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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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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계작성 기획

1. 통 계 명

한부모가족실태조사(승인번호: 제154016호)

2.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주관기관: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 전담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일과생애연구본부

○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사회조사2실

3. 법적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승인된 조사통계(제154016호)

4. 조사방법

○ 조사대상: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3,300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간: 2021년 8월 ~ 2021년 11월

○ 기준시점: 2021년 7월

○ 표집틀: 통계청의 ｢2019년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수 및 분포 활용

○ 표집방법: 지역, 가구유형에 따른 층화추출

5. 조사 및 공표주기

○ 3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통계작성과정의 일반사항

- 본 조사는 조사 기획 및 준비, 조사설계(조사표 개발 및 표본설계 포함), 실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및 공표 순으로 진행 

- 사전에 미리 조사 기획 및 표본설계를 위한 사전연구를 약 7개월간 실시한 후, 통계작성 

해에는 변경된 조사 항목에 대한 점검과 통계청 변경승인부터 최종 조사 결과 공표까지 

총 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세부 통계작성과정 및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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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통계작성과정 >

단계 수행 업무 일정

조사 기획 
및 준비

Ÿ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추진 방향 설정 ’20년 6월
Ÿ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21년 세부 사업계획 수립 ’20년 7~11월
Ÿ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사전 연구보고서 발간 ’20년 12월
Ÿ 조사용역 발주(입찰진행) 및 계약 ’21년 3~4월

조사표 
설계

Ÿ 관련 문헌연구(유사조사 분석 등) 실시 및 추가 문항 
구성 논의 ’20년 7~11월

Ÿ 조사표 초안 논의 및 검토 ’21년 4~5월
Ÿ 최종 조사항목 확정 ’21년 6월

표본 관리 
및 설계

Ÿ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안건 제출 ’20년 6월
Ÿ 통계청 모집단 정보(인구총조사, 한부모가구 모집단 

명부) 요청·인수 ’20년 9~10월

Ÿ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20년 11월
Ÿ MDIS 가구 명부 표본 추출 및 수령 ’21년 6월

통계청 
업무 협의

Ÿ 조사대상, 조사표 변경 등 통계 변경승인 신청 ’21년 6월
Ÿ 통계작성 변경승인 완료 ’21년 7월

실사 준비

Ÿ 예비조사 실시 ’21년 5월
Ÿ 조사 협조 체계 검토 및 구축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실사업체 ’21년 5~6월

Ÿ 조사 관련 도구(조사안내자료, 지침서, 공문 등) 준비 ’21년 6~7월
Ÿ 지역별 면접원 집중 교육 ’21년 7월

본조사
Ÿ 조사실시 및 실사 진행 관리 ’21년 8~11월
Ÿ 조사 민원 대응 및 지침 전파 ’21년 8~11월
Ÿ 조사 현황 보고 확인(중간보고회 개최) ’21년 9월

자료처리

Ÿ 에디팅 및 검증 ’21년 10~11월
Ÿ 데이터 클리닝 ’21년 10~11월
Ÿ 가중치 설계 및 적용 ’21년 11월
Ÿ 최종 데이터 확정 ’21년 11월

공표
Ÿ 결과분석, 최종보고회 개최 ’21년 11~12월
Ÿ 보고서 작성, 발간 ’21년 12월
Ÿ 결과 공표 ’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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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기본계획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통계 작성의 목적 및 기대 효과 설정

○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제안요청서(추진개요 등)

➜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공고문
(나라장터에 발주된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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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연혁

□ 개발배경

○ 혼자 양육과 생계를 전담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서 신뢰할만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화됨(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

□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최초 실시, 국가통계승인(승인번호 제154016호)

○ 모집단: 배우자 없이 아동을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모자가족, 부자가족)

○ 표본크기: 전국 2,500명

○ 모집단 층화: 가구유형(부자가구, 모자가구)과 16개 시도별로 층화

○ 표본배분

- 가구유형별 분석을 위해서 180명 모자/부자별로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하고 시도별로도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해서 15명을 우선할당한 후에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차조사 실시(계속통계)

○ 모집단: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 표본크기: 전국 2,500명

○ 모집단 층화: 가구유형(부자가구, 모자가구)과 17개 시도별로 층화

○ 표본배분

- 가구유형별 분석을 위해서 180명 모자/부자별로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하고 시도별로도 

지역별 비교분석을 위해서 15명을 우선할당한 후에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조사구 10개를 하나의 지점으로 묶고, 조사지점당 평균 7가구를 조사

○ 조사내용(8개 분야/18개 항목/123개 세부항목)

-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3차조사 실시(계속통계)

○ 모집단: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 표본크기: 전국 2,500명

○ 모집단 층화: 가구유형(부자가구, 모자가구)과 17개 시도별로 층화

○ 표본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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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유형별 분포를 보면 모자가족의 비율이 높으므로 부자가족을 일정 정도 포함하여 

가구유형별, 시도별 기대표본오차가 10%p수준(세종시와 제주도 예외)으로 될 수 있도록 

40가구 우선할당 후에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표본추출방식

- 표본 조사구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조사지점 설계가 어려워 대안으로 “동읍면 추출”로 

변경 설계

- 등록센서스의 전국 행정동읍면 중 한부모가구 수 8가구 이상 동읍면을 선정함. 선정된 

표본동읍면 중 251개를 확률비례추출하고 추출된 표본동읍면 내에서 8~15가구씩 

계통추출하여 가구주를 조사함

○ 조사내용(8개 분야/19개 항목/120개 세부항목)

-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4차조사 실시(계속통계)

○ 모집단: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 표본크기: 전국 3,300명

○ 모집단 층화: 가구유형(부자가구, 모자가구)과 17개 시도별로 층화

○ 표본배정방식

- 가족유형별 분포를 보면 모자가족의 비율이 높으므로 부자가족을 일정 정도 포함하여 

가구유형별, 시도별 기대표본오차가 10%p수준(세종시와 제주도 예외)으로 될 수 있도록 

40가구 우선할당 후에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표본추출방식

- 등록센서스의 전국 행정동읍면 중 한부모가구 수 8가구 이상 동읍면을 선정함

선정된 표본동읍면 중 331개를 확률비례추출하고 추출된 표본동읍면 내에서 8~15가구씩 

계통추출하여 가구주를 조사함

○ 조사내용(9개 분야/20개 항목/132개 세부항목)

-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등

□ 변경승인이력

승인일자 변경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2015.08.31 작성사항

응답률 저조로 인한 
문항 삭제 및 

정책적 목적에 의한 
문항 추가

아이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총 

117개 항목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

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8개분야 총 11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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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여부 요약

구분 2012 2015(2차) 2018(3차) 2021(4차)

주요 개념 - 동일 동일 동일

통계 분류 - 동일 동일 동일

조사 방법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동일 동일 동일

승인일자 변경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조사실시기간

조사준비 등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반영하여 조사기간 

변경

10월~12월 9월~11월

조사기준시점 조사시기 조정에
따른 변경 9월 8월

2018.08.01 작성사항

응답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문항 
보기 조정 및 정책 
변화 반영에 의한 

문항 수정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 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8개분야 

총 123개 항목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 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사업 등 
8개분야 총 120개 항목

2021.07.20

작성사항

응답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문항 
수정 및 조사항목 

추가 
(차량관련 문항 및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등)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 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사업 등 8개분야 

총 120개 항목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 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등 9개분야 총 

132개 항목

통계작성의 
대상

조사 규모의 확대를 
통해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 도출을 

기대

2,500가구 3,3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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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의 작성목적

□ 조사 목적

○ 혼자 양육과 생계를 전담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서 신뢰할만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2012년에 최초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가 

실시된 후 3년 주기로 조사가 이어져 오고 있음

○ 이에 본 조사는 2012년, 2015년 그리고 2018년 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로서, 기존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신뢰도 높은 추세 통계자료를 재생산하는 

구분 2012 2015(2차) 2018(3차) 2021(4차)

조사 내용

8개 분야, 
123개 세부항목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 
123개 세부항목
(일부 세부항목 

변경)

8개 분야,
120개 세부항목
(일부 세부항목 

변경)

9개 분야, 
132개 세부 항목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분야 추가)

표본추출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한부모가구가 5개 

이상 포함된 
조사구로 추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한부모가구가 5개 

이상 포함된 
조사구로 추출 후
10개씩을 묶어서 

조사지점으로 정의)

2016년
등록센서스
한부모가구

조사구
(‘동읍면’을

조사지점으로 정의)

2019년
등록센서스
한부모가구

조사구
(‘동읍면’을

조사지점으로 정의)

표본 수 2,500개 좌동 좌동 3,300개

기준 시점 2012년 9월 2015년 8월 2018년 8월 2021년 7월

가중치

한부모가족 유형,
시도별, 소득별 

분포에 따른 
사후층화

좌동

한부모가족 유형,
시도별, 소득별, 

기타 가구원 
유무별 분포에 
따른 사후층화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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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목적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표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수치 및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된 활용분야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

- 생계비 및 양육비 등 현금지원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고 양육비 및 교육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19년), 생계급여와 중복지원(’21년),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인상(‘21년)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개선

- 한부모가족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18년 202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소득 공제 도입(‘22.1월~)

○ (학계) 관련 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연구 활동 자료

- 전국단위 한부모가족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로 가족 분야 연구자 및 

예비 연구자를 위한 분석자료 제공

- 연구자들의 학술논문1)에도 이용됨

10.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주요 통계 이용자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실태 파악

○ 유관부처 및 산하기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과제 개발 시 참고

○ 학계 및 한부모 관련 연구 단체: 이론적, 학술적 분석을 통한 학술활동 시 이용

○ 관련 학과 대학원의 대학원생: 논문 작성에 활용

○ 일반국민: 실태조사 결과 및 보도를 통해 우리사회의 한부모가정 생활 전반에 대해 인지

1) ⦁백경흔･송다영･장수정(2017). 돌봄민주주의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한국가족복지학, 57, 183-215.

   ⦁이혜정･송다영(2019). 한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영향 요인:-가족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차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복지학, (65), 43-65.

   ⦁최하영･김민영(2020).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한부모의 빈곤과 자녀양육어려움에 관한 연구-빈곤심도와 다차원적 요인들을 중심으

로, 한국가족복지학, 67(3), 35-71.

   ⦁오성은･김한성(2020). 사회적 배제가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1), 207-226.

   ⦁장혜원･최하영(2021). 학령기 자녀를 둔 남성한부모의 어려움-초등학생 자녀와 중· 고등학생 자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

복지학, 68(4), 35-67.

   ⦁이혜정･장수정･김병인･백경흔(2021). 한부모가족 빈곤위험의 젠더격차와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 48(2), 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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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통계와의 비교

｢가족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일반 특성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 및 추이를 읽어내며,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진단하여 가족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5년마다 
실시되는 승인통계임 (2020년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및 다문화가족 
시행령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임 
(국가승인통계 제11779호).

조사 대상

⦁2020년 조사부터는 표본의 크기가 
11,000 가구로 확대 (‘1인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1인 가구의 특성을 살피기 위한 
문항도 새롭게 추가하여 조사가 진행)

⦁2018년 조사 기준 표본의 크기는 
25,053가구 (결혼이민자 가구 85.7%, 
기타귀화자 가구 14.3%)

차이점
⦁ ｢가족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에도 한부모가족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수가 극히 적은 등 한부모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통계의 용도

○ 한부모가족 관련 정부 정책 수립 및 방향 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각종 연구기관의 한부모가족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11. 이용자 의견수렴 

□ 이용자 의견수렴 방법 및 결과

○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한부모 당사자 및 활동가, 예비조사 대상자 및 조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항목 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 2012년 1차 조사: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11인), 한부모 당사자 및 활동가(3인),

예비조사(4가구) 및 조사원(5인)에 의견수렴

- 2015년 2차 조사: 한부모 당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실시(33인),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4인), 한부모 활동가(6인), 예비조사(20가구) 및 조사원(5인)에 의견수렴

- 2018년 3차 조사: 사전연구를 통해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6인), 한부모 당사자 및 

활동가(5인) 의견수렴,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20가구) 및 조사원(4인) 의견 수렴

- 2021년 4차 조사: 예비조사(22가구) 및 조사원(4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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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항목

□ 조사항목 체계

○ 9개 분야, 20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분야 항목 세부항목

Ⅰ. 자녀 돌봄

가족 구성원

1. 같이 사는 가족 수
2-1. 한부모와의 관계
2-2. 연령
2-3. 성별
2-4. 장애 여부
2-5. 취업 여부
2-6. 교육 정도

미취학자녀

3. 돌봄 유형-미취학자녀(중복응답)
3-1. 보육시설,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
4.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5.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6.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7. 돌봄 유형-초등학생(중복응답)
7-1.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지역 아동센터에 보내지 않는 이유
8. 자녀가 혼자있는 시간
8-1. 자녀가 혼자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9. 자녀양육의 어려움
10. 한부모가 된 후 자녀의 변화
11.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12.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중･고등학생

13. 자녀가 혼자있는 시간
14. 일과 후의 활동
15. 자녀양육의 어려움
16. 한부모가 된 후 자녀의 변화
17.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18.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전체
19. 자녀에 대한 의견

20.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Ⅱ. 생활세계 및 생활세계 및 21. 활동시간-평일/토요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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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세부항목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망

22-1.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중복응답): 식사준비, 장보기 청소 
등 집안일

22-2.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중복응답):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22-3.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중복응답):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22-4.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중복응답):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22-5.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중복응답):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
23-1.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23-2.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24.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Ⅲ. 경제활동

직업 현황

25-1. 취업 여부
25-2. 직업
25-3. 종사상 지위
26. 부업여부
26-1. 현재 직장 산업 종류
26-2. 현재 직장 종사자 수
27. 근로시간-주업/부업
28. 월평균 근로 소득
29. 일주일 중 휴무 일수
30.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31.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구직현황

32. 구직 여부
32-1. 구직 경로
32-2.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32-3. 원하는 직장/일자리
33.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직업훈련 및 
모성보호제도 

이용경험

34. 직업훈련 경험여부
35. 교육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35-1.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36.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37.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이용 경험
37-1.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Ⅳ. 건강 건강 38.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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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세부항목

39. 건강 문제로 인한 제약 여부
40. 우울감 경험 정도
40-1. 우울감 해소 방식
41. 건강검진 여부
42.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42-1.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43. 운동 빈도

Ⅴ. 소득 및 지출 소득 및 지출

44. 월 평균 가구소득

45. 가구 주 소득원(중복응답)

46. 가구 월 평균 지출
47.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중복응답)
48. 자산 및 부채
48-1. 빚을 지게 된 이유
49. 자동차 소유여부 및 현황(주된용도, 배기량, 연식, 현재 시가)
50.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여부
50-1.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방법(복수 응답)

Ⅵ.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전 배우자
기본 사항

51. 결혼/동거 시작 시기와 한부모가 된 시기
52. 한부모가족이 된 당시 자녀의 비양육부모 나이
53. 한부모가족이 된 당시 자녀의 비양육부모 학력
54. 한부모가족이 된 당시 자녀의 비양육부모의 종사상 지위

55. 현재 자녀의 비양육부모의 종사상 지위

이혼 상황
56. 이혼 방법
57. 양육권 여부
58. 친권 여부

양육비

59.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여부

59-1.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 여부
60.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진행 여부
60-1. 양육비 이행확보절차가 양육비 수령에 도움 여부
60-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여부
61. 법적으로 결정된 양육비 지급 방식
61-1. 양육비 수급 경험 여부
62. 받기로 한 양육비 자녀의 수
62-1. 받기로 한 양육비 지급 금액
63. 실제 양육비 받은 형태
63-1. 실제 받은 양육비 자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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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세부항목

63-2. 전 배우자에게 받은 실제 양육비
64. 1년 이전 양육비 수령 여부
65.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개선 시급한 제도
66. 양육비이행관리원 인지 여부
67.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
68.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전 배우자 관계

69. 자녀의 이혼과정 인지 여부

70. 자녀와 전 배우자 연락 방식
71. 전 배우자와 연락 방식
72.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여부 및 자녀 수

Ⅶ. 주거 환경

주거형태

73. 거주형태

74. 주택형태
75. 주택위치
76. 주택면적
77. 주거환경

주거서비스 78.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

78-1.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Ⅷ. 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
제도

79.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여부

79-1. 지원받는 급여
79-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예상 기간
79-3. 수급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79-4. 수급에서 벗어난 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80.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부

80-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예상 기간
80-2. 지원사업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싶은 지원
80-3. 지원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80-4. 지원사업에서 벗어난 후 가장 아쉬운 지원
81.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
8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중복응답)
83.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책(중복응답)

Ⅸ.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코로나19 전후 
삶의 변화

84.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85.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
86.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
87.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의 변화
88. 코로나19 전후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
89.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여건의 변화
90.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책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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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정의

○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 ‘모/부’ 정의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아동’ 정의

○ 18세 이하인 자

- 자녀가 2003년 이후 출생인 경우만 포함하며, 2003년생인 경우 조사일 기준 생일이 

지났으면 대상에서 제외함

□ ‘자녀’ 정의

○ 친자식(혈연 관계)의 경우가 주로 해당

- 조사 기준일 이전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되어 법적인 모･부자 관계인 경우(민법상 

친양자관계인 경우) 자녀로 인정됨

□ 주요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용 어 내 용

생리적 시간 ⦁ 수면, 식사, 세면 등 기본적인 생리적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 취업활동, 부업, 구직활동 등

가사시간 ⦁ 세탁, 청소 등

돌봄시간 ⦁ 가족 및 자녀를 돌보는 시간

여가 시간
⦁ TV보기, 친구 만나기, 영화․스포츠 관람, 독서 및 자기계발, 연극․콘서트 

관람, 자원봉사, 종교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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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용 어 내 용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친화 문화운동의 전개, 가족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

○ 소득 및 지출

용 어 내 용

식료품비
⦁ 분유, 우유, 이유식 등 자녀비용 외에도 가구원 모두의 식료품비, 주류 및 

담배 포함

의류, 신발, 
가정용품비

⦁ 아이의류, 기저귀 구입비 등 자녀비용 외에도 가구에 들어간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일체의 비용

자녀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베이비시터 비용, 학원비, 학교 등록금 및 교재 

구입비, 교구 구입비 등 포함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 ⦁ 학비, 직업훈련비, 학원비 등

주거 및 관리비 ⦁ 집세,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의료비 및 
의료 보험료 ⦁ 아이 및 본인, 다른 가족 의료비 및 보험료

통신비 ⦁ 핸드폰비, 인터넷 요금 등

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

차량유지비 ⦁ 자동차 구입비, 연료비,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등

문화생활비 ⦁ 책값, 극장, 문화시설 입장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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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용 어 내 용

친권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임

⦁ 친권자는 자녀의 거주지,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짐

양육권 ⦁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함

양육비
⦁ 양육비란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자녀의 나이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양육비 청구 소송
⦁ 양육비를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송을 말함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지원이란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및 비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가정법률상담소
⦁ 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임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절차

⦁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을 말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지원이란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및 비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양육비 대지급
(선지급) 제도

⦁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

⦁ 법원 외에 양육비조정, 정보제공, 법적지원,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설치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배우자에 대해 압류, 금융거래정지, 
해외출국금지, 벌금형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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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환경

용 어 내 용

자기집 ⦁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소유한 집에 살고있는 경우를 말함

전세
⦁ 부동산 소유자(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쓰는 경우를 말함

월세 ⦁ 다달이 세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을 건 후 추가적으로 다달이 내는 경우를 말함

사글세
⦁ 보증금을 걸지 않고, 다달이 낼 세를 계산하여 선납하는 경우(=렌트)를 

말함 (예: 월 50만원 * 12개월 계약 시 600만원을 선납하고 12개월을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
⦁ 국가, 지방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설하여 5년, 10년, 15년 등 

임대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거주하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을 말함

단독주택 ⦁ 한 건물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한 채씩 따로 지은 집을 말함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으로 현행법에는 아파트보다 작은 3층 이하의 건물을 말함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상가, 공장 등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오피스텔
⦁ 사무실과 호텔을 겸한 복합빌딩으로 낮에는 사무 또는 작업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숙식까지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 형태를 
말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음

⦁ 모자보호시설 :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위한 시설 (예: 은애모자원, 다비다모자원, 
안나모자원, 청학모자원, 마리아모자원, 한나빌리지)

⦁ 모자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을 위한 시설(예: 
성현여성의집)

⦁ 미혼모자시설 :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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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여성과 아동을 위한 시설(예: 마리아모성원, 사랑샘)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한 시설(예: 마리아모성의집, 희망샘)

기초생활보장제도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함

⦁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됨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우선 실직전 12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음

⦁ 즉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에 국가에서 지급함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에게 자녀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가족역량강화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

⦁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가구(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포함)
⦁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 자립,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컨설팅 및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비용 지원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새일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직업상담에서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함

여성인력개발센터

⦁ 비영리 민간여성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적인 직업훈련 및 전문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임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등 다양한 고용지원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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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적용 분류체계

□ 직업

○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용 어 내 용

관리자

⦁ 의회의원처럼 공동체를 대리하여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정부 
조직의 장으로서 정부를 대표ㆍ대리하며 정부 및 공공이나 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정함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함

⦁ 현업을 겸임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함

⦁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함

⦁ 전문가의 지휘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됨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및 통계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함

⦁ 대부분의 직업은 문서처리가 주 직무임

서비스 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복지 보조, 이·미용, 혼례·장례, 운송, 

여가·스포츠, 조리·음식에 관련하여 대인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판매 종사자
⦁ 영업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및 통신, 또는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매장에서 계산하는 활동도 수행함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답작물 또는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함. 또한 물고기의 번식 및 채취 
또는 기타 형태의 수생 동식물을 양식·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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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상지위

○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를 참고함

용 어 내 용

상용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에 제약이 없거나(정년제)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 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 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임시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고용 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까지 1년 미만)의 필요에 따라 고용된 자

일용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용 어 내 용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함.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함

⦁ 작업은 손과 수공구를 주로 사용하며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기계의 
성능보다 사람의 기능이 갖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기계의 
발전에 따라 직무영역이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과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됨

⦁ 작업은 기계조작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등 기술적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요구됨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함

⦁ 대부분 직업이 단 시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함

군인

⦁ 의무복무중인 사병, 단기부사관, 장교를 제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직업 군인을 말함

⦁ 국방과 관련된 정부기업에 고용된 민간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단기간 
군사훈련 또는 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 및 예비군은 제외함

⦁ 민간 기업의 예비군 중대장은 사무종사자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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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유급 고용원을 1명 이상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유급 고용원을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명 
이상 동료(무급가족 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무급가족 종사자
⦁ 동일가구 내 거주하는 가족(또는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주 18시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용 어 내 용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됨
⦁ 단, 구입한 농· 임· 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봄

광업
⦁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제조업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공기의 생산·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사업이 포함됨

⦁ 전기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사업 등임

건설업

⦁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임

⦁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됨
⦁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 활동으로 봄

도매 및 소매업

⦁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 
활동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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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운수 및 창고업
⦁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됨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됨
⦁ 숙박업 : 일반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 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음식점업 :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 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정보통신업

⦁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과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그리고 통신 서비스 
활동과 정보 기술, 자료처리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개발·공급,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 통신, 정보 기술 및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 등을 포함함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됨

부동산업

⦁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부동산업 :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임대업 :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함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 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공공,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가 포함됨

교육 서비스업
⦁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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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사표 구성

□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표 검토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표 검토 및 예비조사 실시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표 회의 개최

○ 회의 후 조치 결과

- 조사표 체계 및 구성 검토

- 응답자의 조사 문항 이해도 제고를 높이기 위한 조사지침 및 용어 보완

□ 통계청 통계정책국 사회통계심사조정과의 조사표 검토

□ 조사표 수록사항

○ 조사명, 조사목적, 조사의 법적근거, 국가승인통계로고, 작성승인번호, 조사협조 감사인사,

조사기관 명시, 응답자 비밀보호 정책, 문의사항 연락처

용 어 내 용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이 포함됨
⦁ 보건업 :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됨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말함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됨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기타 공공, 사회 서비스업 :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협회 및 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종교, 정치 및 기타 협회 및 단체를 말함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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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조사표 설계 절차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표 검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표 초안 작성 →

여성가족부 검토 → 예비조사(’21.5.8.~5.17.) →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검토 →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표 확정 및 변경승인(’21.7.20.)

□ 예비조사

○ 2021년 5월 8일(토)~5월 17일(월), (10일간, 22가구 대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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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유형
소득 수준(가구 유형)

합 계
일반

저소득 지원대상
(법정한부모)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모자가족 13 3 2 18

부자가족 3 1 0 4

계 16 4 2 22

○ 조사원 간담회 개최(’21.5.20.(목) 오전 10시~12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의실)

○ 응답자 접촉 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설문지 타당성 검토 

→ 본 조사 실사 수행 방향 및 최종 조사표에 검토 내용 반영

< 예비조사 현장 상황 확인 결과 >

구분 내용 대응방안

면접 소요 
시간 및 
응답자 
협조도

응답소요시간 및 조사방법: 평균 35~40분 
내외로 소요되며, 조사 내용 이외의 라포 
형성을 위한 대화가 포함되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음

→ 조사는 가급적 타계식으로 진행하고,
응답자가 자계식 진행을 요청할 경우 
자계식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을 
조사원이 응답자에 미리 알려주어 소득 
등 응답부담이 있는 항목에 한해 
자계식으로 진행함

조사 진행 
관련

<조사 접촉 시간대>
- 지인을 통해 사전 연락하고 만난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도 접촉이 가능하였으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녁 
시간대나 주말이 많았음

→ 낮 시간에 주민센터를 통해 수령한 
저소득 가구명부를 우선 접촉하고, 
일반가구는 주말 또는 저녁 시간 
위주로 방문함

<질문지 이해도>
-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아 잘 대답하는 

편이었음.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몇몇 있지만 응답하는 데 
문제없었음

→ 지침서에 문항별 세부 안내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사과정에서는 설문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조사는 
가급적 타계식으로 진행함

<조사에 대한 거부감>
- 조사 문항이 길다며 초반에 응답을 

꺼려하는 상황 있었으며, 후반부에 가서는 
집중도가 떨어짐

- 자녀 관련 문항(성적, 친구관계, 스마트폰 

→ 조사의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안내하고 사전 공문발송 및 
여성가족부에서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 
및 공문발송 지원함. 그밖에 본 조사 
결과를 통계 산출 이외에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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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응방안

중독 등)에 거부감을 크게 표하였으며, 
본인에 대한 응답보다 자녀에 대한 응답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였음 지원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관련 
문항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였음

- 이혼 경력이 길거나 사별한 응답자의 경우 
과거 전 배우자와의 경험을 상기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크게 표현하는 응답자가 
있었음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응답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됨을 
상세히 알림

조사표 관련

<조사 대상 관련>
- 형제자매의 자녀를 입양해서 혼자 키우는 

경우도 대상자에 포함인지 여부 질문

→ 본인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만 조사 
대상으로 안내함. 조사원 교육 시 추가 
안내를 통해 대상자를 명확히 함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응답을 어려워한 
문항이나 보기>
-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기 매우 어려워함(문21)

→ 일하는 시간 등 시간 할애가 큰 항목을 
먼저 응답 후 나머지를 응답하여 
24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조사원이 
응답자를 도와주도록 교육함

→ 조사원이 출퇴근 시간과 로직 등을 
확인하여 응답자에 재확인함

- 자동차의 배기량까지는 응답하나, 연식과 
현재시가를 응답하는 데 매우 어려워하여 
‘모름/무응답’ 한 경우 많음. 중고로 
구입한 차는 응답이 더욱 어려워 지침 
필요(문48-2)

→ ‘차종’을 오픈으로 응답받아 참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 결혼 및 동거가 끝난 시기를 잘 기억하지 
못함. 특히 ‘월’ 응답을 어려워함 (문49)

→ 자녀 나이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 
역으로 질문해 자녀 나이 기준으로 
재산출하도록 안내함

<조사지침이 필요한 문항이나 보기>
- 주택면적의 경우, 평수로도 응답할 수 

있도록 병기 항목 추가 필요(문74)

→ 제곱미터로 응답을 어려워하면 평수로 
받아오고 반드시 평수로 받았음을 
병기함

- 이혼한 한부모의 경우, 전 배우자를 → 조사의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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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조사표 변경이력

□ 조사표 변경이력

변경 전(2018년 조사) 변경 후(2021년 조사)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3-1)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주로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1) “주로” 삭제
“주로”와 뒤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중복되는 것이라 

가독성 제고를 위해 삭제
수정

4)
귀하의 자녀는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

4)
귀하의 미취학 자녀는 
평일 일과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

해당 연령 자녀 한정 질문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현 

추가
수정

5) 귀하의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5) 귀하의 미취학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위와 동일 수정

6)
귀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6)
귀하는 미취학 자녀양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위와 동일 수정

8)
귀하의 자녀는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8)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는 평일 
일과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해당 연령(초등학생) 자녀 한정 
질문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현 추가
수정

구분 내용 대응방안

떠올리는 것도 싫은데 한부모가 된 당시의 
전 배우자 관련 문항(나이, 직업, 학력)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함(문50 ~ 
문53)

안내하고 본 조사 결과를 통계 산출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정중히 협조를 구함

- 양육비 관련 문항에서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한부모들의 경우 
반복적으로 양육비 문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였음(문59 ~ 문66)

→ 한부모가 된 이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경우, 조사원이 해당 문항을 
스킵 할 수 있도록 조사원 교육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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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2018년 조사) 변경 후(2021년 조사)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8-1)
귀하의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생긴다면

8-1)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생긴다면

위와 동일 수정

9)
귀하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9)
귀하는 초등학생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해당 연령(초등학생) 자녀 
한정 질문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현 추가 및 문구 

수정
수정

10)
귀하가 한부모가 된 후, 
귀하의 자녀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10)
귀하가 한부모가 된 후,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 연령(초등학생) 자녀 
한정 질문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현 추가
수정

11)
귀하는 평소 하루에 자녀와 
얼마나 시간(대화시간 포함) 
을 보냅니까?

11)
귀하는 평소 하루에 초등학생 
자녀와 얼마나 시간(대화시간 
포함)을 보냅니까?

위와 동일 수정

1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1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초등학생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위와 동일 수정

13)
귀하의 자녀는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13)
귀하의 중‧고등학생 자녀는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해당 연령(중･고등학생) 자녀 
한정 질문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현 추가 및 문구 

수정
수정

14)
평일 일과 후에 귀하의 
자녀는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14)
평일 일과 후에 귀하의 
중‧고등학생 자녀는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위와 동일 수정

15)
귀하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15)
귀하는 중‧고등학생 
자녀양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위와 동일 수정

16)
귀하가 한부모가 된 후, 
귀하의 자녀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16)
귀하가 한부모가 된 후, 귀하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위와 동일 수정

17)
귀하는 평소 하루에 자녀와 
얼마나 시간(대화시간 포함) 
을 보냅니까?

17)
귀하는 평소 하루에
중 ‧고 등 학 생  자녀와
얼마나 시간(대화시간 포함) 
을 보냅니까?

위와 동일 수정

18)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18)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중‧고등학생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위와 동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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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21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20) ⑥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20) ⑥ 자녀가 성인이 되면 노부모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구 수정 수정

26-1)

“8. 운수업” 
“9. 통신업”
“12. 사업서비스업” 
“15. 보건 및 사회복지업”

26-1)

“8. 운수 및 창고업” 
“9. 정보통신업”
“1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서비스업”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 의 
용어로 변경 수정

28)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제외함 28)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응답

응답자들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원 
지시문’ 변경

수정

29) 29)

보기추가:
6. 주로 격일로 근무(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후 휴무 등)
‘6.기타’→‘7.기타’로 이동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형태의 경우에 응답할 수 
있도록 보기 추가 

수정

- <문항추가> 37)

귀하는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신 경우, 언제, 얼마나 
이용하셨나요? 

모성보호제도 관련 문항 추가
이 후 
문항번호가 
2 0 1 8 년 
조 사 에 
비해 1씩 
증가 

- <문항추가> 37-1)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성보호제도 관련 문항 
추가

- <문항추가> 49)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보유 관련 문항 추가
(차량은 가구의 상당한 
자산이자 소득기준과 함께 
자산기준 또한 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에의 활용 
가능성 제고 목적)

이 후 
문항번호가 
2 0 1 8 년 
조 사 에 
비해 1씩 
증가 

소유한 자동차의 주된 용도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

소유한 자동차의 연식

소유한 자동차의 현재 시가

- <문항추가> 50)
귀하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노후 대비 관련 문항 추가

이 후 
문항번호가 
2 0 1 8 년 
조 사 에 
비해
1씩 증가 

- <문항추가> 50-1)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 
응답)



- 30 -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21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55) 54번 문항과 순서변경 57) 귀하는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친권이 있습니까?

친권이 양육권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양육권이 친권에 
포함됨. 따라서 양육권이 
있다면 친권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양육권과 친권 
문항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임

수정

54) 55번 문항과 순서변경 58) 귀하는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양육권이 있습니까?

‘ 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 의 
용어로 변경 수정

67) 70) 보기추가: 
  7. 기타(적을 것:           )

①~⑥외의 연락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수정

68) 71) 보기추가: 
  7. 기타(적을 것:           )

①~⑥외의 연락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수정

- <문항추가> 84)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가구는 다음의 변화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조사 추가 추가

- <문항추가> 85)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나 퇴직 또는 폐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문항추가> 86)

코로나19로 인한 귀하의 
일자리의 변화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문항추가> 87)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자녀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변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항추가> 88)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주관적 행복감은 어떠하십니까? 
“매우 나빠졌다”를 ①점으로 
“아주 좋아졌다”를 ⑩점으로 할 
때 귀하의 느낌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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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21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 <문항추가> 89)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경제적 
여건은 어떠하십니까? 
“매우 나빠졌다”를 ①점으로 “아
주 좋아졌다”를 ⑩점으로 할 때 
귀하의 느낌과 일치하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조사 

추가 추가

- <문항추가> 90)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
해주십시오.

○ 2021년 변경승인 일자 : 2021년 7월 20일 승인(통계청의 변경 승인 공문)



- 32 -

 1-6 응답 소요시간 

□ 응답 소요시간 검토

○ 응답자 유형별 소요 시간 검토 결과(예비조사)

- 응답 소요 시간은 평균 35~40분 내외임

- 여성 응답자의 경우 조사 내용 이외의 라포 형성을 위한 대화가 포함되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있었음. 반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평균 30분 미만 소요됨

- 조사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타계식 응답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응답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자계식 진행 시 응답자가 지루해하는 경향이 많았고 

응답 이동 로직을 헤매는 등 타계식 진행방식보다 비교적 응답 소요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 

보임

- ~자녀가 많은 경우(특히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유형별로 자녀 연령대가 다양한 

경우) 응답을 해야 하는 유형이 많아져 4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전국(제주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 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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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모집단

○ ｢2019년 등록센서스(통계청)｣를 기준 전국의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 목표모집단이 ‘한부모가족’이므로 가구 단위로 구성된 인구주택총조사(표본추출틀)

기준으로 가구원 중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사별’이면서 그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가 있는 가구만을 선별하여 조사모집단에 포함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비교

○ 통계청 집계분류상 ‘한부모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가구선정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은 자녀연령, 한부모 혼인상태, 기타가구원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음

○ 본 조사의 조사대상에서는 한부모가구(모자가구, 부자가구)가 아닌 기타가구 형태로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

○ 2015년까지는 통계청의 공식 집계 없이 모집단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추출했으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에 따라 자녀연령은 17세까지로 하고, 18세는 취학인 경우만 

포함하였음. 그러나 통계청에서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집계를 통해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를 집계함에 따라, 2018년 및 2021년 조사에서는 18세 이하 전체인 

경우를 모집단으로 포함함

○ 분거가족 등 유배우인 한부모가구는 제외하도록 함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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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표본추출틀

□ 표본추출틀의 출처

○ 통계명: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한부모가구 명부

- 가구주 성별, 상세주소에 대한 정보 포함 

○ 작성기관: 통계청

○ 작성연도: 2019년 (2020년 상반기 MDIS 탑재)

□ 표본추출틀 선정 사유

○ 통계청의 ｢2019년 등록센서스｣ 중 한부모가구가 1가구 이상 있는 3,475개 표본읍면동

< 인구주택총조사(KOSIS) 가구 분류 >

세 대 구 분

1세대 가구

부부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기타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 형제자매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기타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부부+미혼자녀+양친
부부+미혼자녀+부친
부부+미혼자녀+모친

기타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1인 가구
비친족 가구

○ 통계청에서 5년마다 작성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지역, 소득 등 

가구 및 인구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하는 일반적인 표본추출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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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여 명부의 노후화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표본조사구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조사지점 설계가 어려워 대안으로 ‘동읍면 추출’로 변경 설계(통계청 

인구총조사과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승인 완료)

○ 2021년 ｢한부모실태조사｣ 역시 ｢2019년 등록센서스｣에서 ‘동읍면’을 한 개의 조사지점으로 

정의하여 사용함

□ 표본추출틀 개편 주기, 필요성, 방법 및 절차, 결과

○ 조사실시년도를 기점으로 새롭게 구축된 표본추출틀을 활용함

구 분 내 용

표본 개편
Ÿ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후 표본 재설계
  - 표본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활용하여 매년 업데이트

필요성
Ÿ 인구와 주택의 총 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반영
Ÿ 행정구역 변화 반영

방법 및 절차
Ÿ 표본설계 전문가에 의뢰
Ÿ 통계청에 표본추출틀(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정보 사용 신청
Ÿ 표본추출틀 정보 분석을 통한 층화 및 조사구 할당·추출

결과 Ÿ 표본변동 내용 반영을 통한 보다 정확한 모수 추정

□ 표본추출틀 한계 관련 검토 및 조치 결과

○ 한부모 가구 성격상 조사에 민감하고 통계청 조사구에 사전 컨택 정보(가구주명, 가구주 

연락처 등)가 없다 보니 실사 기간 내 완수의 어려움 존재

○ 본 조사의 모집단은 표본추출이 이루어진 2019년 등록센서스 명부이나, 자료 작성 시점의 

차이로 대상 표본과 괴리가 예상되며, 이사 등의 이동이 잦은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2021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자료(여성가족부 내부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여 조사 

명부를 보완함

- 저소득 지원 현황 자료를 많이 활용할 경우 조사대상의 소득이 낮게 추정될 우려가 있어,

실사 목표 기간이 7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조사가 잘 안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활용함

3. 표본설계 및 관리

 3-1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표본설계 목표

○ 최신 모집단 자료를 활용하여 모집단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표본설계를 통해서 가족유형 

및 지역별 한부모 현황의 안정적인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36 -

□ 표본설계 방식

○ 외부용역 : 한국조사연구학회

□ 표본설계 과정

○ 모집단을 이용한 표본설계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

< 표본설계 과정 >

1. 모집단 
정의 ⇒

2. 모집단 
분석
및 층화

⇒
3. 표본배분 

및 2단계 
추출

⇒

4. 조사지점 선정
⦁1차: 주요 동･읍･면
⦁2차: 표본조사가구 선정
  (본표본가구 + 2배수 
  예비표본가구)

⇒
5. 가중치 

계산과 
모수추정

□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인 통계청의 일반 가구 조사구 명부는 1개 조사구 당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5가구 이하인 경우가 많아 조사구 내 최소 표본 수(10개 내외)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조사지점당 적절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인근 지역 조사구 10개를 1개의 

조사지점으로 통합하여 지점별 평균 50개 내외의 한부모 가구 수가 나오도록 진행함. 전체 

조사구를 시도별 층내에서 행정코드로 정렬한 후 순서대로 조사구 10개를 1개의 

조사지점으로 묶어 조사지점 내에서 가구 방문 조사를 진행함

○ 조사지점의 선정은 조사지점 내 한부모 가구 수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pps)으로 

할당된 조사지점 수를 추출함

○ 모집단 분포 및 표본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부모가족 모집단 분포(｢2019년 등록센서스｣ 기준) >

구분 합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비율(%)

전국 384,114
(100.00%)

256,884
(66.88%)

127,230
(33.12%) 100.00  

서울 58,269 41,634 16,635 15.17 

부산 26,461 18,241 8,220 6.89 

대구 19,352 13,170 6,182 5.04 

인천 25,936 17,826 8,110 6.75 

광주 13,753 9,623 4,130 3.58 

대전 12,318 8,506 3,812 3.21 

울산 8,494 5,323 3,17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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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모자가족, 부자가족의 한부모 가구는 약 384천 가구로 나타남.

우리나라 전체 가구(약 1,900만 가구)의 약 2.02% 정도 수준임

○ 지역별로는 서울(58,269가구, 15.2%)과 경기(97,844가구, 25.5%), 인천(25,936가구, 6.8%) 등 

경인지역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 지역이 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가족유형별로 보면, 모자가족이 66.9%로 부자가족이 33.1%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크기

○ 표본크기는 전체 예산 및 조사 현실성 등을 고려해서 전체 3,300가구(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경우 2,500가구)를 목표표본크기로 정하였으며, 단순임의추출의 적용을 

가정하면 목표허용오차가 ±1.74%p(95%신뢰수준)이지만 층화집락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하므로 집락에 의한 급내상관계수의 영향과 층화에 의한 효과를 갖을 수 

있으므로 설계효과의 크기에 따라 목표허용오차가 커질 수 있음

□ 표본배분

○ 지역별 한부모가족 유형별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함

○ 가족유형별 분포를 보면 모자가족의 비율이 높으므로 부자가족을 일정 정도 포함하여 

가구유형별, 시도별 기대표본오차가 10%p수준(세종시와 제주도 예외)으로 될 수 있도록 

수치적 시뮬레이션으로 적절한 배분안을 결정하였음

구분 합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비율(%)

세종 2,149 1,481 668 0.56 

경기 97,844 65,641 32,203 25.47 

강원 11,940 7,562 4,378 3.11 

충북 12,705 8,074 4,631 3.31 

충남 16,211 9,864 6,347 4.22 

전북 14,903 9,967 4,936 3.88 

전남 12,607 7,639 4,968 3.28 

경북 18,164 11,172 6,992 4.73 

경남 26,185 16,623 9,562 6.82 

제주 6,823 4,538 2,285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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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표본 배분 >

구분
할당된 표본분포 기대표본오차

(%)합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구성비

전국 3,300
(100.0%)

2,202
(66.7%)

1,098
(33.3%) 100.00 1.73

서울 437 312 125 13.24 4.77
부산 220 152 68 6.67 6.71
대구 172 117 55 5.21 7.59
인천 217 149 68 6.58 6.76
광주 134 94 40 4.06 8.60
대전 124 86 38 3.76 8.93
울산 98 61 37 2.97 10.04
세종 55 38 17 1.67 13.31
경기 706 474 232 21.39 3.75
강원 121 77 44 3.67 9.04
충북 127 81 46 3.85 8.83
충남 151 92 59 4.58 8.10
전북 142 95 47 4.30 8.35
전남 126 76 50 3.82 8.86
경북 164 101 63 4.97 7.77
경남 219 139 80 6.64 6.73
제주 87 58 29 2.64 10.65

 3-2 표본관리

□ 가구 접촉

○ 조사지점 내 한부모 가구 수 확인

- 조사지점 내 가구명부는 모두 2019년도 등록센서스 기준 한부모가족으로 확인된 가구임

- 한 조사지점(읍면동)에서 최대 15가구까지 조사 가능함(모자 7가구, 부자 3가구로 평균 

10가구 배정)

○ 조사 대상자 선정 추출

- 조사대상자는 해당 가구 구성원 중 만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이며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는 한부모임

○ 가구 컨택 현황표 작성

- 가구 컨택 현황표는 가구 명부와 가구 방문 기록 기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구 컨택 현황표의 작성 목적은 표본가구 대체 여부, 대체 사유 등을 파악하고 임의 대체를 

방지함과 동시에 회차별 표본 성공률 및 결과 파악임

- '방문기록' 부분은 회차별로 방문 일시와 방문 결과 코드를 정확하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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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표본 확인

- 본표본은 4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접촉 시간과 요일을 달리하여 방문하고 컨택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가구 대체

○ 응답거절: 한부모 대상자가 강력하게 거절하는 경우

- 거절 정도가 미약해 재방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방문 약속으로 체크함

- 하지만 거절 가구를 무리하게 재방문하여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것은 지양함

○ 아무도 없음: 4차 방문 시까지도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이 부재중인 경우

○ 장기부재: 가구가 존재하지만 해외여행,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전체 가구원이 

부재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 거주지 없음, 빈집: 이사 등으로 인한 전출 가구이거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해당 가구가 

철거된 경우

○ 응답 불능(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응답자가 장애가 있어 응답이 어려운 경우, 언어소통이 

힘든 경우 등

○ 조사대상 아님 : 실제로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 응답거부 가구의 인접 예비표본 가구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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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타계식 면접조사(자계식 병행)

- 통계청의 등록센서스 조사구 한부모가구 명부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조사로, 사전 컨택 

정보가 없어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만 진행이 가능함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종이 설문지(PAPI)

- 한부모가구의 특성상 외부 노출에 매우 민감하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진행 시 조사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많음

- 면접원에 의해 조사가 가능한 항목은 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며, 차별 경험이나 비양육 

부모와의 상황 등 응답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기기입식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응답자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해야 하므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이 어려움

□ 면접원의 기본 원칙

○ 면접원은 실사담당자와 자주 연락하여 조사 진행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실사담당자나 

연구원과 상의하여 결정함

□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 구성된 명부에서 조사지점 내의 본 표본 가구에 대해 우선 접촉하여 조사적격 가구 여부를 

확인하는 스크린 조사를 진행한 후, 본 표본에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경우 예비표본 가구 

중 같은 가구유형(모자/부자)에 대해 조사지점당 목표 표본 수가 될 때까지 진행함

○ 한 조사지점에서 평균 10가구 정도(최소 5가구~최대 15가구)를 조사하며,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고 추가 명부 활용으로 인한 저소득층 과표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지점의 저소득 

비율을 2021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자료의 비율에 준하여 진행함

○ 표본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차: 조사적격여부를 묻는 스크린 조사를 통해 적격 한부모가족 가구명부 파악

- 2차: 적격 한부모가족 가구 중 할당표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가구 선정

□ 조사과정

○ 조사대상 가구 방문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

- 조사에 필요한 자료(조사원증, 가구명부(방문기록부), 조사표, 지침서, 홍보 팸플릿,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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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급명부, 사무용품 등)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 조사대상 가구 방문

- 면접원이 배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인포시트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을 찾아감

- 사전접촉을 통해 확인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고려하여 미리 

약속을 잡고, 약속장소로 찾아감

○ 적격응답자 확인 및 조사 협조 구하기

-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면 면접원은 인사와 함께 조사개요를 설명

- 조사 대상자인 가구주가 확인되면 조사 협조를 구하고 조사 시작

☑ 공문 제시 및 조사조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 기타 가구원이 있다면 조사 시행에 대한 

안내문과 조사원 연락처를 메모해 전달하고 추후에 다시 방문하며, 가구원이 모두 부재인 

경우는 요일과 방문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대 4회까지 재방문함. 타조사와 달리 조사 

시행에 대한 안내 메모를 거처 주변에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함(한부모 가구주들의 신분 

노출을 꺼리는 성향을 반영하여 조사 관련 메모를 남기지 않음)

○ 답례품 증정 및 감사의 인사 전달

- 조사에 협조해 준 응답자에게 답례품 증정

- 감사 인사 전달 후 향후 검증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알림

2. 조사원

 2-1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조사원 채용방법

○실사수행업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를 낸 후 선발 자격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채용

○ 2015년 및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수행 경험이 있는 면접원을 우선 선발하고 최근 가구방문 

면접조사 경험 면접원을 100% 선발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신규 채용 면접원은 없었음

□ 조사원 선발 조건

○ 한국갤럽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고정 조사원 중 다음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129명(예비조사원 포함)의 조사원을 선발

- 조사원 총 경력이 5년 이상

- 평가 등급 B+ 이상

- 통계청 조사구 활용 가구방문 면접조사 有경험자

- 2015년 또는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경험 조사원

□ 우수 조사원 채용을 위한 방법

○ 본 조사 관련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조사원 풀(pool) 관리

- 통계청 조사구 활용 가구방문 경험 전문 조사원 제도 운영

- 가구방문 조사 경험이 많고, 조사 수행에 대한 평가(본 표본 성공률, 민원 유발율,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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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도 등)가 고득점인 조사원을 전문조사원으로 선정하여 본 조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

- 본 조사 참여 유경험(2012년, 2015년, 2018년) 조사원 모니터링 후 품질에 문제가 없는 

조사원을 파악하여 투입

- 조사원 집체 교육 후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1단계)와 역할 수행극 평가(2단계)를 

모두 통과한 조사원만 최종적으로 선별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투입 면접원 수 >

실사실 조사 지역 투입 면접원 수

전체 전국 129

서울 서울, 인천, 경기 33

부산 부산, 울산, 경남 23

대구 대구, 경북 18

광주 광주, 전남, 전북 25

대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

강원 강원 5

제주 제주 5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지위

○ 조사원

- 계약에 의한 일용직 근로자(특수근로형태 종사자)

- 정해진 조사 기간동안 배정받은 조사량을 수행하는 방식의 도급계약

○ 조사관리자(SV)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본사에 소속된 정규직 상용근로자

□ 조사원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 조사방법별 업무와 난이도가 달라, 급여 및 지원금 역시 차등 지급함

- 급여 및 실비는 월 단위로 고정된 일자(매월 10일)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급여 수준 >

구분 기준 금액 비고

현장조사 15,000원
(부수당)

· 현장 방문부터 조사 완료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하며 기준금액은 
1부 성공 당 지급액임

교육참가비 30,000원 · 조사원 교육 참여 시 식비와 수당 대체조의 교육비 지급(공통)

추가지원 실비 · 식대, 교통비(주차비/주유비/통행료/대중교통비 등) 실비지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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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부가 혜택

○ 조사원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 기본 수당 외 다양한 부가 혜택 마련

○ 쿠폰 발송: 여름철 조사 독려를 위한 전체 조사원 대상 모바일 커피 쿠폰 발송

○ 우수 조사원에 대한 포상

- 인센티브 지급: 조사 진행 부수, 컴플레인 발생 빈도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조사원 

약 10명에게 포상

 2-2 조사원 교육훈련

□ 교육개요

○ 교육 시기

- 실사 시작 전(2021년 7월 16일 ~ 7월 29일)

○ 교육 대상자

- 조사원

- 조사원 이외에도, 본 조사에 참여하는 수퍼바이저, A/S, 검증원, 에디팅 팀 및 코딩팀,

데이터처리 팀 모두 함께 참여

○ 교육 장소

- 서울 본사 및 6개 지방 직영 지사에서 실시

- 실사수행업체의 책임 연구원이 전국 7개 지점에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함

○ 교육 도구

- 설문지, 조사지침서, 조사 관련 안내문 및 조사 협조공문 등

<조사원 교육 도구>

설문지 조사 안내문 조사 협조 공문(2종) 조사 지침서

조사 지점별 가구명부 보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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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체계

○ 3단계 반복 교육 체계로 교육진행

- 교육 체계는 3단계 반복 교육으로, 연구원이 실사 총괄자 및 담당 실사 관리자 

(수퍼바이저)를 교육하는 1단계, 연구원이 실사관리자 및 조사원을 집체 교육하는 2단계,

실사관리자가 조사원을 교육하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됨

< 3단계 반복 교육 체계 >

담당연구원
→ 실사관리자(SV)

담당연구원
→ 조사원 및 SV

실사관리자(SV)
→ 조사원

⦁조사 계획 단계부터 실사 
시작 전까지 수시로 실시

 -실사 방향, 조사원 선발 
조건, 실사진행 간 필수 
수행 사항, 발생 가능 
애로사항 및 해결을 위한 
조치 필요사항 등을 수시 
회의를 통하여 공유하고 
필요한 자료 및 준비물 등을 
사전 셋팅(setting)

⦁모든 자료 준비 후 전국 
순회 집체 교육 실시

 -공문, 조사원증, 답례품, 
안내문, 조사원 지침서 등 모든 
실사자료 준비 후 전국 실사 
사무실에서 집체 교육 실시

 -담당 연구원이 직접 전국 
직영 실사사무실을 방문하여 
4시간 내외로 집중 교육 실시

 -조사원 뿐만 아니라 조사관리자 
(SV), 에디터, 검증원 등 관련자 
모두 참석

⦁담당 연구원의 집체 교육 후 
수퍼바이저가 조사원 
교육을 이어서 실시

 -업무량 배분(할당), 현장 
진행 요령 및 주의사항, 주요 
예상 문제 사례 및 대응방법, 
주요 문항 현장 에디팅 요령, 
조사 직후 필수 점검/ 보고 
사항 등을 교육

 -그 외 연구원의 추가 지침 
등에 대하여 실사 기간 내 
수시로 교육

○ 지역별 집체 교육

- 교육일시 및 장소

○ 교육 시, 2021년 코로나19 특수상황에 대한 대응

- 교육 참석 인원은 최대 25명으로 제한

-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발생 다수 지역 방문 여부, 발열/호흡기 증상 등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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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자가 진단 어플(App)을 통해 등록 및 제출

- 교육 시작 전, 모든 참석자에 대해 체온 측정 후 발열 증상 여부 재확인

- 발열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참석을 금하고, 추가 교육 일정 재수립

- 3인 테이블 기준으로 양 끝에 조사원을 배치하여 적정거리 유지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 진행자 및 참석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육 주요 내용 및 시간

○ 면접원 교육 시간

- 본조사 시작 전에 구체적인 일시 및 시간, 내용은 조사업체와 연구진과 협의한 후 최종 

진행함

< 면접원 교육 시간표 >

시간 내용

10:00-10:10 ⦁ 등록

10:10-10:30
⦁ 조사개요
  - 조사목적, 연혁, 법적 근거, 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방법, 표본설계, 

협조체계 등

10:30-11:00
⦁ 조사 진행 원칙 및 유의 사항
  - 면접원 기본 원칙, 조사준비물, 조사 준비 및 진행방법, 진행 시 

유의사항, 조사 후 유의사항, 조사 수행 절차 검증

11:00-11:10 ⦁ 휴식

11:10-12:00
⦁ 설문지 작성 방법
  - 설문지 문항별 작성 시 유의사항

12:00-12:30
⦁ 2012~2018년도 조사 진행 시 주요 에러사항 공유
⦁ 질의 응답

○ 면접원 교육 시간 적절성 검토

- 전체 교육시간은 약 2시간 30분임

- 조사에 대한 주요 개념 및 가구 방문 조사 진행 원칙 및 주의사항을 절반, 설문 세부 문항 

교육을 나머지 절반가량 진행함

- 이전 조사 데이터처리 시 확인된 에러 내용을 정리하여 면접원 교육에서 추가 교육을 진행 

함으로써, 교육내용을 더욱 심화시킴

- 투입 면접원 전원이 통계청 조사구 활용 가구 방문 면접조사 경험이 있고, 이 중 2015년 

및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이 120명으로 90% 이상의 숙련된 

면접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므로 교육 시간과 내용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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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호 의무 교육 진행 및 서약서 작성 내용

- 집체 교육 진행 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완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함

- 조사구 가구 명부 관리, 파기 프로세스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각 지역실사실의 실사 

관리자가 책임지도록 관리함

- 실사수행업체 연구진 및 실사관리자 전원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조사기간 중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 조사원이 교체될 경우, 각 지역 실사관리자 및 연구진(화상교육)이 추가 교육 진행

- 조사원 선발 시 약 10% 수준으로 예비조사원을 선발하고, 해당 예비 조사원들은 반드시 

조사원 교육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조사원 교육에 참여한 조사원만 실제 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조사원 교체에 따른 데이터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조사원에 대한 평가 및 평가 조치

○ 실사 초기 시점에서 각 조사원별로 조사 완료한 조사표를 우선 회수하여 업무 숙지 정도 

평가 및 추가 지침 전달 진행

○ 조사표 회수 후 즉각적인 해피콜을 통한 조사원 평가

- 조사표가 회수되면 별도의 검증부서에서 검증전화를 실시하여 실제 조사 참여 여부,

조사원의 진행 과정상의 문제 유무, 조사원의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함

- 문제가 발견된 조사표는 조사 관리자(SV)에게 피드백되며, Cheating(거짓 조사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조사원은 즉각 조사에서 배제하고, 해당 조사원이 수행한 기존 

조사표도 모두 폐기한 후 재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함(※실제 조사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 반면, 논리오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1:1 재교육을 실시하고 조사를 

지속하게 하되, 이후의 조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 조사원 평가(모니터링) 항목 >

구 분 검증내용

방문 확인 Q. 조사원이 설문 작성을 위해 귀하를 방문하였습니까?

답례품 수령 Q. 귀하는 조사에 참여 후 답례품을 받으셨습니까?

조사원 기본 자질

Q. 혹시 조사에 참여하는 동안 조사원이 귀하나 귀하의 가족에게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Q.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한 경우만)그렇다면, 조사원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셨습니까?

조사원 전문성 Q.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내용이나 응답요령에 대한 조사원의 설명(또는 
설명자료)이 충분하였습니까?

조사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Q. 귀하는 조사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Q. (불만족한 경우만)그렇다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의사항 Q. 기타 건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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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사원 업무량

□ 조사 주제가 민감하여 거절이 높고 부재 가구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조사임

□ 조사원 업무량 배정 원칙

○ 조사원의 일일 업무량 배정은 용역책임자의 지휘 아래 총괄조사관리자와 조사관리자가 수행

○ 조사원 업무량 배정 시 세부적인 고려사항

-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사원의 거주지와 조사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이전 조사 경험을 미루어 일일 업무량 분석: 1인 1일 평균 4~5부로 업무량 제한

3. 조사 실시

 3-1 조사업무 흐름도

□ 조사 일정표(실사 관련 부분만 정리)

구 분 내용 일정

조사표작성
조사표 시안수령 및 검토 4월 30일~5월 11일
예비조사 5월 8일~5월 20일
최종 조사표 확정 6월 18일

실사준비

통계청 조사구 표본 추출 6월 7일~6월 14일
가구 명부 수령 6월 25일
면접원 선발 ~7월 7일
조사 진행 보조자료 제작 및 발송 ~7월 13일
명부 정제 및 실사실 전달 ~7월 14일
지역별 면접원 집체 교육 7월 16일~7월 29일

통계작성승인
국가통계승인 서류 준비(7종) ~6월 22일
국가통계승인 심사(통계청) 6월 23일~7월 20일
통계변경 승인 7월 20일

실사진행
면접조사 진행, 조사표 회수 8월 1일~11월 14일
조사 진행 관리 8월 2일~11월 15일

자료처리 및 분석

에디팅/검증 ~11월 16일
코딩/펀칭 ~11월 17일
데이터 클리닝 ~11월 25일
자료처리/분석 ~12월 3일

보고서작성
기초 보고서 작성 ~12월 13일

올해 조사 주요 항목별 요약 보고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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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홍보 및 협조도 제고자료 준비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

○ 조사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여성가족부 공문 준비

○ 조사 전용 홈페이지 개설

○ 전용 조사원증 제작 및 배포

< 협조도 제고 자료 >

조사 안내문 조사 협조 공문(2종) 통계조사원증 답례품

□ 조사구 확인

○ 해당 조사구 존재(존속, 재개발 등) 여부 확인

○ 건물 확인 - 소멸, 신규 건설

○ 주민센터 및 통/반장 방문, 협조 요청

○ 가구 빈집 확인

□ 조사 대상자 접촉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명부에는 가구주의 이름과 세부 주소만 표시되며, 가구별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제공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접촉이 불가함

○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대 4회까지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와 접촉하도록 

하며, 4회차까지도 부재 시 예비표본 가구로 대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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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명부 보완

○ 조사대상 가구 명부 확보 시 표본 수의 2배수 이상을 확보하였으나, 명부작성 시점의 격차와 

조사대상자 거주지 변동, 대상자 자격 변동(재혼, 성인 자녀 등) 등으로 인한 표본 접촉의 

어려움으로 명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함

○ 지점 내 모든 가구를 방문하였음에도 목표 표본 수가 부족한 경우 해당 지점의 주민센터를 

여가부 공문을 지참 후 방문하여 한부모지원금 수령자 명부를 요청하도록 함

○ 지역마다 지원 대상자를 확보하고 있는 명부의 현황이 달라서 추가 명부 보완 이후에도 

목표 표본 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최종적으로는 조사지점 내에서 현장 대체를 

진행함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조사방법

○ 기본적으로 면접조사가 원칙

○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단, 조사원이 감독)

□ 조사지침서에 모든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수록

< 조사지침서의 항목별 작성요령 예시>

▶ 이혼, 사별, 별거 후 자녀에게 나타난 
변화를 응답

▶ 자녀가 자퇴 등으로 학교생활이 없는 
경우 ‘8. 해당없음’에 응답함

▶ 해당 연령 자녀에 대해서만 응답함
▶ 만약 한부모가 된 시기가 오래되어 이혼, 

사별, 별거 이전에 자녀가 초등학생이었던 
경우, 또는 미혼모여서 처음부터 한부모였던 
경우 ‘8. 해당 없음’에 모두 응답함

※ 조사지침서 별도 첨부

 3-4 현장조사 관리

□ 현장 조사 관리 체계

○ 현장 상황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연구진은 자체 검토 및 자문진과 상의하여 대응 방안 

등을 강구한 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각 지방 실사에 하달하여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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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 관리자의 역할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배부・관리

○ 조사원의 업무분장 및 조사구 관리, 조사원의 현장 상황 지도・관리

○ 조사원의 진행 상황 및 기간별(1일, 주간) 진도 파악, 조사 관련 담당연구원의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조사원에게 전달

○ 조사 불능가구에 대한 대체와 불응 가구에 대한 지침 전달

○ 조사표류 최종 접수 및 답례품 지급 내역 재확인

○ 현장에디팅 지도 및 수거된 응답 완료 조사표의 내검, 착오 조사표의 수정 및 보완

○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조사표에 대해 조사원에게 이행 요구

○ 필요 시 조사 가구를 설득하는 등 조사 수행 지원

□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5개 지역 직영 실사실 운영

○ 각 실사지점별 관리자가 면접원 관리 실시

- 실사관리자 1인당 약 10명의 조사원을 관리하고 매일 진행상황 확인 및 보고

- 지정된 조사구에서 주어진 할당만큼만 조사실시(하루에 1~5부 수행)

- 주 단위 조사표 회수 및 30% 무작위 검증 실시

- 면접원은 별도의 컨택기록표를 작성하고, 실사관리자는 면접원 관리카드를 작성

□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수집

○ 주차별 진행 상황 및 파라데이터 내용을 파악하여 품질 관리

- 현장조사 파라데이터는 조사원별로 배포한 가구명부에 기록하여 실사관리자에게 매주 

제출하고, 실사관리자는 실사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함

- 가구 명부의 파라데이터에는 가구 접촉 요일 및 방문 시간대, 접촉 시도 횟수 및 접촉 

차수별 컨택 현황 코드, 본표본 성공률 등이 수집됨

- 조사 완료 후 조사표에 수집되는 파라데이터에는 조사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및 응답 

총 소요시간, 응답자 협조 정도와 응답 신뢰도 등이 기록됨

- 가구 컨택 시 접촉에 실패하거나 조사 참여를 거절한 경우에는 미조사 사유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게 되어 있어 현장 상황 파악 및 향후 응답률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음

 3-5 조사 질의응답 체계

□ 질의응답 대응 체계 및 운영

○ 질의응답 대응 체계

응답자 ⇒ 현장 
조사원 ⇒

지역별
실사 

관리자
⇒ 실사

총 책임자 ⇒ 실사업체
연구진

⇕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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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진행 중 발생 가능한 질의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조사 전 파악하여, 기본적으로 

조사원에게 제공되는 지침서에 수록하고, 조사원 교육 자료에도 포함하여 설명함

○ 일반적인 조사원 문의사항은 대부분 조사관리자와 총괄조사관리자에 의해 처리되며, 대응이 

어려운 경우 실사수행업체의 연구진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보고 후 대응

○ 응답자의 경우, 조사 진행 중에는 조사원에게 문의함

- 응답자에게 배부하는 리플렛 등에 조사업체 연구진 연락처 및 직통 콜센터 번호를 수록하여 

추후 문의사항 추가 발생 시 문의할 수 있도록 함

○ 조사원의 경우, 각 지역별 조사관리자에게 1차 질의, 조사관리자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실사업체 연구진에 문의

○ 여성가족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사전 협의 후 보고하여 대응 

□ 080 무료 콜센터 개설

○ HOT LINE 운영 : 현장조사도중 조사원 교육이나 지침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료 CALL CENTER를 운영

-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여 연구진 및 조사관리자에게 수시 전달

□ 조사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건의사항 게시판 마련

□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화

< 가구 방문 시 예상 질문 및 답변 교육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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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4-1 응답자

□ 적격 응답 대상

○ 본 표본 가구의 가구원 중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는 만 18세 이하(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 포함) 자녀의 부모인 한부모

○ 해당 가구의 가구주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사별’, ‘별거’인 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 한부모가족 유형 구분

유형 질문지 상 구분 설명 조사대상

모자
가족

모(본인)+자녀 본인(모)과 본인의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모(본인)+자녀+본인의 형제/자매 본인(모)과 본인의 형제자매, 18세 이하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모(본인)+자녀+조부모 본인(모)과 본인의 부모(자녀의 조부모), 
18세 미만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모(본인)+자녀+기타
본인(모)과 본인의 자녀 이외에 본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혈연 및 
비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적격

부자
가족

부(본인)+자녀 본인(부)과 본인의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부(본인)+자녀+본인의 형제/자매 본인(부)과 본인의 형제자매, 18세 이하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부(본인)+자녀+조부모 본인(부)과 본인의 부모(자녀의 조부모), 
18세 이하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부(본인)+자녀+기타
본인(부)과 본인의 자녀 이외에 본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혈연 및 
비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적격

조손
가족

조부 또는 조모(본인)+자녀 자녀의 모 또는 부가 없이, 조부 또는 
조모 한쪽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부적격

조부모(본인)+자녀 자녀의 어머니 또는 부가 없이, 조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부적격

기타
가족 기타

1인 가족, 배우자와 응답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배우자와 응답자가 따로 
거주하지만 경제생활을 같이하는 가족 
(기러기 부부 등) 등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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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응답은 허용하지 않음

 4-2 기억응답

□ 일부 문항은 최근 1년 혹은 2년을 기준으로 기억하여 응답

○ 최근 1년(2020년 9월 ~ 2021년 8월), 최근 2년(2019년 9월 ~ 2021년 8월)

○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관련 사항, 건강검진 등

 4-3 무응답 대처

□ 단위무응답

○ 단위 무응답 발생 시 표본대체로 진행

○ 표본대체시 조사원 임의 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방문기록표를 작성하고, 담당연구원 

및 상위 기관의 책임연구원에게 승인 후 교체

□ 항목무응답

○ 조사 완료 후 해당 항목 무응답을 응답자에게 직접 검증하여 보완

 4-4 표본대체

□ 표본대체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표본대체를 최소화하여 원표본을 최대한 조사하되, 필요 시 엄격한 대체 원칙을 

적용하여 대체 진행

- 조사원에 의해서 임의로 표본대체가 되는 것을 방지

- 대체 대상 표본의 특성(가족유형 및 시도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본 층의 유지율을 

높임

□ 표본대체 원칙

○ 조사지점별(동읍면 조사구) ‘본표본’ 개수만큼 모자/부자가구를 진행함

○ 조사 미완료 사유 중 응답 거부, 부재 등의 경우에는 최소 4회까지 접촉함

○ ‘본 표본’ 진행 불가 시에만 ‘예비표본’ 중 같은 가구유형(모자/부자)을 순서대로 대체함

□ 표본대체 절차 및 방법

○ 목표 가구 수

- 조사구당 목표 가구수는 10가구(모자가족 7가구, 부자가족 3가구)임

○ 가구대체 요령

- 본표본 대상 가구를 모두 방문하였으나 아래의 대체 사유가 발생하여 10가구를 다 조사하지 

못한 경우, 예비표본 가구 리스트 내에서 순차적으로 대체함

- 현장조사 중 가구명부에 없는 새로운 가구를 확인해도 조사대상에서 제외



- 54 -

< 가구 표본대체 허용 유형 >

구분 내용

부재 4회 방문 시까지 부재 또는 병원입원, 해외여행, 출장 등으로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3개월 이상)

응답 거부 적격 응답자가 조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

응답 불능 응답자가 장애가 있어 응답이 어려운 경우, 다문화 가정으로 
언어소통이 힘든 경우 등

빈집, 철거, 이사 등
가구원이 살지 않거나 공사, 철거 등으로 본래 거처가 사라진 경우
※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조사대상 아님 조손가족, 성인 자녀, 재혼 가구 등 조사대상 가구가 아닌 경우

5. 사후조사

□ 조사 완료 후 검증조사 실시

○ 조사원별로 완료된 전체 조사표의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신뢰도 검증 실시

○ 전화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검증

- 실제 조사 여부

- 답례품 수령 여부

- 조사방법

- 조사시간, 장소

- 주요 스크린 문항(가족유형, 아동 자녀 유무, 지원받는 정책 등)

- 조사원 만족도

○ 응답자에 따라 추가 검증이나 항목 무응답이 있는 경우 재질문

○ 사후 검증은 1, 2차 내검 과정을 거친 조사표를 대상으로 실시됨

○ 사후 검증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 해당 지역 실사 관리자에게 다시 전달하여 실사 관리자와 담당 조사원의 재확인 절차를 거침

- 재확인 절차에서도 ‘허위 기재’ 등 오류가 발견되거나, 조사원의 소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설문을 폐기하고 다른 가구를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침

- 거짓 허위조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사원의 설문지는 모두 폐기하고, 다른 조사원으로 

교체 후 예비조사구에서 새롭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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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계처리 및 분석

1. 자료코딩

□ 코딩 방법/체계

○ 회수된 조사표는 별도의 전문 코더들이 자유 응답 항목에 대해 코딩(수치화)을 실시한 후 

전문 펀처들이 펀칭(자료 DB화)을 실시함

○ 전용 펀칭프로그램인 Survey Craft에 이를 반영

○ 항목 변수 : 전 보기 문항 번호를 입력

○ 연속 변수 : 응답 값을 그대로 입력

○ 기타 응답 : 조사완료 후 유사 특성의 응답을 그룹화하여 코드를 부여

○ 해당 문항의 응답을 거절한 경우 ‘9, 99, 999 등’(모름/무응답),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결측(missing)

□ 기타 또는 서술형 응답 현황은 코드북 참조

2. 자료입력

□ 자료입력 방법

○ 자료입력 전용 프로그램인 Survey Craft를 이용

○ 조사표 부호화

○ 조사항목별 입력 범위 적용

○ 입력 가능 자릿수 설정

○ 문항 내/문항 간 논리구조 반영 → 내검시스템

□ 자료입력 교육 실시

○ 코더, 펀처, 전산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료입력 교육(2021. 8. 3)을 실시하여

자료입력오차를 최소로 함

○ 자료입력 교육은 자료입력 매뉴얼을 바탕으로 약 9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2018년도 조사 

시 응답된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토의 후 최종 매뉴얼을 공유함

□ Survey Craft를 활용한 오류 내검

○ 해당 프로그램은 웹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사전에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수치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 해당 허용값을 벗어난 자료 입력이 불가능함

○ 문항 내/문항 간 논리구조 반영 → 문항 내 및 문항 간 로직 설정을 통해 자동 내검

○ 응답자가 허용 불가능한 값을 응답하였거나(금액 단위 실수, 이상치 등), 전산 입력원

(Puncher)이 값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경고메시지가 발생하면서 아예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입력원에 의한 비표본오차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다만, 사전에 설정하여 놓은 응답 불가능 수치나 범위가 실제 응답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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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일 수 있으므로, 자료 펀칭 시 입력이 되지 않는 조사표가 발생할 경우, 담당 연구원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고 처리 지침이 있을 때까지 별도로 보관함

□ 자료입력 관리

○ 총 10명의 숙련된 인원을 투입

○ 자료입력은 조사업체 내 공간에서 진행하며, 관리자가 상주하여 입력 과정 통제

3. 자료내검

□ 단계별 점검

○ 현장조사 시 조사원에 의한 1차 에디팅 → 해당 실사 지점 실사감독원의 2차 에디팅 → 본사 

중앙 실사감독원의 3차 에디팅 → 자료입력 시 Survey Craft 프로그램에 의한 내검 →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조사항목별 응답 범위 확인 및 논리 확인 → 담당 연구원에 의한 내검

○ 조사현장

- 조사항목의 전체 기입을 마친 후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지침서대로 

맞게 기입되었는지, 관련 항목 사이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응답이 있는지 등을 점검

○ 실사진행

1) 조사원에 의한 확인

- 조사표 표지의 가구, 사업체 정보 등이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 조사원 지침서에 각 문항별로 현장 내검 지침을 수록함

2) Pre-Cleaning1

- 실사 진행 10% 시점에서 조사업체 연구진이 조사표 회수 및 검토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원 피드백

3) Pre-Cleaning2

- 실사 진행 10% 시점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입력

- 입력된 자료에 대해 연구원이 검토를 진행하여 실사 관리자 및 조사원, 자료 입력 담당자,

전산 처리 담당자 피드백

4) 1~2차 에디팅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조사 관리자가 1차 검수 진행

- 이후 실사 총괄 담당자 2차 검수 진행

○ 전산처리

- Survey Craft를 활용하여 허용된 범위로만 입력을 제한하고, 문항 내 및 문항 간 로직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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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 CRAFT 자료입력 예시 >

□ 현장 내검 지침

○ 면접원 교육 시 응답누락이나 논리오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스크린 문항이나 금액 등의 항목이 많아 현장 내검이 매우 중요

□ 입력 결과/전산 내검 방법

○ 전산처리 과정에서의 내검

- 가구 및 사업체별로 부여한 리스트 일련번호 중복 여부 및 기본 정보 매칭 여부 확인

- 응답 SKIP 구조에 따른 기본 내검: 응답해야 할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응답하지 않고 건너뛰어야 하는데 응답을 한 경우 등

- 응답값 범주에 따른 내검: 보기 번호 외의 값 입력되었는지 여부, 합계가 100%가 되도록 

입력되었는지의 여부, 응답 보기별 frequency 산출, 최대값/최소값 산출 등

○ 교차분석을 통한 내검: 오류 발견 시 입력오류 확인, 이상 없을 경우 전화 재확인 실시

4. 무응답

 4-1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조사 완료 후 해당 항목 무응답을 응답자에게 직접 검증하여 보완

 4-2 항목무응답 대체

□ 항목무응답 대체 방법

○ 본 조사의 경우 조사과정 및 전화 검증 과정에서 무응답이 대부분 보완되었고, 그 외 주로 

무응답으로 나타나는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항목은 대체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무응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체하지 않음

□ 항목 무응답률 계산 공식

○ 공식 =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조사 단위 수 ÷ 항목에 응답해야 하는 조사 단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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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무응답률

○ 무응답이 있는 경우, 항목에 따라 0.06% ~ 0.73%로 분포

○ 항목별 무응답률

항목 내용 무응답률

문51 ①  ∙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 결혼 및 동거 시작 시기 0.06%

문52  ∙ 한부모가 된 시기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나이 0.73%

문53  ∙ 한부모가 된 시기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학력 0.09%

문54  ∙ 한부모가 된 시기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종사상 지위 0.12%

 4-3 단위무응답 실태

□ 단위무응답 현황

○ 단위무응답 발생 시 표본을 대체하므로 없는 것으로 간주

○ 표본대체 시 조사원 임의 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방문기록표를 작성하고, 담당연구원 

및 상위 기관의 책임연구원에게 승인 후 교체

□ 단위무응답 대체 방법

○ 조사지점별 ‘본표본’ 개수만큼 모자/부자가구를 진행함

○ 조사 미완료 사유 중 응답 거부, 부재 등의 경우에는 최소 3회 이상 접촉함

○ ‘본표본’ 진행 불가 시에만 ‘예비표본’ 중 같은 가구유형(모자/부자)을 순서대로 대체함

< 가구 표본대체 허용 유형 >

구 분 내 용

부재
4회 방문 시까지 부재 또는 병원입원, 해외여행, 출장 
등으로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3개월 이상)

응답 거부 적격응답자가 조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

응답 불능
응답자가 장애가 있어 응답이 어려운 경우, 다문화 
가정으로 언어소통이 힘든 경우 등

빈집, 철거, 이사 등
가구원이 살지 않거나 공사, 철거 등으로 본래 거처가 
사라진 경우

조사대상 아님
조손가족, 성인 자녀, 재혼 가구 등 조사대상 가구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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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대체 현황 >

지역 할당 접촉
완료

합계 통계청 명부 저소득 명부 현장 대체

전국 3,300 22,927 3,300 1,906
(57.8%)

948
(28.7%)

446
(13.5%)

 4-4 오차 검증

□ 편향 감소를 위한 조치

○ 조사구 대체 발생 시, 동일한 층의 예비조사구로 대체

○ 추후 가구 및 가구원 가중치 조정을 통해 편향 보정

5. 통계추정

 5-1 가중치 조정

□ 가중치 계산

○ 가중치는 표본추출률의 역수, 응답률의 역수와 사후층화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표본추출률은 표본지점 추출률과 선정된 지점 내의 가구추출률의 곱으로 계산함

○ 표본조사에서 가중치는 조사된 표본 데이터의 분포와 모집단 분포의 구조를 일치시켜 

모수추정에서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곱해주는 승수를 의미하며 최종가중치는 

표본추출과정의 설계가중치, 조사과정의 무응답조정가중치와 사후층화보정 가중치들을 

곱해서 계산함

○ 설계 가중치

- 표본 동읍면에 대한 추출률의 역수와 표본동읍면에서 가구조사 추출률의 역수를 곱하여 

산정

 


  

 



×



- 위 식에서, 는 층에 할당된 표본 동읍면수, 는 층의 모집단 동읍면조사구 수, 는 

층의 동읍면 내의 한부모가구수, 는 층 내의 동읍면 내의 표본 한부모 가구수를 나타냄

○ 무응답 조정 계수 

-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무응답 

조정은 시도별과 한부모가구유형 단위로 진행

  



- 위 식에서, 는 층(시도별×한부모가구유형)내의 표본 가구수를 나타내며, 는 

층(시도별×한부모가구유형)내 실제 응답한 가구 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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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층화 보정 계수

-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구조가 유사하도록 보정하는 승수이며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계수를 곱한 가중치의 합계를 시도×한부모 가구유형×연령대별 산출한 후에 모집단에 

주어진 시도×한부모 가구유형×연령대별의 인구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함

 설계가중치×무응답 조정 가중치의시도별 한부모가구유형 연령대 합계
시도별×한부모 가구유형×연령대별 인구

○ 최종가중치

= 설계가중치 × 무응답 조정 계수 × 사후층화 보정 계수

□ 이상치 탐색

○ 이상치는 통계적인 이상치와 경험적인 이상치 기준으로 탐색함

- 통계적 이상치의 경우 분위수를 활용하는 잠재적 이상치 산식을 적용함(Q3+1.5×IQR)

- 경험적 이상치의 경우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이상치를 탐색함

□ 이상치 확인 및 처리

○ 전산담당자는 각 문항별로 빈도 분석표를 제공하고 연구원은 빈도표 분석을 통해 문항별 

이상치를 확인함

○ 펀칭 오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질문지의 실질적인 값으로 수정함

○ 펀칭 오류가 아니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치일 경우에는 질문지를 검증팀에 

제공하여 재확인 작업 수행

 5-2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모수추정

○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여러 가지 추출법을 혼합하여 설계된 복합표본설계 기법이므로 이에 

적합한 모수추정식을 적용

○ 모평균(모비율) 추정

 


  




  




  






  




 




  





○ 분산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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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모평균에 대한 표준오차

      

○ 모평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변동계수) 추정

   

  
×

○ 조사 완료 후 모든 모수추정치와 분산추정치 및 상대표준오차(변동계수)의 계산은 복합 

표본설계 추정에 적합한 SAS의 PROC surveymeans/surveyfreq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된 통계치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것임

○ 통계자료 공표 시 또는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통계표 셀 내의 유효 표본크기가 

너무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 등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경우(분류, 항목)에는 유사한 

층을 통합하여 통계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기준은 통계청의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제10조(표본오차의 기준)을 따름

(※ 표 <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참조)

<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

구분
  

 ≤     ≤  
≥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6.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 방법

○ 추정량의 분산의 계산은 복합2단계추출법의 과정을 반영하여 근사적 분산추정량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실제 데이터분석에서 정확한 계산은 SAS의 PROC Surveymeans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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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 i : 지역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2,…,14)

․ j : 조사지점(조사구 묶음)을 나타내는 첨자(i = 1,2,…, n h)

․  : i시도 조사구내의 한부모가족유형, 정부지원별 층에서 번째 표본관찰치의 

가중치

○ 표본추출과정에서 한부모 가족유형을 고려할 수 없으나 조사한 후에 분석을 위해서 

시도별로 한부모 가족유형별로 층화가 필요하므로 시도별 한부모 가족유형별로 

사후층화추정법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도 분산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음

  
  

  




 









․ s 2
sij은 i지역 j가족유형에서 표본조사층의 표본분산을 나타내고 추정치는 아래 식으로 

계산함

․ s 2
sij=

1
n sij-1 ∑

n sij

k=1
(y sijk- y sij.)

2

□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모수추정

○ 총계와 모평균의 추정치와 분산추정의 계산은 SAS PROC SURVEYMEANS를 이용하여 

정확한 추정값을 계산할 수 있음

 PROC SURVEYMEANS DATA=data name TOTAL=data name MEAN SUM STD CV;
STRATA variable name;
CLUSTER variable name;
VAR variable name;
WEIGHT variable nam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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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CV)

항   목 사례 수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문44) 월 평균 가구 소득 3,300 2.428 0.99%
문46-1) 가구 월 평균 지출 – 식료품비 3,300 0.633 0.90%
문46-2) 가구 월 평균 지출 – 의류, 신발, 가정용품비 3,300 0.185 1.48%
문46-3) 가구 월 평균 지출 – 자녀 교육비 3,300 0.451 1.68%
문46-4) 가구 월 평균 지출 –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 3,300 0.193 6.93%
문46-5) 가구 월 평균 지출 – 주거 및 관리비 3,300 0.235 1.09%
문46-6) 가구 월 평균 지출 – 의료비 및 의료 보험료 3,300 0.277 2.44%
문46-7) 가구 월 평균 지출 – 통신비 3,300 0.108 0.92%
문46-8) 가구 월 평균 지출 – 교통비 3,300 0.126 1.32%
문46-9) 가구 월 평균 지출 – 차량유지비 3,300 0.266 3.03%
문46-10) 가구 월 평균 지출 – 문화생활비 3,300 0.127 2.47%
문46-11) 가구 월 평균 지출 – 기타 377 2.501 5.72%
문46-12) 가구 월 평균 지출 – 총액 3,300 1.598 0.86%
문48-1) 자산 및 부채 – 금융자산 3,300 102.196 3.77%
문48-2) 자산 및 부채 – 부동산 3,300 362.219 3.59%
문48-3) 자산 및 부채 – 부채 3,300 85.374 4.61%

□ 주요 항목의 오차 특성과 이용 시 고려사항

○ 변동계수 활용기준 고려사항

- 상대표준오차의 허용범위에 따라 추정량에 대한 공표수준을 정하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우에는 캐나다 통계청의 표본조사의 기준에 따라 전체 추정량의 경우에는 상대표준오차 

5% 이내, 특성별 추정량의 경우에는 25% 이내일 때 공표를 허용함

- 따라서, 전체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 5%, 특성별 25%를 넘을 경우, 공표 및 정책 활용 

시 유의할 것

- 변동계수 허용 범위 1 (캐나다 통계청 기준)

･ 0.00% ~ 4.99% : 매우 우수(Excellent)

･ 5.00% ~ 9.99% : 우수(Very Good)

･ 10.00% ~ 14.99% : 좋음(Good)

･ 15.00% ~ 24.99% : 허용 가능(Acceptable)

･ 25.00% ~ 34.99% :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0% : 공표 시 신뢰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

- 변동계수 허용 범위 2 (Kish 기준)

･ 10% 이하 : 우수(Sufficiently good)

･ 20% 이하 : 허용 가능(tol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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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ish(1965), Survey Sampling, p. 218

- 변동계수 허용 범위 3 (호주 통계청의 표본조사 기준)

･ 상대표준오차가 25% 이하는 대부분 목적에 그대로 사용

･ 상대표준오차 25~50%는 *을 표시를 하여 주의하여 사용

･ 50% 이상은 **을 표시하여 신뢰가 부족하니 이용 시 주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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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해석방법 및 정확성

 1-1 공표통계 해석방법

□ 통계 공표 분류 수준

○ 한부모 연령 :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 한부모 학력 :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 혼인 상태 : 이혼, 사별, 기타

○ 가구 구성 : 모자, 모자/기타, 부자, 부자/기타

○ 가장 어린자녀 :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무급가족, 비취업

○ 정부지원 유형 :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일반 가구

○ 소득수준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한부모가 된 기간 :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참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도자료(안): 2022년 5월 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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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공표의 적정성

○ 상대표준오차(CV) 25%이내 공표를 원칙으로 제공하나, 이보다 큰 경우는 유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음

□ 공표되는 통계 이외에 집계 또는 가공 가능한 통계

○ 공표되는 통계표는 주요 분류 수준으로 공표되나, MDIS 자료제공은 모든 항목에 대해 

제공되므로 이용자의 목적에 맞게 집계 또는 가공이 가능함

□ 공표통계의 이용 시 유의사항

○ 다른 조사와의 비교

- 조사마다 주요 변수 정의와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의 주요 

변수 정의를 참고 요망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 조사기간 : 2021년 8월 ~ 11월

○ 기준시점 : 2021년 7월

○ 공표시기 : 2022년 5월(예정)

 2-2 공표일정

○ 결과 공표 : 2022년 4월(예정)

○ 공개 방법: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

news405&bbtSn=706302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 통계청 집계분류상 한부모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가구선정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은 자녀연령, 한부모 혼인상태, 기타가구원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음

- 그밖에 조사대상, 표본추출틀, 기준시점 등에서도 2012년, 2015년, 2018년 조사에서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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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구와 한부모가족 개념 비교 >

구 분 한부모가구(KOSIS)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가구선정기준)

본 연구의 모집단

한부모-아동 외 
다른 가구원 유무

한부모-아동으로만
구성된 가구

기타 가구원이 있는
경우 포함

기타 가구원이 있는
경우 포함

자녀 연령 전체 만18세 미만,
취학시 만22세 미만 만 18세 이하

한부모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포함

유배우 제외
※ 유배우 중 실질부양

없는 경우는 포함
유배우 제외

<연도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요(2012년, 2015년, 2018년)>

 2) 2015년까지는 통계청의 공식 집계 없이 모집단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추출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에 최대
한 유사하도록 자녀연령은 17세까지로 하고, 18세는 취학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2015년부터 ‘등록센서
스’ 집계를 통해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를 집계함에 따라, 2018년 조사의 경우 18세 이하 전체인 경우를 
모집단으로 하였다(김은지 외, 2018).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대상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모자
기타가족, 부자가족, 부자기타
가족) 가구주 2,522명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52명
(18세 미만 자녀 양육)

만 18세 이하2)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명

표본추출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
조사｣에서 파악된 지역별･가구
유형별수 및 분포 활용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
조사｣에서 파악된 지역별･가구
유형별수 및 분포 활용

2016년 통계청 ‘등록센서스’에
서 파악된 한부모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

모집단 
층화

가구유형(부자가구, 모자가구)과 
16개 시도별로 층화

가구유형(부자가구, 모자가구)과 
17개 시도별로 층화

가구유형(부자가구, 모자가구)과 
17개 시도별로 층화

기준시점 2012년 10월 2015년 9월 2018년 8월

조사내용

아이 돌봄, 소득 및 지출,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경제활동, 건강, 주거실태, 생활세
계 및 사회적 지지망, 정책 욕구
(8개 분야, 18개 항목, 122개
세부항목)

일반특성, 자녀돌봄, 경제활동, 
생활양식, 서비스 수요 등 
(8개 분야, 18개 항목, 117개
세부항목)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 19개 항목, 120개
세부항목)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연구기간 2012년 10월∼2013년 2월 2015년 5월∼12월 2018년 3월∼12월
(조사: 8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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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및 조사 기준

○ 2015년 및 2018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분류기준 및 조사시기 모두 동일함

 3-2 시계열 비교성

□ 핵심 문항은 변동사항 없어 시계열 단절 없음

○ 2012~2018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핵심 문항은 대부분 일치함

 3-3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함

○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손가족, 미혼모, 청소년한부모,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취약가족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음

○ 그러나 시설 기관이용자를 중심으로 할당표집이 이루어졌고 확률비례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전문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아닌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나 시설관계자를 통해 조사되어 응답의 완결성이 낮고 오류발생률은 높은 편임

< 기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조사명 조사대상 사례수 샘플링방법 조사항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8)

전국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가구

⦁2016년 통계청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가구유형별 
층화 추출

특성 ⦁조사 대상의 가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양육 ⦁자녀양육실태와 욕구(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생활
및

가계

⦁소득 및 지출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이행
⦁건강 및 주거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현황

지원
정책
욕구

⦁지원사업(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5)

전국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52가구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에서 
파악된 분포를 
근거로 지역별, 
가구유형별 층화 
추출

⦁통계청 ｢2014
등 록 센 서 스 

특성 ⦁조사 대상의 가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양육 ⦁자녀양육실태와 욕구(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생활
및

가계

⦁소득 및 지출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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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조사대상 사례수 샘플링방법 조사항목

시 범 자 료 ｣ 로 
사후층화

⦁건강 및 주거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현황

지원
정책
욕구

⦁지원사업(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2)

전국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52가구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에서 
파악된 분포를 
근거로 지역별, 
가구유형별 층화 
추출

특성 ⦁조사 대상의 가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양육 ⦁자녀양육실태와 욕구(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생활
및

가계

⦁소득 및 지출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이행
⦁건강 및 주거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현황

지원
정책
욕구

⦁지원사업(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연구

(2011)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시설 
거주자,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이용자,

기타시설 
비이용자

391가구

⦁한부모시설 거주자 
및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이용자: 
전수조사

⦁시설 비 이용자:
 눈덩이 표본 추출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면접조사 

⦁우편, 전화조사

특성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육 ⦁아동양육 실태

관계 ⦁사회적 관계망

자립 및 
건강

⦁학업, 직업훈련 및 직장생활
⦁경제적 상황
⦁청소년 한부모와 출생아의 

건강 상태

정책
욕구 ⦁정책 이용 현황 및 욕구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 
실태조사
(2010)

전국 기관이용 
및 시군구 

지원대상 양육 
미혼모

727가구

⦁양육미혼모 관련 
기관 및 전국 
시군구 담당자 
도움을 통해
대상자 확보

⦁ 우 편 조 사 를 
기 반 으 로 
전화조사로 보완

특성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육

⦁자녀 출산･양육 결정 및 과정
⦁돌봄 실태
⦁미혼부에 대한 정보･관계, 

양육 지원

관계 ⦁미혼모의 부모 특성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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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기준.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는 5월 중 탑재 예정)

□ 국가통계포털 KOSIS

○ 메타데이터(통계표 업로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186&vw_c

d=MT_OTITLE&list_id=154_15416_2015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

d=&itm_id=&conn_path=MT_O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

do 등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조사명 조사대상 사례수 샘플링방법 조사항목

⦁미혼모의 지지망 정도
⦁미혼모 자조 모임 참여 

욕구 및 경험
자립
및

지위

⦁학교 교육 관련 경험 및 인식
⦁직업교육 및 훈련 경험 및 인식
⦁직장생활 및 경험

차별
경험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경험

정책
욕구

⦁지원정책 이용 현황 및 
인식, 욕구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만65세 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조손가족

12,750
가구

⦁각 동/읍/면별 
7가구 임의 균등 
할당 가구 표집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 
면접 설문조사

특성 ⦁조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양육 ⦁손자녀 양육 실태

생활
및

가계

⦁조부모의 생활실태
⦁조손가족 가계 실태

관계
⦁조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손자녀 인식 및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친부모 
현황 ⦁손자녀의 친부모 현황

욕구 ⦁생활 및 정부지원에 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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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https://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Home

pageMain.do에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검색

□ 보도자료

○ 홈페이지(여성가족부) : 배포 전

 4-2 연락처 정보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02-3156-7145)

□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 차장 (02-3702-2119)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 설명자료 소재 정보

○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통계설명DB에 메타 정보 제공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에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검색

5.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및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제공방법

-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MDI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로그인)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자료이용 > 다운로드 서비스 > 복지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항목조회 > 항목 선택 

후 다운로드)

○ 제공연도: 2015년, 2018년(2012년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음)

○ 구입 소요시간

- 간단한 절차를 통한 가입 후 다운로드. 약 5분 미만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

○ 구입 비용: 무료

○ 자료제공 포맷: CSV, 텍스트(SPSS, SAS, STATA, R로 읽기스크립트 동시 제공)

○ 자료 제공 레이아웃: 엑셀로 작성된 레이아웃 제공

○ 제공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https://mdis.kostat.go.kr/index.do

○ 미제공 항목에 대한 설명

- 응답자 성명, 연락처, 집주소 등 응답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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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밀보호 및 보안

 6-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수집

○ 조사참여 인원 전원의 보안각서 작성

○ 실사연구원 및 조사원 등 용역 수행자 전원 대상 별도 보안 교육 실시

○ 가구 명부: 조사완료 후 100% 수거 및 파쇄

○ 조사 대상 가구원이 혼자 있거나 편하게 응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조사 진행

○ 조사 시작 전 통계법상 비밀보호 조항 설명

○ 완료된 조사표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

□ 자료입력

○ 응답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입력하지 않음

- 예) 응답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자료보관

○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실사 참여진만 가구명부 파일 열람 가능

○ 하드디스크가 아닌 실사업체 내부 서버 내 가상드라이브에 별도 보관하여 해킹 등의 위험을 

이중으로 차단하고, 파일을 외부 메일이나 저장매체 등으로 옮길 수 없게 보안 전문 

프로그램 적용

- 추출 시도 시 보안관리자가 실사업체의 책임연구원에게 해당 사항을 실시간으로 

고지하도록 되어있음

○ 서버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전체 암호화를 실시하고, 자체 보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6-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식별가능 조사항목 제거

○ 응답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에 대한 조사항목은 제거하여 공표함

 6-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관리

○ 조사 단계마다 철저한 보안관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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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원 교육을 통해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자 기본 정보에 대해서 보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면접원에게 조사 관련 비밀유지 보안각서를 받음

○ 응답자 명부 등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암호화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책임 연구원으로 

제한함

○ 응답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자료입력 자체를 

하지 않음

○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는 금지하고 조사원 배부 시 하드카피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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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담당부서

○ 부서명: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 수탁기관

○ 기관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직책/직급 구체적인 통계업무 근속 년수
통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

부연구위원 사업 총괄 10년 해당없음

연구위원 조사 분석 검토 및 보고서 작성 10년 해당없음

부연구위원 조사 분석 검토 및 보고서 작성 2년 해당없음

전문연구원 조사 분석 검토 및 보고서 작성 15년 해당없음

연구원 조사 분석 검토 및 보고서 작성 3년 해당없음

□ 실사 수행업체 인력구성 및 근속년수

○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기준 작성

- 핵심 업무 수행자만 기재

직책/직급 구체적인 통계업무 근속 년수
통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

본부장/부장 사업 총괄 15년 해당없음

팀장/차장 실무 총괄 및 보고 10년 해당없음

팀원/선임연구원 조사 진행, 보고서 작성 6년 해당없음

팀원/연구원 조사 진행, 보고서 작성 2년 해당없음

본부장/차장 실사 총괄 17년 해당없음

실장/과장 조사원관리(서울/경기/인천) 12년 해당없음

실장/차장 조사원관리(부산/울산/경남) 20년 해당없음

실장/과장 조사원관리(대구/경북) 13년 해당없음

실장/과장 조사원관리(대전/충북/충남/세종) 10년 해당없음

실장/과장 조사원관리(광주/전북/전남) 12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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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위탁 조사

□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 존재 여부

○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을 검토하여 기획, 조사기관 선정,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작성,

조사, 자료처리 및 분석, 조사결과 처리, 통계공표 및 이용 등 진행과정별 점검사항을 준수함

□ 산출 자료 목록

○ 조사구 가구 명부

○ 조사원증

○ 조사 홍보 리플릿

○ 조사지침서

○ 에디팅/코딩 지침서

○ 내검 지침서

○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 paradata 분석 보고서

○ raw 데이터

○ 통계 산출 프로그램

○ 응답 완료된 조사표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2018년 11월 시행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18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국가통계포털의 통개개요 부분의 설명자료에 표본설계나 표본조사, 조사관리,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과 표본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에 자료제공 여부, 관련사이트, 자료 제공 방법 등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pp.16-17)”는 기술과 함께 ‘접근성 및 명확성’의 차원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받은 바 있음 

- 이를 염두에 두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및 보도자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페이지 등)에는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DIS 사이트에 대한 언급 

등을 담을 예정이며, 표본설계 등에 관한 내용 또한 보고서에 담겨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