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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현재 사

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역량 있는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

반되어야 함.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

년들의 성장‧발달 과정에서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종

단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을 종단의 

축으로, 그리고 각 시기의 변화양상과 변화의 실태를 횡단의 축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종단조사모형과 내용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패널표본을 구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음.

- 조사모형 및 내용설계를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아동‧청소년 관련 패널조사 비교 분석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조사 설계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1차 패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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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모형 및 내용설계를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발달의 

영역을 신체발달, 지적 발달, 사회‧정서발달 영역으로 나누고 생태학

적 맥락 이론을 바탕으로 발달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았음.

 국내외 아동‧청소년 관련 패널조사 비교 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조

사 대상에 포함된 국내의 6개 패널(노동패널, 청년패널, 청소년패널, 

교육고용패널, 교육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과 미국 및 영국 등의 6

개 패널(PSID-CDS, NLSY97 Children, ADD health, ELS2002, 

ECLS-K, LSYPE)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 중인 패

널의 차별성을 도출해 내었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조사 설계에서는 3개의 코호트(초1, 초

4, 중1)를 선정하고 각 코호트별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통해 추출

된 전국단위의 표본 2,200쌍의 학생-보호자에 대해 7년간 추적 조

사하는 단기종단패널조사모형을 설계하였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1차 패널 구축에서는 실시기관을 선정

하고 표집에서부터 본 조사를 실시하기까지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하

여 이루어진 표본구축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음.

3. 정책 기여 및 향후 계획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기여를 할 수 있음 .

- 아동‧청소년정책의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체계적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아

이디어 제공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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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계획이 설정되었음.

- 1차년도 패널 구축의 완료

- 패널 관리

- 자료처리 및 데이터클리닝

- 가중치 개발

- 데이터 보정(Data Imputation)

- 학술 대회용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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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

이다. 또한 이 시기의 발달 및 경험은 이후 성인기에서 노인기까지의 생활 

및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는 생애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은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인에 

비해 그 역할이 적고 아동‧청소년기를 향후 성인으로 되기 위한 준비과정

으로만 인식하는 관점이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어 이 시기의 중요성이 

간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동시에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현재 이들이 어떻게 성장‧
발달해 나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

으며 성장‧발달해 나간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은 

이들의 성장‧발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은 정보화, 글로벌화, 네트워크화 등의 거시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 변화의 영향을 받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미시적 환경 속에서 성

장‧발달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갈수록 심해져가는 경쟁 속에

서 대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학습에만 지나치게 몰두해 있으

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하

는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부모세대의 이혼 및 재혼률의 증가, 

지속되는 경제난 등은 가정이 더 이상 아동‧청소년들에게 따뜻하고 안정적

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

으로는 아동‧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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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환

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업을 달성하며 아동‧
청소년기에서부터 성인기까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

은 개인의 안녕 뿐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

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현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역량 있는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

리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

의 성장‧발달 과정에서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종단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단자료는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의 변화, 그리고 아동․청소년 개인과 거시적‧미시적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초자료

이다. 또한 종단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이 연령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임을 고려하여 시간 순차에 따른 선행사건(또는 경험)과 

그 이후의 결과와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

다. 이와 같은 종단자료는 아동‧청소년 개인이 갖는 차이를 고려할 수 있

고, 각 발달단계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여건을 마련하

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효율성 

있는 사회․제도적 정책을 수립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종단자

료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종단자료 중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반복적

으로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패널자료(panel data)는 시간흐름에 따른 

다양한 변화 양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단자료

이다(Babbie, 2001). 패널자료는 또한 조사 시점에서의 개인 간 차이와 

연령 간 차이를 밝힐 수 있는 횡단면적 실태와 시간변화에 따른 개인의 

동태적인 변화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종단자료의 필요성과 패널자료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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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21개 정도(강석훈, 2007)의 다양한 패널자료들이 국

책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 중 아동‧청소년이 조사대상자

로 포함되어 있는 패널조사는 대체로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그림 

Ⅰ-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략 5~6개 정도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즉 15세~2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청년

패널조사(2001~2006, 2007~진행 중: 이하 청년패널)’, 초등학교 4학

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한국청소

년패널조사(2003~2008: 이하 청소년패널)’,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

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04~진행 중: 이하 교육고용패널)’,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의‘한국교육종단연구(2006~진행 중: 이하 교육종단연

[그림 Ⅰ-1]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국내패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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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그리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정책연구소의‘한국아동패널조사

(2008~진행 중: 이하 아동패널)’가 이에 해당한다. 

2008년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0~7세 영‧유아의 발달에 초점을 둔 아

동패널은 제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패널조사의 대다수

(청년패널, 교육고용패널, 교육종단연구)는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

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 따라 후기 청소년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청년패널, 교육고용패널, 교육종단연구가 중‧고생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아

동패널이 조사대상연령에 아동을 포함하였다면, 초등학교 4학년생과 중학

교 2학년생을 조사대상으로 6년간 조사한 청소년패널은 제한적이기는 하

나 연령범주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자료는 

패널조사의 개수만 본다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개인의 발달과 시간 순차상의 생애경험들,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적절한 자료

는 여전히 부족하다.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는 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아

동․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 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성인기로의 이행과 관련된 직업․진로를 중심

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기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아동․청소년 개인의 발달과 아동․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

경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동태적인 변화상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이에‘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Ⅰ’에서는 우리나라 아

동‧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을 종단의 축으로, 그리고 각 시기의 변화양

상과 변화의 실태를 횡단의 축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을 시간의 흐름 속에

서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종단조사모형과 내용을 설계하고 1차 패널

표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2009년‘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기초연구(이하: 기초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종단 조사연구의 이론 및 조

사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발달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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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고 국내 관련패널조사들을 비교분석하며, 둘째, 예비조사를 실시하

여 종단 조사 모형 및 내용설계와 자료수집방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1차 

본 조사 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진단하며, 셋째, 예비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모형과 조사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실사(filed work)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조사모형 및 조사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1차 패널구축을 

위한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립하는 데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조사모형 및 

내용설계, 그리고 1차 본 조사 실시 및 표본구축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과정은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조사모형과 내용설계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

동․청소년 발달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의 과정과 변화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포착 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는 개인의 발달이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층의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

을 조사모형 및 내용설계의 기본적인 이론 틀로 사용하였다. 브론펜브레너

의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한 환경체계는 종단조사내용을 구성하고 설문문

항을 작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틀이 되었다. 

둘째,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국내 패널조사들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차별성 있는 조사를 설계하기 위하여 현재 조사되고 있거나 조사

가 완료된 국내외 관련 패널조사연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모형과 조사

내용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으며, 제한된 여건 하에서 최적의 조사모형

과 조사내용을 설계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여‘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2010’의 표본설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모형설계와 조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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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구성하였다. 국내외 패널조사에 관한 비교분석은 문헌자료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으나, 문헌자료가 부족한 해외 패널조사에 대해서는 콜로키움

을 통하여 현재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패널조사의 현황과 조사내용 및 

과정에 관한 내용이 검토되었다. 

셋째, 2009년‘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기초연구’에서 도출된 표본

설계안을 검토하고,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의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사모형의 설계안을 수정․보완한 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조사모형설계안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이론적인 근거와 더

불어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와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 등이 고려되어 도출된 조사모형설계안 -3개의 코호트(초1, 초4, 중

1)를 조사대상으로 7년간(2010년~2016년)의 단기종단자료의 구축- 이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실행가능한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또 자료수집

방법과 조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표본설계와 조사모형설계안을 확정하기까

지 논의되었던 쟁점사항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고, 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하여 최종 조사모형의 설계안을 확정하였다.  

넷째, 조사모형설계와 이론틀 그리고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종단조사내용

을 설계하고 2010년 1차 본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조사대상 연령코호트의 발달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 연령별로 종단 

조사의 영역과 내용을 구성하고 그에 따르는 문항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들은 시간 가변적인 변수(time-variant variable)와 시간 불변

적인 변수(time-invariant variable)로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시간 가변적

인 변수들은 매해 측정해야하는 반복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종단조사의 내용구성에 기초하여 2010년 1차 본 조사의 구

체적인 설문문항작성이 이루어졌으며, 측정도구의 출처와 문항개발의 근거

를 자료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생산되는 패널자료가 다양한 학문분야

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학술연구 자료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마

련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자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조사 설문문항 작성과정 및 1차 본 조사를 위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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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항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학계전문가와 정책전문가의 자문과 논의내용

을 반영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이 성인이 아닌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임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의 용어수정 및 문장수정, 학교현장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문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 그리고 청소년체험활동과 관련된 

문항의 작성 및 검토․수정과정에서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완성도 높은 1차 본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제 조사현장의 

자료수집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실사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초등학교와 중학

교로 나누어 모두 7개 학교에서 2010년 5월 12일~28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조사현장에서 현장교사와 연구진에 의해 관찰, 기록

되었다. 조사 완료된 예비조사 설문지는 연구진에 의해 검수되었으며, 이

어서 응답내용의 경향과 응답패턴, 그리고 1차 본 조사 실사과정에서 유의

해야하는 사항들에 관한 분석과 평가회의가 이루어졌다. 조사현장에서의 

관찰기록과 응답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예비조사 설문문항에 대

[그림 Ⅰ-2] 주요 연구내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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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실사과정에서 유의해야하는 사항들

은 1차 본 조사 실사가이드 작성의 자료로 분류하여 자료화 하였다. 

다음 단계로 예비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고려하여 설문지 수정방향

과 내용을 확정한 후 본 조사 설문지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설문지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설문지 수정은 여러 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수정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차 본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완성하였고, 

1차년도에 조사되는 주요 문항들이 종단적으로 코호트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1차년도 본 조사를 위하여 문항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질문의 표현 

및 측정척도의 표현, 그리고 선택항목의 어휘 등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비

롯되는 비표본오차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

았으며, 몇 가지의 어휘와 문장표현을 수정 한 후 1차 본 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통계청의 통계승인과정을 거치면서 기 승인

된 다른 통계조사와 유사‧중복되는 문항 및 항목들에 대한 조정을 요구받

았으며1), 그 과정에서 일부문항과 항목이 삭제 및 수정되었다. 이후 통계

승인담당자와 수정 완료된 문항과 항목에 대해 여러 차례 조율한 후 1차 

본조사의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여섯째, 1차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지가 완성된 후 조사모형설계에 

따르는 표본을 추출하고, 현장 실사에 필요한 준비(조사업체선정 및 실사

준비, 통계승인, 조사협조관련 관계부처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를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2010년 9월 표본학교의 조사 

수락을 구하는 과정부터 시작된 실사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방문 학

생조사 및 보호자 유치조사가 시작되었고, 진행하고 있는 학생 및 보호자 

조사는 11월에 최종 마무리 될 것이며, 이후 응답설문지 검수와 자료처리 

등을 거쳐 1차년도 패널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1) 통계청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보완 검토 요청」(2010. 9.28):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사교육의식조사(통계청), 한국교육종단연구(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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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조사모형의 설계와 조사내용의 구성에 있어서의 이론적 틀 마련을 위하

여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아동‧청소년기의 행태와 행위를 설명

하는 대표적인 발달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또 구

체적인 조사모형을 설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국내외 관련 패널조사의 문헌자료들을 검토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내용

설계와 구체적인 설문문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의 문헌자료들과 아동‧청소년 관련부처의 정책 내용들을 검

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검토된 구체적인 문헌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모형 및 내용설계를 위해 검토된 이론 및 관련연구

∙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

∙ 신체발달 관련 이론 및 연구

∙ 지적발달 관련 이론 및 연구

∙ 사회‧정서발달 관련 이론 및 연구

∙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있는 환경에 대한 이론 및 연구

- 모형 및 내용설계를 위해 검토된 아동‧청소년대상 국내 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1998~)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청년패널조사(2001~2006, 200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3~200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4~)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2006~)

∙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조사(2008~)



1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Ⅰ

- 모형 및 내용설계를 위해 검토된 아동‧청소년대상 해외 패널조사

∙ 미국 노동통계국(BLS) 

NLSY79(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Youth79)

NLSY97(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Youth97)

∙ 미국 국립교육통계연구센터(NCES)

NELS88(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1988)

ELS2002(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

ECLS(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PSID-CDS(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  

∙ 미국 국립보건원(NIH)

ADD Health(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 호주 교육조사협의회(ACER) & 연방정부 교육과학훈련부(DEST)

LSAY(Longitudinal Surveys of Australian Youth)

∙ 영국아동․학교․가족부(DCSF)

LSYPE(Longitudinal Surveys of Young People in England) 

 - 내용구성 및 문항 작성을 위해 검토된 국내 실태조사 및 종단연구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한국인의 성장‧발달(2005)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청소년건강행태패널구축방안(2006)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07)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07)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2009)

 - 내용구성 및 문항 작성을 위해 검토된 해외실태조사 및 종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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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보스턴 시 & 하버드대 공동

Boston Youth Survey(2004, 2006, 2008) 

∙ 미국 국민건강관리공단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United States(2007)

∙ 미국 오레곤 사회 학습센터

Oregon Youth Study(1984~)

 

2)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1) 표본설계 및 구축관련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본 연구에서는‘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이 전국조사로서의 대

표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표본수를 선정하여 정밀성(precision)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단기종단 패널모형의 표본설계를 하고자 통계전문가의 자

문을 구하였다. 즉 대표성 있는 전국표본으로 패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표본수가 필요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적은 표본수로 표본설계

를 하게 될 경우 대표성은 물론 응답내용의 허용오차가 커져 정밀성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표본

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통하여 적정표본수를 선정하였다2). 

또한 패널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본선정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

여 표본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예컨대 전국교육통계연보의 학교리

스트를 표본추출 틀로 하고 층화다단집락표집으로 학교를 선정한 후 조사

협조를 구할 경우, 해당학교가 조사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계통추출방식으

로 대체표본학교를 선정해야 한다. 이때 초기 표본구축 시 조사협조를 거

절하는 비율이 높아 일정 지역에서 표본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통계 표본론 전문가의 자문 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전문

2) 2010년 2월 16일 [표본수 관련 자문회의]

3) 2010년 3월 25일 [표본설계관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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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사

비용을 산출하여 적정표본수를 설정하는데 자료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표

본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검토하

기 위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를 활용하였다4). 

(2) 조사내용 구성 및 설문문항 작성에 관한 자문

종단 조사내용을 설계하고 1차 본 조사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학계전

문가, 정책전문가, 그리고 현장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특히 이론

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설문문항으로 작성하는데 있어 개발 또는 작성된 

설문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또는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응답항목과 측정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이 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즉 연구진

이 작성한 설문문항을 학계, 정책, 현장전문가가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수정방향과 내용을 정리한 후 설문지를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설

문지를 다시 전문가가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수정

된 설문지를 기 검토자 이외에 또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전문가

에게 검토하도록 하여 다양한 시각을 통한 다차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의 내용, 문장표현과 사용된 어휘가 조사대상

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에 적절한가에 대하여 여러 차

례에 걸쳐 교육전문가(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완성도 높은 설문지를 작성하고자 하였다5). 

4) 2010년 1월27일 [학교표본추출 및 예비조사 조사학교 섭외관련 자문회의]

   2010년 4월 6일 [표본수관련 간담회(1)] 

   2010년 4월 8일 [표본수관련 간담회(2)]

   2010년 8월 5일 [표본학교의 조사협조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자문회의]

   2010년 8월 30일 [표본학교 조사 협조관련 교육청 자문회의]

5) 2010년 4월 16일 [예비조사 설문문항 검토 자문회의(1)] 

   2010년 4월 28일 [예비조사 설문문항 검토 자문회의(2)] 

   2010년 5월 13일 [예비조사 수정설문문항 검토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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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조사 및 본 조사 실시

조사대상자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2009년 기초연구

에서 1차 예비조사6)를 실시한 데 이어 조사내용과 측정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차 예비조사7)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에서는 3개 연령코호트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작성된 설문문항이 

응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적절한지, 응답자가 쉽게 이

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설문의 문항배치가 적절한지, 응

답자의 응답저항이나 무응답률이 높은 문항은 무엇인지, 측정척도가 적절

한지 등 주로 본 조사 설문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

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설문문항의 적절성 검토와 함께 조사설계모형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

졌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가 가능한지를 진

단하고, 교사의 개입여부나 설명의 방식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응답의 차

이를 보이는가를 실험방식과 같이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지역에 따라 응

답의 패턴과 응답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는데, 학교표본추출을 통한 학생조사

에서의 유의사항, 그리고 학생과 보호자라는 매칭표본(matching sample)

을 조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사과정 각 단계에서의 실사전략을 도출하였

고, 성공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도 검토하여 본 조사 

실사를 위한 가이드 항목으로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모형과 내용설계의 내용을 수정 보완

한 후 통계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패널조사모형 및 설문내용에 기

초하여 1차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3개 코호트(초1, 초4, 중1)의 

6) 2009년 12월 22일~29일에 실시하였다.

7) 2010년 5월 12일~28일,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생조사는 학급의 교사가 조사원으로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학생 편에 설문지를 전달 받은 후 자기

   기입식 유치조사로 응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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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코호트별 전국의 2,200여 쌍

의 패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조

사가 시작된 본조사는 11월 둘째 주 현재, 표본학교(초1: 98개교, 초4: 

95개교, 중1: 78개교)의 70% 정도가 조사되었으며, 11월에 조사를 완료

할 예정이다. 

4) 콜로키움 및 세미나 개최 

본 연구에서는 패널조사의 설계 및 구축과 관련된 콜로키움

(Colloquium)과 패널자료 분석과 관련된 패널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은 분기별로 나누어 현재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12월 8일에 콜로키움Ⅴ가 개최될 예정이다. 콜로키움Ⅰ은 해외에서 진행되

고 있는 패널조사의 현황과 조사내용 및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National Children Survey의 조사에 대한 내용으

로 개최되었으며8), 콜로키움Ⅱ와 콜로키움Ⅲ에서는 종단 조사내용 설계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아동‧청소년대상 연구

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국의 연구 내용들로 개최되었다9). 또한 콜로

키움Ⅳ에서는 패널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비표본오차와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국내외 패널조사의 비표본오차

를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콜로키움Ⅴ는 범위를 좁혀 본 연구와 같

은 형태, 즉 학교를 통한 학생조사에서의 비표본오차의 내용으로 개최될 

8) 2010년 3월 19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콜로키움Ⅰ: Natioan Children 

   Survey 조사내용 및 과정], (발표자: 김효신박사, 미국 Battelle, Center for Public 

   Health Research & Evaluation)

9) 2010년 7월2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콜로키움Ⅱ: Parental Perception 

   on the Financial Literacy of Their School-Aged Children: An Exploratory 

   Study], (발표자: 조수현교수, 미국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2010년 7월 27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콜로키움Ⅲ: Child Support and 

   Gender Disparity in Wealth Accumulation], (발표자: 장윤희교수, 미국 Mississipp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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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10).

패널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는 상반기(1월)와 하반기(8월)에 각 1회씩 

총 2회 개최되었는데, 상반기「다층모형분석의 이론」의 내용이 하반기 

「다층모형분석의 실습」으로 연계될 수 있게 기획하여 실효성을 꾀하였

다.11)

[그림 Ⅰ-3] 주요 연구방법의 구성

10) 2010년 10월 14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콜로키움Ⅳ: Nonsampling 

    Errors in Longitudinal Surveys], (발표자: 이상호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010년 12월 8일(예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콜로키움Ⅴ: 학교를 통한 

    학생조사에서의 비표본오차], (발표자: 유한구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 2010년 1월 26일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

    나Ⅰ: 다층모형분석 이론], (발표자: 강상진교수,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2010년 8월 19일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

    나Ⅱ: 다층모형분석 실습], (발표자: 강상진교수,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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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조사모형 및 내용설계를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발달의 개념 및 영역

(1) 발달의 개념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한 명의 인간으로 탄생하여 성장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동안 연령이 증가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변화

과정을 발달이라고 한다. 이러한 발달과정 안에는 신체 및 운동 발달을 비

롯하여, 인지능력, 언어, 정서, 도덕성, 사회적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

화가 포함된다. 또한 발달은 성숙 및 능력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 변화 뿐 

아니라, 쇠퇴와 약화 같은 부정적 변화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발달

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생애 전반기 특히 영․유아기 및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은 생애 후반기의 발달에 비해 훨씬 급격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이 시기의 발달정도는 이후 생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2) 발달의 영역

개인의 발달은 여러 영역에 걸쳐 일생동안 일어난다. 발달의 영역별 구

분은 각 영역에서 개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변

화형태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원인과 결과 등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 특성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

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달상의 문제점을 예측

하고 그에 대한 예방 및 조기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있어서도 그 중

요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개인의 발달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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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으며, 발달영역은 발달 심리학에서 주로 나누는 영역에 따라 신

체발달, 지적 발달, 사회․정서발달로 구분하였다. 

① 신체 발달

아동‧청소년기의 신체는 지속적으로 성장․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사춘기에

는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급격한 신체 발달을 겪게 된다. 

이러한 신체발달에 있어서는 유전 뿐 아니라 영양․운동․생활습관․스트레스 

등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불어 신체발달에 따른 심리․
정서적 변화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신체발달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최근에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은 비만이다.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 비만은 성인기에 형성

된 비만과는 달리 지방세포의 크기 뿐 아니라 개체수도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 허다하며 이에 따라 고지혈증, 간기능 장애, 고혈압, 당뇨 등 성인질환

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상우, 2008; 임보영, 2005). 비만 아동‧청소년은 정상체중 아동‧청소년

에 비해 과일 섭취량이 현저하게 낮은 양상을 보이는 등 특히 식생활양식

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박경숙․오숙희, 2004; 오상우, 2008) 비

만과 식생활 간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경기지역 초․중․고
교생 9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영, 2008)에서는 체지방이 많거나 체

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 성숙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지방이 성 성숙도의 유의한 예측인자임을 보

여주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 천식 등과 같은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질병이 단순히 그 질병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에 따른 수면장애, 피로도 증가 등 이차적

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성장기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질병이 단순히 신체 발달의 저해 뿐 아니라 또래관계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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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등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신경옥․박현서․오세영 2006; 정수진․김규한․김도원․김성진․김인주․김창욱․나건

연․노영석․박건․박동재․박천욱․육숙정, 2005).

아동․청소년기 신체발달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식생활이나 

영양 이외에도 수면시간이나 신체활동 등과 같은 생활습관, 그리고 사회경

제적 수준을 비롯한 가정환경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생활습관 중 특히 수

면은 아동‧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보다 구체

적으로 이 시기의 수면은 신체 및 정서․행동 발달, 인지 및 학습, 주의력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Anders & Eiben, 1997; Sadeh, Gruber, & 

Raviv, 2002,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15~19세 동안의 수면시간이 생애에서 가장 짧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15~24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시 되고 있다(장근영․김기헌, 2009). 

또한 전자․정보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이나 TV 시

청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시간이 더욱 증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체활동의 정도는 감소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6). 전라북도 일부 지역의 청소년 약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심훈․김현옥․박광숙, 2007)에서도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신체활동 

참여율 -규칙적 운동 실천율, 중등도 운동 실천율, 고강도 운동 실천율 각

각 43.4%, 10.8%, 43.4%- 이 매우 낮았으며, 신체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활동의 감소는 신체 발

달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비만아동과 정상체중 

아동(백설향, 2008)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정상체중의 아동들은 비만아동

에 비해 매일 운동을 하는 등 운동에 참여하는 횟수나 운동 관련 개인교습을 

받는 경우는 적었으나 운동 기간 및 중등도 강도 이상의 운동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체육시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

로 나타나 신체활동과 건강한 신체 발달 간의 관련성을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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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아동의 경우는 저체중 출생, 만성질병, 납중독, 발육부진 등의 경우

가 많아 경제적 결핍이 신체발달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신인순, 2008).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위험행태 연구(황문선․조희숙, 

2007)에서는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등 가정이 불안정한 상태일수

록 청소년의 음주, 흡연, 자살관념, 비만의 경우가 높았고,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 음주, 신체비활동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정환경이 이들의 신체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 다른 영역에서의 이들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신체발달 및 건강과 그에 대한 인식은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

정적인 시각은 사회적 여건상 남성보다 여성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곽금주․문은영, 1993; 임인숙, 2004),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

으며(박경애, 2002; 신혜숙․백승남, 2003), 열등감이 높은(Marlene & 

Kelly, 2004) 경향을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비만 아동‧청소년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정서적으

로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고 우울이나 무기력의 정도도 높아 사회․정서 발

달의 문제와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종균․임정수․임준․박항

현․홍두호, 2007; 백설향․여정희, 2006; 정경화, 1999; 조양래, 1997). 한

편 신체성숙도에 따른 적응수준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학생 집단에서는 신체적으로 보다 성숙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감 및 생활사태 대처능력에서 더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집단에서만 평균

의 경우가 신체적으로 보다 성숙한 경우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재․오가실․정옥분, 1991).

이처럼 아동‧청소년기의 신체발달 및 건강은 유전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이들의 사회․정서 발달을 비롯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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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발달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의 신체발달 영역

을 살펴보는 것은 종단연구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② 지적 발달

인간은 영아기 때부터 아동‧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처리능력이나 기억 및 학습방략, 

사고력과 같은 지적 영역에서 꾸준히 발달해 간다. 개인의 지적 발달은 기

본적으로 유전이나 영양상태, 지적 자극의 정도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나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따

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지적 발달 중 학습에 보다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12). 아동‧
청소년들의 학습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 중 하나는 학업성취

도이다. 아동‧청소년기의 학업성취도가 중요한 이유는 성인기의 진로를 결

정하고 그에 따른 직업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정

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규혁(1991)은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에 대한 실패 경험이 누적된 이들은 성공경험이 

누적된 이들에 비해 정신적으로 불건강함을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문

은식, 배정희(2010)는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누적된 결과, 즉 

개인의 학습사는 학업적 효능감과 동기를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즉, 학업에서의 누적된 실패 경험은 학업적 효능감을 

약화시키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로 무력감을 느끼

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은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이후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회피하도록 만들고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관심

과 흥미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에서의 성공경험을 증

진시키는 것은 이들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부터 

12) 개인의 지적발달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지능검사

이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지능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

안으로서 연구진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학습관련 영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선행연구도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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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업지원, 개인 정서상의 문제나 동기 및 습관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습동기나 학습습관은 학습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13). 

많은 경우 아동‧청소년기의 학습부진이 지능이나 기억력의 문제라기보다

는 학습방법이나 자기관리 기술의 문제임을 지적하는 연구(예:  Delucchi, 

Rohwer, & Thomas, 1987; Fralick, 1990)들은 학습 방법 및 습관의 중

요성을 지적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함명옥, 2002)에서 학습습관, 특히 주의집중관련 행동이 학

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학습전략 역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자기조절 학습전략이란“학습자 스스로가 인지적, 동기적, 행동

적 조절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양명희․ 
이경아, 2009). 일부 연구자들은 영재와 일반 아동 및 청소년들의 비교연

구를 통해 영재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더 자주 사

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예: 이경란, 2005; 이신동․유미선․최병연, 

2009). 또한 우리나라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명희․이경아, 

2009)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취동기가 높으며 리더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이 일반 여학생집단이나 단순 성적우수 집단에 비해서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람직한 학습습관이나 

자기관리 능력의 형성이 학업성취로 대표되는 지적 발달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적응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③ 사회․정서발달

모든 인간은 사회 안에서 타인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 과정

에서 개인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수용과 거

부, 감정의 변화 등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조화로운 삶을 

살거나 부적응적인 삶을 살기도 한다. 특히 정신건강이나 행복, 심리적 안

13) 학습습관이나 동기 등은 지적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정의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류 상 사회․정서 발달에 포함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겠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지적 발달에 포함하여 학업성취도와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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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에는 사회․정서 발달이 특히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는 아동‧청소년기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수용

정도와 관련하여 보다 기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존감이나 자아

탄력성과 같은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정서 부적응과 관련하여 일종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우울․불안, 주의집중, 공격성과 같은 정서상의 문제나 

청소년기 비행․일탈과 같은 부분이다.

우선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어려운 상황이나 역경 등의 문제에 부딪혔

을 경우에도 정서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고 환경에 건강하게 적응

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공통적인 하위요인으로는 낙천

성, 자율성,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계 등이 있

다(Block & Blockm 1980; Klohne, 1996).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자아

탄력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김현

옥, 2010),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석주영․박인전, 

2009) 나타났다. 또한 유성경‧홍세희‧최보윤(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학대

나 빈곤과 같은 가족 내 위험 요소와 아동‧청소년의 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자아탄력성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위험요

소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탄력성이 

그 영향력을 매개하면 위험요소의 영향력이 감소된다. 이처럼 자아탄력성

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질적으로 높은 자아탄력성을 갖는 아동‧청소년도 있으나, 많은 

경우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높은 자아탄력성을 갖기도 한다. 즉,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거나 부모 중 적어도 

한쪽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이은미․박인전, 2002). 이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가정환경

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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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나 학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아동‧청소년기의 자존감은 비교적 현실적이고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Harter, 1988; Carins & Carins, 

1988). 그러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며, 이러한 자존감의 일서적 저하 경향은 여자 청

소년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ter, 1990; 

Wigfield Eccles, Maciver, Reuman, & Midgley, 1991). 자존감의 형성

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청
소년기에는 부모 및 교우관계, 학업, 신체 등 여러 하위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자존감이 달리 형성되기도 한다. 즉, 부모 및 교우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성취도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

적인 자존감이 형성된다. 

자존감은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사회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로써,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실패내성이 높아 

실패 경험 후 나타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황매향․장수영․유성경, 2007)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위기상황에 취약한 경향을 보여준다(배영태, 2003). 또한 

Avison과 Gotliv(1994)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 낮은 수준의 자존감은 스

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울의 증가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아

동‧청소년들의 발달에 있어서 자존감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이

처럼 자존감이 심리․사회적응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기 정서상의 문제는 우울․불안, 공격성, 주의집중 등 다양한 

하위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의 문제는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울․불안, 분노, 공격성 등은 청소년의 일탈 및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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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박영신․김의철, 2003; 이창

호․양미진․이희우․이은경, 2005), 우울․불안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인지왜곡경향이 높게 나타났다(Epkins, 1996). 또한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학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낮은 자존감, 우울증, 

반사회적인 행위, 약물/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들을 가질 수 있다(박현숙, 

1999).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전후로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겪는 그 시기적 특성

상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 쉬우며, 이를 청소년 비행 또는 

일탈행동이라 한다. 최근에는 비행이나 일탈을 보이는 연령대가 점차 하향

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일탈행동 및 비행은 음주, 흡연, 무단결석 및 가출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지위비행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심각한 비행이나 일탈행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순래, 2005). 청소년기의 일탈 및 비행은 연령이 증가

하여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

인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청소년기 일탈행동 및 비행은 공격성이나 불

안, 자기통제력, 주의력 등 개인 내적인 요인에 기인하기도 하지만(민수홍, 

2006; 박영신․김의철, 2003; 박현숙, 1999; 이창호․양미진․이희우․이은경, 

2005) 부모-자녀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또래관계 등 환

경적 요인에서 비롯되기도 한다(기광도, 2001; 민수홍, 2006; 정소희, 

2007; 하영희․김경연, 2003; Demuth & Brown, 2004).

2) 생태학적 맥락에서의 발달

(1) 생태학적 맥락 이론

인간의 발달이 아무리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성장과 성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 즉, 한 인간

의 발달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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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다는 개념

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물론 브론펜브레너 이전에도 환경이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전의 이론들이 개인의 발달

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언급할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만으로 

국한시켜 그 범위가 매우 좁았다. 그러나 브론펜브레너는 한 개인의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의 발달은 자

신을 둘러싼 다양한 층의 환경과의 복잡한 관계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관점은 현재 발달심리학과 

같이 개인의 발달을 연구하는 학문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그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간 생애의 초기 경험과 발달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생애 초기에 보다 양질의 발달환경을 제공하려

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본 연구에서도 사

회적 맥락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틀로 생태학적 관점을 사용

하였으며, 이 절에서는 브론펜브레너가 주장하는 생태학적 관점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론펜브레너는 인간은 자신을 둘러 싼 복잡한 환경체

계 속에서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즉, 체

계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이 자

신의 특성에 따라 각 체계에서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산출해내기

도 하는 등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브론펜브레너는 이렇게 개

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체계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시체계

미시체계는 개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맥락을 의미한다. 가정, 학교, 또래집단, 동네 놀이터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지만,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가정에서 그 부모역할의 중

요성이 점차 감소되어가는 것처럼 미시체계의 영역이나 중요성 등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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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미시체계 내에서의 관계는 양방향적이다. 즉 가정의 부모나 학교 교사가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들 역

시 자신들의 특성에 따라 부모나 교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애정적이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며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양육에 일관

성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자녀의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기질적으로 순한 자녀는 까다로운 자녀에 

비해 부모에게 순종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부모로

부터 애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가 쉬우며 갈등을 감소시켜 자신의 발달

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미시체계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 역시 미시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처럼 개인과 미시체계는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종국에는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② 중간체계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즉, 미시체계는 그 자

체로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미시체계간의 상호관계 역시 개인의 발달

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은 학교교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학교교사와 부모와의 관계 및 정보교환의 정도가 아동‧청소

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중간체계 안에는 부모와 

학교교사 간의 관계, 학교교사와 또래 간의 관계, 부모와 또래 간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③ 외체계

외체계는 개인발달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체계를 의미한다. 외체계는 부모의 직장, 지역사회의 복지서

비스 같은 공식적인 조직과 부모의 친구, 확대가족 성원 등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비공식적인 조직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몸담고 있

는 직장의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의 강도가 높으면,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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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업무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양육의 질이 저하되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한정되어 있고, 관계의 질이 저하되어 있

다면, 부모는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가족 구성원 내 갈등이나 

폭력, 경제적 악화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이러한 어려움은 자녀양육에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외체계의 상황은 미시체계의 특성 및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④ 거시체계

거시체계는 브론펜브레너의 환경체계 중 가장 외층에 속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특정 맥락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문화의 가치, 신념, 법, 관습 등

을 의미한다. 개인은 어떤 문화를 가진 사회에 속해 있는지, 그 문화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그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적 가치와 연장자 공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은 개인주의적 가치와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

회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과 다른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다른 성장환경

이 주어지고 그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⑤ 시간체계 

브론펜브레너에 따르면 개인이 속한 환경은 정체되어 있어 항상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개인

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부모의 이혼이나 직장의 실업, 동생의 

출생, 학교의 입학 및 졸업,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과 같이 개인 삶에서의 

중요한 사건들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하고 그 안에서 개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같은 시간적 차원을 시간

체계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환경체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체계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청소년에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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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인간환경의 네 가지 체계

(Kopp & Krakow(1982)에서 인용)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체계의 주요 영역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미

시체계에는 가정, 또래, 개인이 경험한 교육환경 등을 포함하였으며, 중간

체계에는 부모와 또래 간의 관계, 외체계에는 부모의 건강 및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 매체의 사용실태 등을 포

함하였다. 거시체계에는 아동‧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이나 다문화 수용성 

등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사회의 보편적 신념이나 가치관 등 

거시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하여 아동‧청소년의 인식이 사회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반영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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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관련 영역의 경향과 흐름을 반영하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시간체계는 매년 한 차례씩 변화의 흐름을 측정하며, 특히 

가정구성 및 경제상황의 변화, 전학 등과 같은 학교생활의 변화 등 중요 

생활사 측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발달환경

환경체계 내 하위 환경영역이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어떻게 상호관련이 

있는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아

동‧청소년 발달과 관련이 있는 환경영역을 생태학적 환경체계-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나누어 보기 보다는 편의상 활동 영역, 즉 

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 및 청소년 활동․참여, 매체를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한 영역에 다양한 체계가 존재 할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가정환경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미시체계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모의 삶의 만족도 등은 외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또래 영역

에서 또래 애착은 미시체계에, 또래와 부모간의 관계는 중간체계에, 또래의 

비행은 외체계에 각각 포함될 수 있다.

① 가정환경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차적인 환경은 바로 가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가정의 다양한 요소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

지 요소를 살펴본다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방식 및 방임

과 학대 정도, 가족구조, 부모의 건강이나 생활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소득이 낮고, 가족구조가 불안정할수록 청소년

들의 음주, 흡연이나 자살관념, 비만, 일탈이나 비행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학업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기광도, 2001; 김광혁, 2007; 

민수홍, 2006; 황문선․조희숙, 2007).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
청소년기 자녀의 TV 시청시간 및 컴퓨터 게임시간은 감소하였고(박민자․ 
손문금, 2007), 양부모 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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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조에서 벗어난 경우가 가출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백혜정․ 
방은령, 2009).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가정환경 중 하나로 인식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수

행되어왔다. 예로써, 부모의 감독과 신뢰는 자녀들의 음주, 흡연 및 성 관

련 행동 등 건강위험 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Elaine, Carolyn, 

Loren, & Erika, 2003),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자존감 발달에, 아버지의 

신뢰는 자존감 및 사회적 책임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하, 2006). 이 외에도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및 일관된 양육

방식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의 감소 및 높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이은미․박인전, 2002; 조성연, 2003). 이 같은 일련의 선행연구

들은 부모-자녀 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청소

년기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 생활태도 역시 간접경로를 통해 자녀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신체적 건강 및 우울

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아동‧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돌봄의 기능

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 자녀의 사회적 기능과 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들의 부적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이유진․박경, 2005; Angold 

& Costello, 1995; Cummings & Davies, 1994). 또한 부모의 생활습관 

역시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

로 음주 및 흡연습관이다. 부모의 음주 및 흡연정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음

주 및 흡연상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안은성․배상수, 2009; 조정애․ 
천성수, 2008). 한편 부부간의 갈등은 장기화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가

정생활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공격성, 충동성, 과잉

행동, 불안, 비행과 같은 행동적응상의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돈규, 1997; Cummings, Vogel, Cummings, & El-Sheikh, 1989; 

Webster-Stratton, 1989).

이처럼 가정환경은 아동‧청소년의 거의 모든 발달영역에 걸쳐 가장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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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환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발달 연

구에서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② 또래환경

아동‧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다른 어떤 연령대에서 보다 중요한 발달환

경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

은 물론 성격이나 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또래환경에 대한 연구는 아동‧청소년 연구에서 매우 중요

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아동‧청소년일수록 자존감 

및 자기노출량,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김수희․박성연, 2009; 

김현옥, 2010; 박미란․이지연, 2007) 우울은 감소하였으며(유안진․이점숙․
정현심, 2007) 이후 청년기와 성인기의 원만한 사회적응에도 지속적인 영

향을 미쳤다(이영선․이경님, 2004; 홍주영․도현심, 2002). 이는 또래관계와 

사회․정서 발달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래관계는 아동‧청소년 발달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위험요

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시기의 지속적인 또래 괴롭힘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등교거부와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양원경․도현심, 1999; 최

미경․도현심, 2000). 또한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문제행동으로 꼽히는 비행

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다. 즉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현수․정혜원, 2010; 이순래, 2005). 또래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역시 

발달에 중요한 영향 요인인데, 또래들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또래들과의 연

대감을 느끼는 정도가 강할수록 청소년들은 보다 개방적인 성태도 및 행동

을 보였다(Boyer, Tschann, & Shafer, 1999; Santor, Messervey, & 

Kusumakar, 2000; Smith, 1997). 또한 또래에 동조하는 성향이 강한 청

소년일수록 휴대폰 중독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연미․이선정․신효식, 2009).

아동‧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이들의 발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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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기 때문에 건전한 또래관계를 형성, 발달시키는 것은 이 시기의 발달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건전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존감, 우울성향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우

선시된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하자면, 자존감이나 우울성향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또래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자존감

이나 높은 우울성향은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거나 거부당하는 가능성을 높이

며, 이러한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또다시 자존감과 우울성향을 악화시키는 

것이다(양원경․도현심, 1999).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 요인이 대표적인데,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

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장이기 때

문이다(구본용․김택호․인인규, 1999). 한편 부모-자녀 관계가 지나치게 밀

착되어 있는 경우 자녀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

구결과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과보호하여 양육한 경우 

자녀가 초기 청소년기에 또래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숙․이춘아, 1998; Finnegan, Hodges & Perry, 1998).

③ 교육환경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은 아동‧청소년기에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은 아동‧청소년의 발달환경 중 매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문제화 될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수면시간

이 부족할 정도로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현저히 많다(장근영․김기헌, 

2009).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 역시 매우 높아 2008년 한 해 1인당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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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사교육비용은 23만3천 원으로 나타났으며(연합뉴스, 2009. 5. 4), 이러

한 사교육비용으로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교육환경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대표적인 교육환경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학교에서

부터 시작하여 사교육을 포함하는 방과 후 교육을 들 수 있다. 우선 학교

라는 발달환경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 적응, 학교 내 교

사 및 교우관계 등을 연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애착, 교사애착 및 또래애착 등은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낮은 학업성취도나 전학경험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아․김보성․민윤기, 2008; 이정은․조미형, 2007; 

Judy & Arthur, 1999; Majida & Arthur, 2004).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님, 2008). 

방과 후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사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가 선행연구

의 주를 이루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가정의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

교 입학 전부터 나타났다(김위정․염유식, 2009; 이정원, 2009). 또한 하류

층일수록 성적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변화의 폭이 더 커졌는데, 이는 

사교육 투자에 따른 성공이나 실패의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

한다(김위정․염유식, 2009). 사교육을 포함한 방과 후 학업교육이 학업성

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이들에 비해서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근영․김기헌, 

2009). 또한 지나친 사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과 탐색을 통해 전

인적인 발달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지적발달만을 추구함으로써 높은 스트

레스와 사회․정서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한국일보,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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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사회 및 청소년 활동․참여 환경

기존의 아동‧청소년들의 발달환경에 있어서 지역사회는 가정이나 학교만

큼 주목을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하고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참여와 활동의 장이 마련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가 그 참여와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장으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들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주요 활동영역

인 지역사회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하게 된다. 예로써, 아

동‧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및 참여와 활동 영역을 보다 포

괄적인 의미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즉, 지역사회를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하

고 활동하는, 학교와 가정 밖의 장소로 정의내리고, 학교와 가정 밖에서 이

루어지는 아동‧청소년들의 체험 및 봉사활동, 그리고 종교활동까지도 포함

시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자신이 속한 동네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나 국가에 대한 태도, 최근 들어 통합사회의 중요한 주제인 다

문화 태도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는 이들을 둘러싼 가정이나 학교, 

이웃들을 통해서 이들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이동이 

적은 안정된 지역의 학교는 분위기가 좋으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윤옥경, 2008; 전신현, 2003)는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는 것은 이

들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자존감, 자아정체감, 미래 확신성, 친밀성, 

리더십 등은 향상시키는 반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

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개인의 긍정적 심리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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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권혁, 2008; 김소희, 2007; 허정철, 2004; Mahoney, Eccles, & 

Larson, 2004). 또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

들의 참여동기를 증가시키고 활동에 몰입하도록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긍정

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신창봉․김정명, 2003). 한편 자원

봉사활동은 이타심을 증가시키고(류나미․최은희, 2007), 종교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은‘남들이 생활하는 만큼 생활하려는’ 평균지향 

청소년들에 비해 행복감이나 자신감, 부모관계 등 전반적인 적응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장근영․김기헌, 2009). 그러나 이 같은 장

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또한 청소년

들의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어떠한 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

한 형편이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종단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

태와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의 활동과 참여를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발달시켜나간

다. 다문화 수용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도가 날로 높

아가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나 태도의 발달 정도

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다문화와 관련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외국문화에 

대한 접촉 여부, 부모나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양계민․정진경, 2008). 즉, 타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

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개인의 다문화 수용도가 높아졌다. 이 같은 연

구결과를 염두에 두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전경숙․
정기선․이지혜, 2007)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놀림이나 차별 등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16%,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28%로 상당수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들이 문화적 배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다소 

다른 결과로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2007)의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어울려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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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사이라고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언어소통 등

의 문제로 친밀감형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

화에 대한 태도는 그 문화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아

동‧청소년들은 유럽이나 서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아프리카나 흑

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리나

라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수용적이나 실제 행동에서는 그다지 

수용적이지 않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지역사회와 아동‧청소년들이 상호간의 작

용을 통해서 변화, 발달해 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속

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활동과 참여 수준을 파악하

는 것은 이들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⑤ 매체

오늘날 아동‧청소년들은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화를 접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등 개인적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

다. 이제 매체의 이용은 이들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

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 함께 매체의 지나친 활용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매체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장시간의 TV 시청

으로 인한 탐구심이나 창의력의 저해(Singer & Singer, 1983), 매체의 폭

력성과 선정성으로 인한 공격성의 증가(Huesmann, 1986), 인터넷이나 휴

대전화 중독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정서․행동문제(김유정, 2002), 유해매

체에의 접촉, 매체 이용을 통한 비행 및 일탈행동(이성식, 2020; 장현미․김
반야, 2008) 등은 매체의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영향을 보다 쉽게 

받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연구결과

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혼자 방을 쓰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지며, 자존감, 자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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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우울의 정도와 또래 

동조성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중독경향을 보였다(곽민주․이희숙, 2009; 김

용택․이진우․양지혜, 2008; 신효식․이선정․이연미, 2009; 이해경, 2008).

한편 매체의 이용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윤재․김소희

(2008)의 연구에서는 관계추구형 컴퓨터이용이 증가할수록 부모, 교사, 친

구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곽민주․이희숙(2009)의 연구에

서도 청소년들은 휴대폰의 이용이 친구 간 친밀감을 향상시켜주고 스트레

스, 외로움, 소외감 등을 덜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매체이용의 대중화는 또 다른 청소년 문화를 양산하기도 하는

데, 배우나 가수, 운동선수 등을 좋아하고 이들과 관여된 문화상품을 소비

하는 팬덤 문화는 청소년들의 매체활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문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은 단순한 팬덤 문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매니아 문화, 일명 ‘폐인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하

였다14). 

이상과 같이 매체의 이용은 이제 청소년들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 둘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발달 및 문화를 이해

하는 데 있어 매체에 대한 이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외 아동․청소년관련 패널조사의 비교 분석

1) 국내 패널조사의 비교

아동‧청소년이 주된 조사대상자가 되거나 이들 연령층이 조사대상에 포함

되는 국내패널조사는 대략 6개(노동패널, 청년패널, 청소년패널, 교육고용

패널, 교육종단연구, 아동패널)이다. 1990년대 후반(노동패널: 1998)과 

14) 매니아란 팬덤문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비판적으로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관련정보를 축적․공유하며, 나아가 새로운 지식 및 문화를 창출해 내

는 것”이라 하겠다(조혜영․김종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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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중반에 시작된 패널조사(청년패널: 2001, 청소년패널: 2003, 

교육종단연구: 2005)는 조사대상자 혹은 응답대상자에 아동‧청소년을 포함

하기는 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특정

한 주제, 즉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교육과 진로‧직업 등과 같은 

이슈들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 것이 다수였다. 

이와 같은 조사들에서는 아동‧청소년 중 특히 만15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

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만이 조사대상자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관찰하려

는 패널조사, 즉 아동‧청소년을 인간 발달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장기종단연

구로 설계된 조사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기초연구를 시

작으로 2008년에 본 조사가 시작된 아동패널조사가 그 예이다. 

2001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15세~29세 청년층

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이하 청년패널)

는 청소년을 조사의 주대상자로 한 초기의 국내패널이다. 1998년에 시작

된 노동패널에서도 조사대상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개인조사가 이루어져, 청년패널에서와 같이 교육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일자리 이동 등에 관한 내용들이 조사되었고, 부가

조사를 통하여 전체 조사대상자 중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층을 별도

로 조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패널은 청소년 또는 청년층을 주요 대

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라기보다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제를 심도 있게 연

구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의 패널조사이다. 또한 청년패널의 경우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주요 조사대상자로 하는 패널조사이기는 하나, 청년층

의 발달에 기초하여 설계된 종단조사라기보다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과 청년층 노동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시 말

해 노동패널과 같이‘노동시장’이라는 장(場)에 중점을 둔 주제중심의 패

널조사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조사이다. 이러한 특성은 노동패널과 청

년패널의 공통된 특성인 동시에 아동‧청소년 연령층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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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국내패널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관련 국내패널조사의 조사 설계를 비교한 <표 Ⅱ-1>에 제시

된 바와 같이, 노동패널과 청년패널은 조사도구의 활용에 있어서도 공통점

을 갖는다. 청년패널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로 6년 간 조사된 자료를 1단계 자료로 구축하고, 2007

년부터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도입하여 새

로운 표본의 2단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청

년층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조사가 어려운 대상자

에 대해서는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도 함께 병행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패널에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PAPI로 조사하였다가 단계적으로 CAPI를 도입하여 활용한 후 2008

년부터 전면적으로 CAPI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API는 2000년대 중

반 이후 시작된 국내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사

도구이다. 질문의 양이 많고 복잡한 구조를 갖는 패널조사나 반복적으로 

조사되는 내용을 회고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설문문항이 많은 경우 매우 유

용하게 활용되는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청년패널에 이어 2003년에 시작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

년패널조사(KYPS: Korea Youth Panel Survey, 이하 청소년패널)’에서

는 2003년 중학교 2학년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04

년 초등학교 4학년생과 그들의 부모조사를 추가하여 2008년까지 6년여 

간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성장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태도와 행위의 실태, 그리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으나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주목하였다기보다는 생애과정에 있어 

청소년기에 관찰되는 경험과 행위, 특히 일탈․비행과 직업․진로에 초점을 두

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패널은 본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대상 

자체에 관심을 갖는 초기 패널이라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한 2004년에 초등학교 4학년의 코호트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국내패널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아동까지 연령층을 확대하여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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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종단자료를 구축하였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내용 구성에 있어 아동․청소년 개인의 전반적인 발달과 아동․청소년

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변수의 구성

이 제한적이며, 중2 코호트와 초4 코호트의 조사 시작시기를 달리함으로써 

두 코호트의 횡단실태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청소년패널에 이어 2004년에 시작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

고용패널조사(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교

육고용패널)’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의 생성과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구축을 목적으로 설계된 패널이다. 

이 조사는 조사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교육과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에 초

점이 맞춰진 주제 중심의 패널로 분류될 수 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 교육고용패널은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진로를 초기 

2회의 반복조사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3학년생

을 원표본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을 학생과 부모 그리고 학교교사까지 확

대하였다. 이 패널조사에서는 자료수집방법으로서 이전까지 주로 사용된 

종이와 연필(Paper and Pencil)이 아닌 PDA 기기를 조사도구로 도입하여 

처음으로 활용하였고, PDA이후 서버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노트북을 

활용한 조사(UMPC)로 전환하여 장기조사의 안정적 체제를 꾀하였다.  

2005년에 시작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교육종단연구)’와 2008년에 시작

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이하 아동패널)’는 연령발달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중점적

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장기 종단연구이다. 교

육종단연구는 학생 개인의 변화와 성장, 학교교육의 효과, 그리고 직업세계

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총제적인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령기간 7년(2006년~2011년) 동안은 매해 

조사하고 그 후 2년 간격(2012년~2019년)으로 추적 조사한 후, 원표본 

약 7,000여명이 30세가 되는 해(2023년)에 최종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4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Ⅰ

설계되었다.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이 조사에서는 학생, 부모, 교사, 학

교관리자 등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학생들의 인지발달 등을 

측정하는 검사를 병행한다.

아동패널은 0세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에서부터 초등학생 시기까지 성장‧
발달 그리고 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에 

시작된 아동패널은 원표본 아동 2,000명이 7세가 될 때까지(2008

년~2015년) 조사대상 가구(부모가 응답)를 매년 조사하고, 그 후 9세

(2017년)와 12세(2020년)에 추적조사하며, 1세(2009년)와 4세(2012

년), 7세(2015년) 때 관찰, 검사, 면담 등을 포함한 심층 조사를 하는 것

으로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설계는 아동패널이 아동기보다는 영유아기 발

달에 초점을 둔 조사임을 시사한다. 또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검사지를 

활용한 측정과 관찰, 그리고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의 정보를 구축

하는 것으로 설계된 내용은 아동패널이 단순히 사회조사로서의 패널조사가 

아닌, 패널조사가 포함된 종단연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함을 시사한다. 측정

도구들이 다양한 아동패널에서는 조사에 있어서도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접조사에 CAPI가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도 함께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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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패널조사의 비교

국내패널조사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것과는 달리 미국을 중심

으로 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패널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

으며, 그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고 발표된 연구들은 

관련 정책수립과 정립에 반영되어 왔다. 1960년대부터 장기 종단 패널자

료를 구축해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를 맡고 있는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비롯하여 미국 노동통계국

(BLS)의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s)와 같은 패널조사들이 수

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세대가 이어지는 종

단연구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대표적인 종단연구는 PSID나 NLS의 

하위샘플 또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조사의 형태로 조사가 설

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패널조사의 역사가 짧은 국내 패널

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장기간 성공적으로 구축된 미국의 패널의 장점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예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PSID-CDS (Child 

Development Supplement)조사는 <표 Ⅱ-4>와 <표 Ⅱ-5>에 정리된 바

와 같이, PSID조사가구 중 0세~12세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추출하고, 그 

가구에서 대상연령의 아동 2명씩을 추출하여 아동의 초기 인적자본형성과

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와 동시에 부모, 부모 외 양육자, 교사, 기

관장을 대상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였

다. 또한 NLSY79(NLS of Youth 1979)조사에서는 1986년 NLS79의 조

사대상자인 여성들의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미 장기 종단자료

로 구축된 어머니의 자료와 자녀의 연계를 꾀하였다. NLSY79가 자녀들보

다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등 여성에 무게중심이 있는 조사이기

는 하나, 이미 구축된 거대 패널에서 하위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는 측

면에 있어서는 PSID-CDS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NLS97은 미국노동통계국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 또는 성인기로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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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들의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7년에 12세~16세의 

아동‧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

는 패널자료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호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인 ‘호

주 청소년 성장조사(Longitudinal Surveys of Australian Youth: 

LASY)’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측정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NLS97 조사대상자와 비슷한 연령인 중학

교 3학년(9학년)생이 원표본이 되었다. LASY는 호주교육조사협의회

(ACER)의 YIT(Youth In Transition)프로그램과 연방정부의 호주 청소년 

조사(AYS: Australian Youth Survey)가 1995년에 결합되어 만들어진 

조사(민주홍, 20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2)이다.  

한편 NLS97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거나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 국내패널의 참고 모델이 되기도 하였는데, 국내패널의 모델이 된 미

국의 또 다른 조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연구센터

(NCES)의 NELS88(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1988)

과 ELS2002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의 경우는 우리나

라의 교육종단연구를 설계하는데 모델이 된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교육종단연구인 ELS2002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경험

한 교육, 학습, 활동이 졸업 후의 교육과 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획된 연구이다. 이 조사에서는 2002년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미국의 이전 교육종단조사인 NELS88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조

사대상자는 학교단위의 층화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정하였고, 학

생의 학부모와 교사도 조사의 대상자가 된다. 2002년 이후 2년 주기로 추

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ELS2002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transcript)를 수집한다. 조사

의 진행은 학교별 협력자(coordinator)와 훈련된 조사 관리자(Survey 

Administrator: SA)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생에 대한 설문은 집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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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집단 설문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컴퓨터

보조 전화 면접(CATI)이 수행되며, 부모에 대한 설문은 기본적으로 우편

조사로 진행되나 설문지를 우송한지 4주가 지나도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보조 전화 면접(CATI)방식으로 대체한다. 조사대상자인 고등학생들

이 졸업을 한 이후인 2006년 3차 조사부터는 조사방법에 웹기반 설문

(Web Computeriz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SAQ)과 컴퓨

터보조 전화 면접(CATI), 그리고 컴퓨터 이용 면대면 면접(CAPI) 등의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종단연구로 유아종단

연구(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ECLS)가 있는데, 유아 및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조사로서 아동들의 발달, 학교 준비도, 초기 학교 

경험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유아 조사(ECLS-B)와 아동조사

(ECLS-K)로 구성된다. ECLS-B는 2001년에 출생한 아동들을 모집단으

로 하고 출생부터 유치원 입학까지 시기를 관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아

동, 가정, 건강 및 보호, 교육프로그램, 공동체 간의 상호 작용의 내용을 중

심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생후 약 9개월에 첫 조사(2001~2002년)가 이루

진 이후 2세(2003~2004년), 4세(2005~2006년)에 추적조사가 이루어졌

으며, 2006년 가을에 유치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조사, 2007년 

가을에는 이전 조사에서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았던 나머지 학생들을 포함

한 전체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ECLS-K는 1998~1999학

년도에 유치원에 다닌 아동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다단계비례표집으로 추

출된 아동을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2학년(8학년)까지 반복추적조사를 하며,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과 발달에 관한 내용을 아동, 부모나 보호자, 교사, 

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아동에 대한 조사는 훈련된 평가

원(trained assessor)이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동이 주어진 활동을 하는지

를 평가하고, 유치원과 1학년 시기에는 읽기 및 수학 등 지식을 평가하며, 

3학년과 5학년, 그리고 8학년에서는 과학적 지식을 평가함과 동시에 자신

의 능력이나 기술, 학교 경험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설문에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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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모에 대한 조사는 컴퓨터보조 방법(CATI 또는 

CAPI)이 활용되고 전화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대면 면접에 의해서 자

료가 수집된다. 또 교사와 학교조사에는 종이설문지(PAPI)와 자기기입식 

방식이 사용된다.   

영국에서도 다양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삶의 이행 경로

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영국 청소년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 LSYPE)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조사연구는 영

국의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의 지원으로 종단연구센터(the Center for Longitudinal Studies: 

CLS)와 국립사회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Longitudinal Research: 

JCLR)에 의해서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쟁점에 

중점을 두어 교육선택의 경로에서 청소년들의 결정을 관찰하며, 그 결정으

로 인한 교육 경로의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

는데 있다. LSYPE는 2004년 13~14세의 청소년과 부모 또는 보호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25세가 될 때까지 최소 10년 동안 매년 조사

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표본추출의 기본단위는 조사 대상 청소년이 

포함된 가구이다. 학생과 부모에 대한 조사에는 면대면 면접방식과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종단연구들 이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이라는 하나

의 영역에 관심을 집중한 패널조사가 있는데, <표 Ⅱ-4>와 <표 Ⅱ-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국립보건원의‘ADD Health(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조사가 그에 해당한다. ADD Health는 사

회적 배경이 청소년의 건강과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의 건강관

련 행동에 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에서는 1994년에 7학

년~12학년 아동‧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학교 관리자가 조사대상이며, 1996

년, 2001년, 2007년에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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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조사설계

1. 조사모형설계

1) 모형설계에서의 논의와 쟁점

(1) 3개의 중다코호트 설계(multiple cohort design)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연령(만18세이

하)과 청소년기본법상에서의 청소년의 연령(만 9세~24세), 그리고 교육법

상의 아동연령(만 6세~12세)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기 전반에 있어서의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주목하고자 하였다([그림 Ⅲ-1]). 이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

로의 이행이나 진로․직업 등에 관심을 둔 다수의 선행 패널조사들과 차별성

을 갖는다.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국내패널조사 중 중다코호트로 추적 조

사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그림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의

[그림 Ⅲ-1]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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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아동‧청소년 대상 국내패널조사의 조사대상 연령

관련 패널조사에서는 대체로 만15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에 해당하는 포

괄적 연령층을 조사대상으로 하거나(노동패널, 청년패널 등), 하나의 코호

트(교육종단연구: 2005년 중1, 아동패널: 2008년 신생아)로 설계된 것이 

다수이며, 소수의 패널조사에서 두 개의 코호트(교육종단연구: 중3과 고3, 

청소년패널: 중2와 초4)를 중단기로 추적 조사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패널조사들과 차별되는, 즉 만15세 이상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나 청소년기

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동․청소년 시기 그 자체에 집

중하여 학령기 전반에 걸친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을 동태적으로 관찰하

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패널구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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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3개(초1, 

초4, 중1)의 연령코호트를 설정하였다. 

(2) 조사대상 연령코호트의 선정

① 초1 코호트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내패널조사들의 대부분이 15세 

이상 후기 청소년들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는 

학령기로의 이행과 학교생활의 적응 등을 포함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전

반적인 발달․성장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의

견과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제적 종단자

료의 생산과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에 따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2010 조사모형에 초등학교 1학년이 조사대상 코호트로 선정되었다. 

선행 청소년패널에서는 2003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중학교 2학년 코호

트에 이어, 이듬해 2004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중학교 2학

년(2008년)이 되는 2008년까지 5년의 과정을 추적조사 한 바 있다. 그러

나 학령기로의 이행 또는 학교 적응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

년시기에 대한 정보는 회고적으로라도 측정되지 않아 초등학교 4학년 이전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2008년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패널에서는 7세 이후 3년 간

격으로 초1(2015년), 초3(2017년), 초6(2020년)의 추적 조사를 계획하

고 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0년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

에 대한 종단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패널자료는 최소 

2015년 이후에나 가용할 수 있으므로, 2010년 현재시점에 본 연구인 한

국아동‧청소년패널2010이 종단자료로 구축되지 못한다면 향후 6~7년 동안

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단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기존 청소년패널과 동일하게 초등

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면 [그림 Ⅲ-3]에서 빗

금으로 표시된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층에 대한 종단자료의 구축은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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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종단자료 비구축 연령층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종단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데에는 이들이 

설문조사대상자로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인지발달수준과 

주의집중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사내용

과 조사방법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 조사를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커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매칭 표본설계와 조사수행 상의 보조적인 기법을 활

용한다면 제한적이나마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자료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는 매칭표본의 장점을 활용하고 조사대상자

가 갖는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초등학교 1학년을 조사대상 코호트로 선

정하였다. 

② 초4 코호트

선행 청소년패널조사에서도 포함되었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아동‧
청소년관련 조사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조사되어 온 연령이다. 이는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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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4학년이 아동전기에서 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발달의 변화양

상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시기라고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2009년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전문가 자

문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또한 초4코호트의 종단자료를 구축하게 되

면, 청소년패널에서의 2004년 초4패널 자료와의 코호트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4 코호트를 조사대상 연령코호트

로 설정하였다. 

③ 중1 코호트

초등학교 4학년과 더불어 중학교 2학년은 아동‧청소년관련 조사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조사대상이 되어 온 연령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2009년 기초연구 시, 최근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이 

이전 세대에 비해 빨라지면서 중학교시기의 변화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학계전문가와 교육전문가의 의

견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한다면 중학교 1학년이 보다 더 적절해 

보였다. 그러나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학생자료를 수집한다면, 설문의 이

해와 응답능력이 중요하므로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응답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앞선 2009년‘아동․청소년패널조

사2010 기초연구’의 1차 예비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2학년에 

비해 설문의 이해와 응답 능력이 낮은가를 비교․진단하였고, 그 결과, 중학

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응답능력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은 결과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의 성장‧발달의 변화

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착하고자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조사대상 연

령코호트로 선정하였다. 

(3) 7년간의 단기종단패널

3개의 연령코호트를 조사대상으로 설계한‘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조사기간은 2010년~2016년의 7년간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Ⅲ

-4]와 같이 7년간의 단기종단연구로 설계한 것은 조사대상 코호트(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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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종단 모형 

초4, 중1)의 추적 조사를 통하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이행

(transition)과정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진학까지의 이행과정

을 관찰하는데 가장 적절한 기간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즉 7년 이라는 

기간이 초1코호트가 중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 초4코호트가 고등학교 1학

년이 되기까지, 그리고 중1코호트가 대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의 이행과정

을 제한적이기는 하나 단기종단조사로써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사 

기간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사기간의 설계는 초1코호트를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여 3개의 중다코호트를 조사대상자로 설정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패널구축에 투입되는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비용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7

년간 학령기를 중심으로 한 단기종단패널의 형태보다는 아동․청소년기의 발

달과 진로․직업 등의 성인기의 성과와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기종단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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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형태 또는 매해 조사가 되지는 않더라도 성인이 된 후 어느 한 시점

에서의 최종 조사가 이루어지는 종단 패널의 설계가 낫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15). 그러나 성인기로의 이행, 특히 진로․직업 또는 학교에서 노동시

장으로의 이행은 기존 다수의 국내패널조사들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유사한 종단자료를 구축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기의 성장․발달의 내용이 성인기의 생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7년간의 

추적조사 이후 20년 이상 재추적조사하는 장기종단패널로의 전환이 이루

어 질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조사모형과 내용 및 조사방법의 수정도 필

요하다. 따라서 7년 이후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현 시점에서의 조

사모형설계가 아닌, 즉 본 연구에서 구축된 표본이 높은 표본유지율을 유

지한 채로 7년간의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의 시점에서 장기패널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과업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장기종단패널이 구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7년간의 매해 조사 이후 성인기까지 3년 간격 혹은 성인기 진입시

점에서 최종 조사를 하는 패널모형은 장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패널표본의 유지와 관리만으로 연구 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모형으로 평가된다. 

2008년에 0세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아동패널은 7세 이후 9세

와 12세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모형이고, 2005년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교육종단연구는 2011년~2019년 사이에는 2년 간격, 그리

고 2023년에 최종 조사가 이루어지는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까

지 이와 같은 모형들에 따르는 종단조사가 아직 실제로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2년 혹은 3년 간격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모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을 짐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16). 이에 아동․청소년기를 성인기로 이

15) 2010.6.25 [중간보고발표회 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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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시기가 아닌 생애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기라

는 그 시기 자체에 주된 관심을 두는 본 연구에서는 3개 코호트를 7년간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패널조사모형으로 설계하였다. 

2) 표본설계 

(1) 모집단, 표본추출 틀, 표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는 2010년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4

학년 및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과 그들의 보호자가 모집단이 

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2009년 전국 학교일람표에 수록된 초

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리스트가 표본추출 틀이 된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은 표본추출 틀에 포함된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

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학생의 

보호자들도 조사대상자가 된다17). 

학교일람표에는 학교에 관한 사항만 있으므로 이 절의 모집단분석에서는 

16) 2005년부터 만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 후

보장 패널조사’의 경우 2년 주기로 본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패널표본의 관리 등 2

년 주기 자료구축의 어려움으로 본 조사가 실시 된 이듬해에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7) 표본추출틀을 학교로 하였을 때,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아동․청소년

들이 모집단에서 제외되므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표본이 우리나라 아동․청소

년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간주하는데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는 2009년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기초연구’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취학률과 중학교의 취학률이 각각 97.9%와 96.2%(2009, 교육통계연보) 수준이기 때문

에 학교에 비재학중인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다. 또한 학교를 표본추출의 틀로 하는 방식은 표본의 대표

성 문제와 함께 모집단의 층화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을 근거로 층화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내용의 인과분석 시, 가정환경 또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균형 있게 살

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의 비

중이 매우 적다는 사실, 그리고 대표성, 일반화가능성, 패널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 표본

추출에서 고려해야할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교를 표본추출의 틀로 하는 것

이 가구를 표본추출의 틀로 하는 방식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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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은 학교별로 교육

환경이나 특성이 유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사성을 최대한 줄이고 보호

자에 대한 정보도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과 4학년의 표본학교는 독립적으로 추출하기로 하였다. 모집단의 분석은 

학생들의 개인발달과 환경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모집단자료에

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지역과 도시규모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분석하도록 설계하였다. 

먼저 16개 시도별 초등학교의 1학년과 4학년의 학교 수와 학급 수 및 

학생 수를 <표 Ⅲ-1>에 정리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이 있는 학교 수는 

6,046개교이고 학급 수는 16,707개 학급이며 학생 수는 466,268명이다. 

시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강원    386    590   14,298    396    735   18,057 

경기   1,141   3,852  120,729  1,144  4,702  150,891 
경남    508   1,196   31,798    523  1,505   41,342 
경북    540     948   23,196    545  1,203   30,549 
광주    146     529   15,815    147    684   20,820 
대구    214     793   23,028    215  1,032   30,945 
대전    139     520   15,516    139    659   19,437 
부산    299   1,039   27,317    299  1,308   36,040 
서울    584   2,800   81,776    584  3,429  102,001 
울산    118     373   11,064    119    497   15,179 
인천    232     916   25,661    233  1,171   33,179 
전남    496     808   17,403    517    998   22,940 
전북    413     752   17,992    419    912   23,098 
제주    115     235    6,292    115    276    7,825 
충남    442     796   19,517    446    948   24,424 
충북    273     560   14,866    276    701   18,838 
합계  6,046  16,707  466,268  6,117 20,760  595,565 

<표 Ⅲ-1>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의 시도별 분포현황

한편 4학년이 있는 초등학교는 6,117개교이고 학급 수는 20,760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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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는 595,565명이다. 위의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학년의 

학교 수가 4학년의 학교 수 보다 71개교가 적으며 학급수도 4,053개 적었

으며 학생 수도 129,29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나누어 

보면 서울시와 대전시, 부산에서는 학교 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나 학급수와 

학생 수는 모두 줄어들었다. 

다음에는 중학교 1학년이 있는 중학교의 시도별 현황을 <표 Ⅲ-2>에 

정리하였다. 중학교 1학년이 있는 중학교수는 3,117개교이고 이중에서 남

시도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학교 수 학급 수 남학생 여학생 학교 수 학급 수 여학생 학교  수 학급 수 남학생

강원 107 267 3,920 3,693 30 168 5,738 27 189 6,490

경기 476 3,746 76,013 68,744 33 244 9,086 35 264 10,142

경남 183 808 14,548 12,087 43 266 9,314 41 302 10,494

경북 200 576 9,068 7,858 53 224 7,573 44 273 9,088

광주 65 495 9,516 9,611 9 49 1,965 7 71 2,856

대구 100 829 16,239 15,033 13 65 2,349 9 104 4,008

대전 64 505 9,778 8,793 12 55 1,850 10 65 2,289

부산 95 775 14,168 12,462 42 258 8,751 33 299 10,247

서울 273 2,679 50,498 44,658 49 345 11,743 46 372 12,894

울산 50 419 8,140 6,746 5 46 1,582 5 51 1,722

인천 66 485 9,887 9,446 31 230 9,141 27 259 10,528

전남 213 546 8,169 7,454 28 146 4,828 25 159 5,236

전북 165 635 10,935 9,120 20 103 3,415 19 90 2,851

제주 28 124 2,303 2,075 7 52 2,062 7 55 2,235

충남 139 479 7,747 6,779 29 169 5,800 25 177 6,137

충북 96 421 7,294 6,394 17 107 3,710 16 117 4,050

합계 2,320 13,789 258,223 230,953 421 2,527 88,907 376 2,847 101,267

<표 Ⅲ-2> 중학교 1학년 시도별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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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특성별
집단
수

집단명 포함되는 시/군/구

서울 대도시 2
서울대2-1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

서울대2-2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부산 대도시 1 부산대1-1
동구,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사상구, 강서구, 중구, 서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대구 대도시 1 대구대1-1 수성구, 달서구, 서구,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달성군

인천 대도시 1 인천대1-1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대도시 1 광주대1-1 북구, 동구, 광산구, 서구, 남구
대전 대도시 1 대전대1-1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울산 대도시 1 울산대1-1 남구, 동구, 중구, 북구, 울주군

경기

대도시 1 경기대1-1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중소도시 3

경기중3-1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양평군

경기중3-2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경기중3-3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여주군,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중소도시 1 강원중1-1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군지역 1 강원군1-1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양양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북
중소도시 1 충북중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군지역 1 충북군1-1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청원군

충남
중소도시 1 충남중3-1 아산시, 천안시,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서산시, 보령시,

군지역 1 충남군1-1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당진군, 금산군, 홍성군, 연기군

전북
중소도시 1 전북중2-1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군지역 1 전북군1-1 부안군, 고창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완주군

전남

중소도시 1 전남중1-1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나주시, 목포시

군지역 1 전남군1-1
신안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경북
중소도시 1 경북중1-1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구미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포항시, 경주시

군지역 1 경북군1-1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청송군, 울릉군, 봉화군

경남
중소도시 1 경남중1-1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진주시, 사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군지역 1 경남군1-1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중소도시 1 제주중1-1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표 Ⅲ-3> 시군구의 집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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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공학은 2,320개교이며 여학교는 421개교, 남학교는 376개교이다. 학생 

수는 전체는 679,350명이며 이중에서 남학생은 359,490명이고 여학생은 

319,860명으로 남학생이 15,630명이 더 많다.

특히 중학교에서 남녀공학과 남자 중학교 및 여자 중학교 간의 발달환경

과 사회환경은 차이가 있으므로 표본할당에서 이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

한 각 시․도내에서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생활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이 다

르기 때문에 표본학교 추출에서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중소도시와 군지역

으로 층을 구분하였다. 16개 시도별 층의 구분기준은 우선 시지역과 군지

역으로 구분한 후에 이들의 지역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몇 개의 집락으로 

나누었다.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고 경기도는 대도시와 중소도

시로 구분하였으며 다른 광역시는 하나의 층으로 집락화 하였다. 군지역은 

중소도시와 군지역으로 집락화 하였으며 232개 시군구를 집락화 한 결과

는 <표 Ⅲ-3>에 정리하였다.  

(2)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

만 여기서는 통계생산단위수준에서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통계분석단위별

로 통계치의 목표오차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

할 수 있다.

      ⋅
⋅







 , 단  


⋅

  

여기서 N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1.96은 신

뢰수준 95%에서 신뢰계수이다. 

다음은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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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P는 모비율의 값이며 Q=1-P이며 2는 

신뢰수준 95%에서 신뢰계수이다. 

위 식에 주어진 분모의 오른쪽 항에서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1/N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근사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실제로 표본추출이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선정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한다면 일종의 집락추출법이므로 허

용오차를 충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는 더 크게 정

하는 것이 좋겠지만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과 정밀성(precision), 조사비용, 그리고 청

소년패널조사에서의 1차 wave와 2차 wave에서 패널유지율을 참조하여 

전문가 자문과 논의18)를 거친 후 각 코호트별 표본크기를 2,200명으로 정

하였다. 이의 근거는 2차 wave 이후에 유지되는 표본크기를 각 코호트별

로 2,000명을 유지한다는 목표에서 결정하였다. 

각 코호트별 표본학교 수는 1차 추출단위인 학교를 기준으로 표본학교당 

평균적으로 80%의 유효응답률(학생과 학부모 모두 조사에 성공하는 비율)

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1학년 98개교, 초등학교 4학년 

18) 2010년 2월 16일 [표본수 관련 자문회의]

    2010년 3월 25일 [표본설계관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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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개교, 중학교 1학년 75개교이다. 

(3) 표본할당

각 시도로 통계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시도별 특성이 뚜렷하고 조사된 데

이터를 이용하여 권역별로 특성분석이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소 표

본을 우선 할당한 후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법으로 할당표본크기

를 계산하였다. 각 코호트별로 16개 시도에 할당된 표본크기는 아래 <표 

Ⅲ-4>에 정리하였다.

각 코호트별로 16개 시도별로 최소 할당된 표본학교는 3개교이고 초등

학교 1학년과 4학년의 서울시에 할당된 학교 수는 각각 12, 11개교이며 

시도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교수 학생수 표본수 학교수 학생수 표본수 학교수 학생수 표본수

서울 584 81,776 12 584 102,001 11 368 119,793 8 

부산 299 27,317 6 299 36,040 6 170 45,628 5 

대구 214 23,028 5 215 30,945 5 122 37,629 4 

인천 232 25,661 6 233 33,179 5 124 39,002 5 

광주 146 15,815 5 147 20,820 5 81 23,948 4 

대전 139 15,516 5 139 19,437 5 86 22,710 4 

울산 118 11,064 4 119 15,179 4 60 18,190 4 

경기 1,141 120,729 15 1,144 150,891 15 544 163,985 10 

강원 386 14,298 4 396 18,057 4 164 19,841 4 

충북 273 14,866 5 276 18,838 5 129 21,448 4 

충남 442 19,517 5 446 24,424 5 193 26,463 4 

전북 413 17,992 5 419 23,098 5 204 26,321 4 

전남 496 17,403 5 517 22,940 5 266 25,687 4 

경북 540 23,196 6 545 30,549 5 297 33,587 5 

경남 508 31,798 6 523 41,342 6 267 46,443 5 

제주 115 6,292 4 115 7,825 4 42 8,675 4 

합계 6,046 466,268 98 6,117 595,565 95 3,117 679,350 78

<표 Ⅲ-4> 각 코호트별 시도별 표본할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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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규모 층구분
초1

모집단

초1
할당된 

표본학교 
수

초4
모집단

초4
할당된 

표본학교 
수

학교 수 학급 수 표본 수 학교 수 학급 수 표본 수

서울 대도시
서울대1 300 1,415 6 300 1,723 6
서울대2 284 1,385 6 284 1,706 5

부산 대도시 부산대1 299 1,039 6 299 1,308 6
대구 대도시 대구대1 214 793 5 215 1,032 5
인천 대도시 인천대1 232 916 6 233 1,171 5
광주 대도시 광주대1 146 529 5 147 684 5
대전 대도시 대전대1 139 520 5 139 659 5
울산 대도시 울산대1 118 373 4 119 497 4

경기

대도시 경기대1 288 1,138 4 287 1,451 4

중소도시
경기중1 273 739 3 273 897 3
경기중2 229 939 4 230 1,175 4
경기중3 351 1,036 4 354 1,179 4

강원
중소도시 강원중1 186 389 3 188 477 3 
군지역 강원군1 200 201 1 208 258 1 

충북
중소도시 충북중1 123 341 3 124 436 3 
군지역 충북군1 150 219 2 152 265 2 

충남
중소도시 충남중1 261 566 4 264 674 4 
군지역 충남군1 181 230 1 182 274 1 

전북
중소도시 전북중1 276 598 4 281 728 4 
군지역 전북군1 137 154 1 138 184 1 

전남
중소도시 전남중1 191 437 3 196 539 3 
군지역 전남군1 305 371 2 321 459 2 

경북
중소도시 경북중1 363 749 5 364 955 4 
군지역 경북군1 177 199 1 181 248 1 

경남
중소도시 경남중1 343 992 5 355 1,261 5 
군지역 경남군1 165 204 1 168 244 1 

제주 중소도시 제주중1 115 235 4 115 276 4
합 계 6,046 16,707 98 6,117 20,760 95

<표 Ⅲ-5> 초등학교 1학년․4학년의 시도별 도시규모별 학제별 표본할당 결과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에게 할당된 학교 수가 15개교이다. 

중학교 1학년의 코호트에 대한 표본 배분 결과 서울에는 8개교, 경기도에

는 10개교가 할당되었다.



7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Ⅰ

시도 규모 층구분
모집단 학교 수 할당된 표본학교 수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합계

서울 대도시
서울대1 127 29 31 3 0 1 4
서울대2 146 20 15 3 1  0　 4

부산 대도시 부산대1 95 42 33 3 1 1 5
대구 대도시 대구대1 100 13 9 4 0 0 4
인천 대도시 인천대1 66 31 27 3 1 1 5
광주 대도시 광주대1 65 9 7 4 0 0 4
대전 대도시 대전대1 64 12 10 3 0 1 4
울산 대도시 울산대1 50 5 5 4 0  0  4

경기

대도시 경기대1 130 10 14 2 0　 1  3

중소도시
경기중1 110 7 7 2 0  0  2
경기중2 110 4 5 3 0  0  3
경기중3 126 12 9 1 1  0  2

강원
중소도시 강원중1 63 9 9 1 0  0  1 
군지역 강원군1 44 21 18 1 1  1  3 

충북
중소도시 충북중1 54 7 6 1 0 0 1
군지역 충북군1 42 10 10 2 0  1  3

충남
중소도시 충남중1 62 11 10 1 0  0  1
군지역 충남군1 77 18 15 2 1  0  3

전북
중소도시 전북중1 67 7 5 1 0  0  1
군지역 전북군1 98 13 14 2 0  1  3

전남
중소도시 전남중1 145 14 12 1 0  0  1
군지역 전남군1 68 14 13 2 1  0  3

경북
중소도시 경북중1 84 15 13 1 0  0  1
군지역 경북군1 116 38 31 2 1  1  4

경남
중소도시 경남중1 69 11 11 1 0  0  1
군지역 경남군1 114 32 30 2 1  1  4

제주 중소도시 제주중1 28 7 7 2 1  1  4
합 계 2,320 421 376 57  10 11 78

<표 Ⅲ-6> 중학교 1학년의 시도별 도시규모별 학제별 표본할당 결과

주어진 3개 코호트에서 각 시도별 층별 배분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였으며 특히 중학교 1학년의 코호트에 대해서는 남녀공학과 여학교 

및 남자학교로 구분하여 할당한 후에 표본학교를 추출하여 표본학생들의 

성별 분포를 균형 있고 모집단의 분포와도 유사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1학

년 코호트의 시도별 남여학교별 도시규모별 학교 수와 표본배분결과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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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과 <표 Ⅲ-6>에 정리하였다.

각 층별로 할당된 표본학교 수와 모집단의 학교 수와의 구성비에서 불일

치한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였기 때문

이다. 중소도시는 학교 수는 적지만 학급수가 많고 군지역은 학교의 규모

가 작은 대신 학교 수에 비해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학교추출과 학급추출로 나누어 2단계 추출법을 적용하였다. 

학교추출에 대해서 학교급별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우선 초등학교 2개 코

호트에서는 시도별, 도시규모별로 할당된 표본학교들을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였다.

○ 1 단계: 시도별, 도시규모별 층 내에서 학교 주소를 기준으로 학교목

록을 정렬한다. 여기서는 가능한 표본학교들이 지리적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표본학교를 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 2단계: 시도별, 도시규모별 층 내에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에 따라 표본학교를 선정한다. 선정된 표본학교는 최소한 각 코

호트별로 2개 학급 이상이고 학생수가 50명 이상이 되도록 하며, 추출한 

표본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확인하여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

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학교를 표본학교로 대체한다.

중학교 1학년 코호트에서의 표본학교 추출은 시도별, 도시규모별 학제별

(남녀공학, 여학교와 남학교)의 할당결과(<표 Ⅲ-6>)를 이용하여 확률비

례계통추출법으로 다음과 절차로 선정한다.

 ○ 1 단계: 시도별, 도시규모별, 학제별(남녀공학, 여학교와 남학교) 층 

내에서 중학교 1학년이 있는 학교들을 주소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 2 단계: 시도별, 도시규모별, 학제별(남녀공학, 여학교와 남학교) 층 

내에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표본학교를 선정한다. 

추출된 표본학교가 2개 학급 이상이고 학생 수가 50명 이상인지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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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만일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학교로 표

본학교를 대체하며,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는데 최소

한 2개 학급 이상에서 1개 학급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표본학급의 선정은 3개 코호트별로 추출된 표본학교의 특성이나 소재지

를 확인하고 학급수와 학급별로 학생 수(중학교는 남녀별 학생 수 포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에 랜덤으로 표본학급을 선정한다. 

 

(5) 표본관리

2010년 조사를 위해서 추출된 표본학교는 조사대상자인 학생을 선정하

여 접촉하기 위한 학교 표본추출과정이며, 1차년도에 집단면접조사와 유치

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학생과 보호자를 2차년도 부터는 개인별로 접촉하여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표본으로 확정된 이들이 지속적으로 응답할 수 있

도록 하는 패널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이 조사에 참여해야만 보호자를 

조사할 수 있고 완전한 응답자의 데이터는 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응답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패널조사보다 표본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대

상자 특성에 적절한 표본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는 향후 7년 동안 학생과 보호자를 추적하는 조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응답거절이나 표본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패널관리 전략을 마

련해야 한다. 목표유효응답자는 학생과 보호자를 쌍으로 하여 각 코호트 

당 2,200쌍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만약 2차년도 이후 패널표본의 탈락이 많

아진다면 중간에 표본을 보충할 수 없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 만일 표본의 대표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조사된 데이터로부터 모집단 

전체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없거나 추론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이 낮아져

서 통계자료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패널조사에서 패널의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널을 구축하는 첫 해에 조사 참여자들

에게 본 패널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패널조사에 참여하면 앞으

로 7년 동안은 매해 한 차례씩 조사에 참여해야 함을 이해시켜야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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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패널 참여자들이 조사에 응답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 같은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응답자들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

여 심리적인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6) 가중치와 모수추정

① 가중치 계산

한국아동․청소년2010패널조사는 조사 wave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도 동

일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조사된 표본들의 조사년도 간 순수변동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으나, 패널효과와 모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동에 의

한 특성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조사 시점마다 패널유지율이 상이하므로 

설계 당시에 자체가중설계를 했을지라도 조사 wave가 진행되면서 불균등

확률표본설계가 되기 때문에 매 wave마다 가중치를 계산해야한다. 

따라서 매 wave마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모집단 특성을 분석하는데 횡

단적인 가중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2개 이상의 wave들 간의 변동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 종단적인 가중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종단적인 

가중치는 매 wave마다 조사가 종료된 후에 계산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설명은 횡단적 가중치의 계산에 관한 것이다. 첫 해의 조사에서 가

중치 계산은 일반표본조사에서 가중치 계산과 같으므로 계산절차는 다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 표본추출확률에 대한 가중치(기본가중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2단집락추출법

이라 할 수 있으며 시도와 도시규모를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층별로 표본을 할당하였으므로 각 층에서 1차 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

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에 20명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20

명의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2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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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각 층별로 학생개인의 추출률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여기서 는 층의 표본크기이고, 는 층에서 번째 학교의 학생 수

를 나타내며 20명은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층에 속한 모든학교

의 학생수를 층에 할당된 표본학교수에 표본학생수 20명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각층에서 최종추출단위인 학생에 대한 가중치는 

단순하게 전체 학생수를 표본학생수로 나눈값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


 





여기서 와 는 각각 층에서 전체 학생수와 조사된 표본학생수를 

나타낸다.

○ 표본의 무응답 조정을 위한 가중치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단위들 중에서 일부는 응답거부로 조사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조사된 내용이 부실하여 무응답처리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

한 경우 조사단위에 대한 조정이 무응답 조정의 가중치이며 ,  



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각각 완전 응답한 표

본의 크기와 추출된 표본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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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층화 가중치(poststratification weight)

표본설계 시에는 층화변수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표본조사 완료 후에 연

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정확한 외부보조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외부보조정보 데이터의 구조와 표본조사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하여 층

으로 구분하고 표본조사의 각 셀에 가중치의 합계를 계산한 결과와 외부보

조정보의 층별 합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계산한다. 

 ⋅


 

여기서 는 외부보조정보에 의한 셀의 빈도수이고 분모의 내용은 설

계가중치와 무응답 조정위한 가중치를 곱한 후에 합계를 계산결과이다.

최종가중치는 세 가지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한다.

  ⋅⋅ 

패널조사 중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는 위의 일반 표본조사의 가중치작성

방법을 적용하였지만 2차년도 이후에는 종단면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의 가중치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무응답 보정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로 

계산하지만 무응답률을 어느 단계에서 계산할 것인가는 표본설계와 패널추

적조사의 규칙과 관계가 있다. 횡단면가중치는 조사시점에서 모집단의 상

황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일종의 사후층화보정 가중치를 종단면가중

치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그러나 분석단위와 패널추

적조사의 규칙에 따라서 개인단위 가중치와 가구단위 가중치를 별도로 계

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개인단위 가중치에 관한 내

용만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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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수추정

패널조사에서 모수추정은 생산할 통계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모수추정량은 표본가중추정형식이다. 통계생산단위를 

전국단위, 시도별과 성별로 한다는 가정에서 모비율이나 모평균의 추정량

을 살펴보자면, 우선 사용될 기호는 아래와 같다.

Nijk : i시도, j도시규모, k성별의 층의 규모(조사 학생 수)

nijk : i시도, j도시규모, k성별의 표본크기(조사 성공한 학생 수)

W ijkl : i시도, j도시규모, k성별 층 내에서 l번째 조사된 사람의 가중치

yijkl : i시도, j도시규모, k성별 층 내에서 l번째 조사된 사람의 관찰치 

i시도의 모비율 추정량은 표본가중추정량으로 아래와 같다.

Pî=

∑
j= 1
∑
k= 1
∑
nijk

l=1
Wijklyijkl

∑
j= 1
∑
k= 1
∑
nijk

l=1
Wijkl

 

j 도시규모의 모비율 추정량도 표본가중추정량의 형식으로 아래와 같다. 

P + jˆ =
∑
i = 1

∑
k = 1

∑
n ijk

l= 1
W ijk ly ijk l

∑
i = 1

∑
k = 1

∑
n ijk

l= 1
W ijk l

 

또한 전국단위의 모평균이나 모비율의 추정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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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i= 1
∑
j= 1
∑
k= 1
∑
n ijk

l=1
W ijkly ijkl

∑
i= 1
∑
j= 1
∑
k= 1
∑
n ijk

l=1
W ijkl

 

위 식에서 사용된 가중치는 표본추출률, 응답률 및 벤치마킹보정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추정량의 편향(bias)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연구되

어야 할 것이다. 

2. 조사내용설계

1) 종단조사의 영역과 내용구성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영역을 크게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으로 나누고, 각 영역 안에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개인발달의 하

위영역으로는 세 가지, 즉 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이 포함되었

고, 발달환경의 하위영역으로는 가정환경, 또래환경, 교육환경, 지역사회 및 

청소년 활동․참여 환경, 그리고 매체환경이 포함되었다. 또한 각 하위 영역 

안에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영역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그림 Ⅲ-5]).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발달과 관련하여 신체발달 영역으로는 

신장 및 체중, 사춘기에 따른 신체변화, 주요 질병의 여부와 같은 신체발달 

실태와 이와 관련이 있는 신체활동 정도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지적발

달 영역으로는 학업성취도를 알 수 있도록 학교성적과 학습습관 등 학업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회․정서발달 영역으로는 자존감, 자

아탄력성과 같은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일탈 및 비행, 공격성․우울불안․주의

집중을 비롯한 주요 정서문제와 같이 발달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

였다. 

발달환경 중 가정환경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성원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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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내용구성의 개념모형

성, 부모(보호자)의 양육방식 등이 포함되었고, 또래환경에는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 친구의 비행 및 일탈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환경에는 교사에 

대한 애착 정도, 학교생활 적응 및 전학여부, 방과 후 교육이 포함되었다. 

지역사회 및 청소년 활동․참여 환경에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대한 인식, 

다문화수용도, 종교 활동 및 청소년 활동 정도, 아르바이트 실태, 방과 후 

보육 서비스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매체환경으로는 TV, 컴퓨

터, 휴대전화의 이용, 팬덤문화 실태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사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 해에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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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형태로 부가적인 조사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적인 

조사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는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하거나 정책적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연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 영역에 있어서 보다 심층

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2) 내용구성의 근거

각 코호트별 종단조사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기준으

로 정하였다.

∙ 발달심리학적 내용에 근거하여, 각 하위영역에서 기본적인 발달을 측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시간 가변적, 즉 시간에 따른 변화가 비교적 큰 내용인 경우에는 매년 

조사하고, 시간 불변적, 즉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내용인 

경우는 격년 또는 3년 주기로 조사한다. 

∙ 2~3년 간격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코호트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한 연령시점에서 질문하도록 구성한다. 에를 들어, 자존감의 경우 모

든 코호트에서 중학교 1학년에, 그리고 초1과 초4 코호트에서는 초등

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에, 초4코호트와 중1코호트에서는 중학교 1

학년과 3학년에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첫 해에 파악한다.

∙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외하고 응답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

은 내용은 2차 wave부터 포함한다.

∙ 성장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추가하거나 제외시

킨다.

∙ 각 내용관련 문항을 선정할 때에는 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되 

설문지의 양을 고려하여 문항의 수가 너무 많지 않은 것으로 선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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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은 기본 구성내용에서는 제외하지

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표본구축이 완료된 2차 wave부터 

special module형태로 관련 문항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신체발달 내용구성

① 신장, 체중 및 신체의 변화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신장 및 체중은 해마다 변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년 질문하는 것으로 하되, 응답자들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만큼 2차 wave부터 질문하기로 결정

하였다. 또한 사춘기에 따른 신체의 변화는 주로 2차 성징과 관련된 문항

으로 초4코호트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점까지, 

중1코호트에서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질문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시기에 신체적 변화

를 겪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중1코호트에서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조사를 제외한 이유는 응답자들이 신체변화에 대한 

질문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② 신체활동 

신체활동 역시 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 및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매년 질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신체활동에서 운동 및 신체활

동, 수면시간의 정도를 파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③ 주요 질병

주요 질병은 아토피, 천식, 비만 등과 같이 아동․청소년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질병을 중심으로 질문하며, 질병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

는 가정에 따라 매년 질문하지 않고 3년을 주기로 질문하는 것으로 결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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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발달 내용구성

① 성적

성적은 지적발달의 결과적 측면으로서 측정 가능한 영역이다. 학업은 아

동`․청소년기에 수행해야할 기본과업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측정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단, 학교시험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학급 내 정확한 석차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

서 초1코호트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시점부터 질문을 시작하고 초1코

호트와 초4코호트에서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과목별 점수를 4단계로 질문

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1코호트와 초4코호트에서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과

목별 점수 이외에 과목별 성적의 상대적 비율을 질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내신등급도 질문할 예정이

다. 성적은 조사대상자들에게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으므로, 1차년도에서

는 질문에서 제외하고 2차 wave부터 질문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② 학습습관

학습습관은 학업성취도와 매우 관련이 높은 내용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여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학습습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개인적 학

습습관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모든 코호트에서 시

작시점부터 격년으로 질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초1코호트의 경우는 

연령상 아직 학습습관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초등학교 3학년 시점

부터 질문하기로 결정하였다.

(3) 사회․정서발달 내용구성

① 자존감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 형성되며, 높은 자

존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자존감은 성장과정에서 사회․심리 적응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정서발달영역에 포함하였다. 단, 자존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매년 측정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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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초1코호트에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점(3차 wave)부터, 초4코호트는 초1

코호트와 중1코호트에 맞추어 2차 wave에서부터, 중1코호트에서는 1차 

wave에서부터 2년에 한 번씩 측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②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

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아탄력

성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가정 아래 모든 코호트

에서 매년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초1코호트에서는 자

기기입식 설문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면서도 초4코호트와 중1코호트

에 맞추어 초등학교 4학년 시점(4차 wave)부터, 초4코호트와 중1코호트

에서는 1차 wave에서부터 3년에 한 번씩 측정하여 각각 총 2회와 3회에 

걸쳐 측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③ 자아정체감(진로정체)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의 변화, 보다 추상적인 사고기능의 발달 등으로 

자신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하며 정체감을 형성할 시기이기도 하다. 사회

심리학자인 Erikson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제로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언급

하였으며, 이후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발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화

두가 되었다. 또한 자아정체감 측정에 아동‧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정체감

을 포함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정체감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가정 아래 모든 코호트에서 매년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하였으며, 초1코호트의 경우는 아동의 연령이 아직 어려 자아정체감을 측

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초4와 중1코호트에서는 

중학교 3학년 시점(각각 6차 wave와 3차 wave)에서 자아정체감을 측정

한 후, 고등학교시기와 대학교 시기에서 진로정체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결

정하였다. 

④ 일탈 및 비행

아동‧청소년 부적응의 척도가 되는 일탈 및 비행행동은 사춘기에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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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또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1코호트의 경우와 초4코호트에서는 중학교 입학 1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시점(각각 6차 wave와 3차 wave)에서부터 매년 한 번씩 

측정하며, 중1코호트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첫 해에 측정하지 않고 2차 wave에서부터 6차 wave까지(중학교 2학년에

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한 번씩 측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⑤ 정서문제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는 행동증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

며, 그 증상의 대표적인 영역으로는 공격성, 우울불안, 주의집중, 신체화증

상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동문제들을 정서문제

로 간주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서문제는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 

비행이나 일탈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다 어린 시기에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 아래 초1코호트에서부터 측정하기로 하였다. 정서문제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코호트 모두에

서 2년을 주기로 총 3번을 측정하고자 하며, 어린 연령의 경우는 아동 자

신이 응답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보호자응답으로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정서문제는 응답자들이 응답하기에 다소 민감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2

차 wave부터 측정을 시작하며, 초4 코호트의 경우에는 초1코호트 및 중1

코호트의 측정시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3차 wave부터 측정하기로 하였

다.

(5) 가정환경 내용구성

① 양육방식

부모(보호자)의 양육방식은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청소년의 이해를 위해서는 양육방식의 측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큰 변화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되어 초4코호트와 중1코호트에서는 1차 wave부터 3년을 

주기로 질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초1코호트의 경우는 아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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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어려 자기기입식 설문응답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초등학교 4학년시

기(4차 wave)부터 3년을 주기로 질문하기로 하였다.

② 학대방임

학대 방임의 경험은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남길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대방임 경험이 응답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모든 코호트에서 2차 wave부터 질문을 시작하며, 실태파악을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가족 구성 및 보호자 특성

가정환경 중 부모․형제를 위시하여 가족구성의 형태를 살피고 자녀의 발

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호자(부모)의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판

단 아래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가족형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1차 wave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다음 해부터는 가족구성 및 보호자 특성의 변화정도만을 질문하기로 하

였다. 

④ 사회경제적 지위(SES)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성장배경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1차 wave에서 자료를 수집한 후 그 다음 해부터는 그 변화정도만을 

질문하기로 하였다. 

(6) 또래환경 내용구성

① 또래애착

아동기에 들어서면서 또래와의 관계는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래애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가정 아래 2년을 주기로 측정하기로 하였

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발달과정상 아직 또래애착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초1코호트에서는 또래애착을 초등학교 3학년 

시점부터 격년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중1코호트는 각각 1차 wave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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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년으로 측정하기로 하였으며, 초4코호트의 경우는 초1코호트 및 중1코호

트와 측정시점을 맞추기 위해 2차 wave부터 격년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② 친구비행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비행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비행에서의 또래영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친구비행은 청소년들의 비행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

도 있으므로, 본격적인 비행은 중학교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가정 아래, 초1

코호트와 초4코호트의 경우는 중학생이 되기 1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부

터, 중1코호트는 2차 wave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점까지 매년 친구비행 

항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중1코호트에서 1차 wave부터 측정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자들이 비행측정에 대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부모(보호자)-또래 관계

부모(보호자)와 또래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청소년 개인이 부모(보호

자)나 또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락들 간의 상호작

용 역시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모(보호자)와의 관

계와 또래와의 관계는 각각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이지만 부모(보

호자)와 또래 간에는 서로 다른 요구로 인하여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

다. 따라서 부모(보호자)-또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보호자)-

또래 간의 관계는 사춘기 이후에 특히 중요하며, 또래애착과 함께 볼 필요

가 있다는 가정 아래 두 번째 또래애착을 측정하는 해에 부모(보호자)-또

래 관계를 같이 측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초1코호트의 경우에는 초등학

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초4코호트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3학년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중1코호트에서는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시점에서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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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환경 내용구성

① 학교생활 적응 및 전학여부

학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환경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학여부, 학교에 대한 적응 정도 등을 1차 

wave부터 고등학교시기까지 매년 살펴보고자 한다. 

② 교사애착

교사애착은 담임교사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첫 해를 제외하고 2차 

wave부터 매년 측정하기로 하였다. 첫 해에 측정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조

사가 학급별로 교실 안에서 집단으로 실시되어 교사가 설문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1코호트의 경우 대학교 1학년이 되는 7차 wave

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③ 방과 후 교육

사교육을 비롯한 방과 후 교육은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교육환경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사항이므로, 모든 코호트에서 첫해부터 고등학교시기까지 매

년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8) 지역사회 및 청소년 활동․참여 환경 내용구성

①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 및 보육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 및 보육의 정도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중요

한 발달환경이 되는 동시에 조기개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판

단 아래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단, 초등학교 입학 전 보육은 초1코호트 

중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만 질문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방과 후 보육(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아동‧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 감독을 위해 이들이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각 코호트에서 성인의 보호와 감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시점인 중학교 2학년 시점까지 매년 질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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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교 유무 및 활동정도

종교의 유무 및 종교활동의 정도와 아동․청소년의 발달간의 관계를 측정

하기 위하여 종교 유무 및 그 활동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종교활동은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활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종교

의 유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활동정도

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첫해부터 매년 측정하기로 결정

하였다.

④ 거주 지역 및 공동체 인식

지역사회 및 공동체는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인이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거주지역(동네) 

및 공동체(사회, 국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초1코호트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아동으로부터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직은 무리라는 판단 아래 3차 wave(초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기로 결정하였고, 초등학교 4학

년 시점부터는 공동체 인식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초4코호트와 중1코

호트에서는 첫해부터 거주지역 및 공동체 인식을 매년 조사하기로 결정하

였다.

⑤ 다문화 수용도

현재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시점에서 다문화 수용도에 

관한 내용은 다문화 관련 아동‧청소년의 인식 및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1코호트의 경우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설문응답이 비교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초등학

교 4학년 시점부터 다문화수용도에 대해 측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

편 초4코호트와 중1코호트의 경우는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한 학급 내에 

다문화 청소년이 섞여 있을 경우 설문응답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어, 2차 wave부터 질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⑥ 청소년 활동․참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활동․참여의 측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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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지역의 인프라 활용 및 연계정도를 간접 측정하고자 하였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 및 참여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초등학교 시기에는 여행 및 문화활동 경

험만을 질문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청소년 활동․참여가 이루어지는 중․고
등학교 시기-초4코호트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시점이 되는 4차 wave부

터, 중1코호트의 경우는 1차 wave부터-에는 여행 및 문화활동 경험 뿐 

아니라, 청소년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대해서도 매년 측정

하기로 결정하였다. 

(9) 매체환경 내용구성

① TV, 컴퓨터, 휴대전화, 유해매체의 이용

매체 역시 아동․청소년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다양한 매

체의 사용 정도 및 중독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매체기기의 소지여부 

및 활용정도를 감안하여 TV시청과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은 모든 코호트

에서 1차 wave부터 매년 측정하고 휴대전화이용은 초등학교 3학년 시점

부터, 유해매체는 중학교 1학년 시점부터 매년 측정하기로 하였다. 단 중1

코호트의 경우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2차 wave(중학교 2학년 시점)부터 측정하기로 하였다.

② 팬덤문화

팬덤문화는 매체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는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내용 중 매체환경 영역 안에 포함하였다. 팬덤

문화는 중학교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가정에 따라, 초1코호트는 

제외하고, 초4코호트와 중1코호트 중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점까지 매년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3) 문항구성

1차년도 조사 문항의 구성 및 출처는 <표 Ⅲ-10>과 같다. 또한 학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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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신
영

, 
임

지
연

, 
김

상
욱

, 
박

승
호

, 
유

성
렬

, 
최

지
영

, 
이

가
영

(2
0
0
6
).

 

발 달 환 경

가
정

환
경

• 방
과

 후
 보

호
자

 없
이

 
지

내
는

 시
간

-
문

5-
6

-
문

2-
3

-
문

2-
3

• 
아

동
청

소
년

 
종

합
실

태
조

사
(6

-
8
세

용
) 

문
항

 수
정

 보
완

.
• 양

육
방

식
*

 -
 감

독
(3

)
 -

 애
정

(3
)

 -
 비

일
관

성
(3

)
 -

 과
잉

기
대

(4
)

 -
 과

잉
간

섭
(4

)
 -

 합
리

적
 설

명
(4

)

-
-

문
1
7

-
문

2
0

-

• 허
묘

연
(2

0
0
0
)이

 제
작

한
 부

모
 양

육
태

도
 검

사
 (

총
 4

3
문

항
)로

 원
 척

도
에

서
는

 
부

와
 모

 각
각

에
 대

한
 질

문
을

 부
모

에
 대

한
 
질

문
으

로
 
수

정
한

 
후

 
중

복
되

는
 
문

항
을

 제
외

하
고

 사
용

. 
또

한
 방

임
과

 처
벌

에
 

관
한

 문
항

은
 다

소
 민

감
한

 질
문

이
라

 1
차

년
도

 조
사

문
항

에
서

 제
외

하
였

음
.

<
표

 Ⅲ
-1

0
>

 설
문

문
항

과
 문

항
작

성
의

 근
거

(계
속

)

*양
육

방
식

의
 각

 하
위

영
역

별
 자

세
한

 문
항

내
용

은
 본

문
에

 서
술

되
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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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
항

설
문

지
 종

류
출

처
초

1
초

4
중

1
학

생
보

호
자

학
생

보
호

자
학

생
보

호
자

발 달 환 경

가
정

환
경

• 주
소

• 가
구

특
성

 -
 가

족
구

성
 -

 부
모

구
성

 -
 부

모
연

령
, 
학

력
, 
직

업
 -

 형
제

자
매

 수
 -

 다
문

화
가

정
 여

부
 -

 가
구

소
득

 -
 거

주
주

택
 형

태
 -

  
부

모
(보

호
자

) 
건

강
상

태
 -

  
부

모
(보

호
자

) 
삶

의
 만

족
도

-

문
1
8

문
1
9

문
2
0

문
2
1

문
2
2

문
2
3

문
2
4

문
2
5

문
2
6

문
2
7

-

문
6

문
7

문
8

문
9

문
1
0

문
1
1

문
1
2

문
1
3

문
1
4

문
1
5

-

문
6

문
7

문
8

문
9

문
1
0

문
1
1

문
1
2

문
1
3

문
1
4

문
1
5

• 청
소

년
패

널
조

사
 
질

문
지

의
 
부

모
용

 
설

문
과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의
 

‘
유

아
의

 
교

육
 

및
 

생
활

실
태

조
사

’
, 

한
국

종
합

사
회

조
사

(K
G

S
S
) 

가
구

특
성

 문
항

을
 종

합
한

 후
 수

정
 보

완
하

여
 사

용
. 

• 부
모

(보
호

자
) 

삶
의

 만
족

도
: 

일
반

적
으

로
 
사

용
하

는
 
주

관
적

 
삶

의
 
만

족
도

 
문

항
 

사
용

또
래

환
경

• 또
래

애
착

 
 -

 의
사

소
통

(5
)

 -
 신

뢰
(5

)
 -

 소
외

(3
)

• 친
구

에
 대

한
 부

모
의

 태
도

-
-

-
-

문
2
1

①
-

③
④

-
⑥

⑦
-

⑨
문

2
2

-

• A
rm

sd
en

 &
 G

re
en

be
rg

(1
9
8
7
)가

 제
작

한
 애

착
척

도
(I

P
P
A

) 
총

 2
5
문

항
 중

 하
위

여
역

별
로

 
중

복
되

는
 

문
항

을
 

제
외

하
고

 
각

 하
위

영
역

 당
 3

개
 문

항
씩

 총
 9

문
항

으
로

 구
성

(황
미

경
, 

2
0
1
0
 재

인
용

)

• 생
활

시
간

 -
 또

래
놀

이
시

간
문

4
 

⑨
문

3
 

⑨
문

3
 

⑨
• 

청
소

년
패

널
조

사
의

 
생

활
시

간
조

사
문

항
을

 수
정

하
여

 사
용

<
표

 Ⅲ
-1

0
>

 설
문

문
항

과
 문

항
작

성
의

 근
거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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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
항

설
문

지
 종

류
출

처
초

1
초

4
중

1
학

생
보

호
자

학
생

보
호

자
학

생
보

호
자

발 달 환 경

교
육

환
경

• 전
학

 여
부

• 결
석

 일
수

 및
 이

유
-

문
1
1

문
1
2

문
1
2

문
1
3

-
문

1
5

문
1
6

-
• 연

구
진

 신
규

 작
성

• 생
활

시
간

 -
 학

습
시

간
 -

 독
서

시
간

-
문

4
 

②
-

⑤
⑥

 

문
3
 

②
-

⑤
⑥

 
-

문
3
 

②
-

⑤
⑥

 -
• 

청
소

년
패

널
조

사
의

 
생

활
시

간
조

사
문

항
을

 수
정

하
여

 사
용

• 학
교

생
활

적
응

 -
 학

습
활

동
(5

)
 -

 학
교

규
칙

(5
)

 -
 교

우
관

계
(5

)
 -

 교
사

관
계

(5
) 

 

문
1

①
-

⑤
⑥

-


-


-


-

문
1
4

①
-

⑤
⑥

-


-


-


-

문
1
7

①
-

⑤
⑥

-


-


-


-

• 문
선

보
(1

9
8
9
)의

 
학

교
생

활
적

응
척

도
와

 
이

상
필

(1
9
9
0
)의

 
어

린
이

들
의

 
학

교
생

활
 

적
응

에
 관

한
 설

문
지

를
 참

고
하

여
 민

병
수

(1
9
9
1
)가

 초
등

학
생

용
으

로
 제

작
한

 학
교

생
활

적
응

 척
도

의
 문

항
(정

화
실

, 
1
9
9
1
 재

인
용

) 
중

 
학

교
행

사
 

관
련

문
항

(5
문

항
)을

 
제

외
하

고
 수

정
, 

보
완

하
여

 사
용

• 방
과

 후
 교

육
 -

 여
부

 및
 이

유
 -

 유
형

 및
 이

용
시

간
 -

 교
육

비
 

 -
 가

계
부

담
정

도
 

-
문

1
3

-
문

4
-

문
4

• 청
소

년
패

널
조

사
의

 사
교

육
 측

정
문

항
을

 
수

정
 보

완
하

여
 사

용

<
표

 Ⅲ
-1

0
>

 설
문

문
항

과
 문

항
작

성
의

 근
거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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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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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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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
 종

류
출

처
초

1
초

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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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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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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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보
호

자
학

생
보

호
자

발 달 환 경

교
육

환
경

• 초
등

학
교

 입
학

 전
 보

육
 및

 교
육

 -
 기

관
유

형
 -

 시
작

연
령

․이용
기

간

-
문

1
4

-
-

-
-

• 청
소

년
패

널
조

사
의

 사
교

육
 측

정
문

항
을

 
참

고
하

여
 연

구
진

 신
규

작
성

• 초
등

학
교

 입
학

 전
 사

교
육

 -
 교

육
유

형
 -

 시
작

연
령

 -
 이

용
시

간

-
문

1
5

-
-

-
-

• 청
소

년
패

널
조

사
의

 사
교

육
 측

정
문

항
을

 
참

고
하

여
 연

구
진

 신
규

작
성

지
역

사
회

 및
 

청
소

년
활

동
․

참
여

환
경

 

• 거
주

지
역

에
 

대
한

 
인

식
-

-
문

1
8

-
문

2
3

-
• A

D
D

 h
ea

lt
h의

 문
항

을
 번

안
하

여
 우

리
 

실
정

에
 맞

게
 수

정
 보

완
하

여
 사

용

• 공
동

체
의

식
-

-
문

1
9

-
문

2
4

-
• 중

학
생

의
 
민

주
 
시

민
 
의

식
 
연

구
(권

혜
원

, 
2
0
0
4
)의

 설
문

지
를

 참
조

하
여

 연
구

진
 

신
규

 작
성

 
• 여

행
 및

 문
화

활
동

 경
험

 -
 여

행
경

험
 -

 문
화

활
동

 경
험

횟
수

 -
 외

국
생

활
경

험

-
문

7
문

8
문

9

문
8

문
9

문
1
0

-
문

8
문

9
문

1
0

-
• 연

구
진

 신
규

작
성

<
표

 Ⅲ
-1

0
>

 설
문

문
항

과
 문

항
작

성
의

 근
거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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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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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년
활

동
․

참
여

환
경

 

• 팬
덤

문
화

-
-

-
-

문
1
1

-
• 팬

덤
문

화
 문

항
은

 정
재

민
(2

0
0
3
)의

 척
도

를
 수

정
 보

완
하

여
 사

용

• 종
교

활
동

-
문

1
0

문
1
1

-
문

1
2

-
• 연

구
진

 신
규

작
성

• 체
험

활
동

• 동
아

리
활

동
-

-
-

-
문

1
3

문
1
4

-
• 체

험
활

동
, 

봉
사

활
동

, 
동

아
리

활
동

은
 청

소
년

패
널

조
사

의
 

문
항

을
 

수
정

 
보

완
하

여
 

사
용

매
체

환
경

• 컴
퓨

터
 사

용
 실

태
 -

 사
용

시
간

, 
장

소
, 
목

적
• 휴

대
폰

 사
용

 실
태

 -
 소

지
여

부
 및

 의
존

도

-
-

문
5

문
6

-
문

5

문
6

-

• 컴
퓨

터
 

사
용

실
태

: 
청

소
년

패
널

조
사

의
 

컴
퓨

터
 사

용
 문

항
 수

정
, 

보
완

• 휴
대

폰
 의

존
도

 문
항

: 
이

시
형

․김학
수

․나
은

영
․이세

용
․김선

남
․배진

한
․최병

목
․양지

윤
(2

0
0
2
)

• 생
활

시
간

 -
 오

락
으

로
서

 매
체

이
용

시
간

-
문

 4
⑦

-
⑧

문
 3

⑦
-

⑧
-

문
 3

⑦
-

⑧
-

• 
청

소
년

패
널

조
사

의
 

생
활

시
간

조
사

문
항

을
 수

정
하

여
 사

용

<
표

 Ⅲ
-1

0
>

 설
문

문
항

과
 문

항
작

성
의

 근
거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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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양육방식에 대한 척도는 각각 4가지와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척도 내에서 하위영역별 문항이 서로 섞여있다. 이를 하위영역

별로 구분하여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습습관

 - 성취가치(7) 

① 학교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④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⑦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⑩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⑬ 학교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⑯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⑱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숙달목적지향성(2)

②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⑤ 나는 많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

한다.

 - 행동통제(5)

③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

⑥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⑨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⑫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⑮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 학업시간관리(4) 

⑧ 나는 몇 시간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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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부를 시작한다.

⑪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계획을 세운다.

⑭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

⑰ 나는 실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

• 양육방식

  - 감독(3)

①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

다.

②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

다.

⑧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

신다.

  - 애정(3)

③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⑫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⑮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 비일관성(3)

⑨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나를 야단치시고 

어떤 때는 안치신다.

⑬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부모님(보호자)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

를 대하신다.

⑭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

  - 과잉기대(4)

④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

럽다.

⑦ 부모님(보호자)께서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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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 관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

성적이시다.

⑯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 과잉간섭(4)

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하

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⑥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⑰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

라’ 간섭하신다.

⑳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

  - 합리적 설명(4)

⑪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자신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주신다.

⑱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⑲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

㉑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그것이 왜 안되

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3. 청소년패널조사(KYPS)와의 비교: 연계성과 차별성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영역과 접근방식의 차이

2003년 중학교 2학년과 2004년 초등학교 4학년을 2008년까지 각각 6

년, 5년 동안의 추적조사를 완료한 본 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와 

본 연구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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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과 주된 관심영

역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범주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소

년기를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그

리고 청소년을 사회과과정 중에 있는 과정적 존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로서 이해하고 접근하였다. 청소년기 그리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이

와 같은 관점은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패널조사들에서도 다르

지 않다. 아동․청소년기를 성인기로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이해하고 그

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한 청소년패널에서는 주요 조사내용 중의 하나가 진

로․직업이다. 또한 청소년을 과정적 존재로서 청소년기가 완전하지 않은, 

성장과정에서의 불안정한 시기라는 특성에 중점을 주어 일탈․비행 등과 같

은 문제행동을 또 다른 주요 관심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는 성인기

를 준비하는 단계 또는 시기로서의 청소년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재 상

태에서의 아동․청소년기 자체에 관심을 가지며, 문제행동을 비롯한 선별적

인 행태나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장․발달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과 그들의 보편적인 행태나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장․발달의 변화에 무

게 중심을 두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 집단이

자 온전한 인격체로서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며,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

여 전반적인 개인의 성장․발달,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동․청소

년기의 문제행동과 진로․직업을 살펴보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두 패널조사의 이와 같은 차이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아동‧청소년기에 대

한 시대적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관점과 인식의 차이는 두 패널조사의 

조사모형과 조사내용에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다음에서는‘한국청소년패

널조사’와‘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구체적인 연계성과 차별성

을 조사모형, 조사내용, 조사방법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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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모형에서의 연계성과 차별성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조사모형은 

3개 코호트(초1, 초4, 중1)를 추적 조사하는 중다코호트 설계이며, 2010

년~2016년까지 7년간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를 추

적 조사하는 단기종단패널의 형태이다. 조사모형설계 측면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2개의 코호트를 추적 조사한 청소년패널조사와 동일 시점에서 3개

의 코호트를 패널로 구축한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을 비교해보면, 두 조

사 모두 중다코호트 설계라는 측면에서 연계성을 갖는다. 그러나 2개의 코

호트가 1년의 시간차를 두고 구축된 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코호트간의 비

교를 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는 반면, 동일시점에 3개의 코호트를 구축하

도록 설계된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경우는 코호트 간의 비교가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조사모형이 청소년

패널조사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6년과 5년의 조사기간을 갖는 청소년패널조사와 7년의 조사기간을 

갖는 것으로 설계된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모두 장기종단조사가 아닌 

단기종단패널로서의 형태를 갖는 것은 공통된 특성이다. 또 조사주기에 있

어 두 패널조사 모두 1년 단위의 반복조사인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초등

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간의 단기종단조사로써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경우 유사한 조사기간 하에서 

학령기 전반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정보를 보다 포괄적으

로 수집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패널조사에 비해 보다 확장된 패널조사모형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조사모형설계에서의 이와 같은 청소년패널과의 

차별성은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이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맥락에서의 

발달이론을 기본 틀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모형을 설계하

고자 하였던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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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내용에서의 연계성과 차별성

청소년패널조사가 일탈․비행 그리고 진로․직업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중

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데에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방식과 이해의 차이보다

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시작된 패널조사라는 것이 주요한 사유가 되

었을 것으로 짐작된다19).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적을 경우 좁은 범

위의 내용, 즉 종속변수를 특정개념이나 영역으로 한정하여 조사내용을 구

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청소년패널조사는 예산규모를 고려하고 

2000년대 초반 당시 사회적인 관심이 컸던 진로․직업이라는 주제와 청소년

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탈․비행을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하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 

청소년패널조사와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모두 아동․청소년기의 

실태와 변화과정을 관찰하고자 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

어 보면 두 패널조사가 조사내용측면에서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시기의 진로설정 및 직

업선택,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비행과 일탈행동을 축으로 하여 조사

내용을 구성한 반면,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는 생태학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개인의 전반적인 성장․발달과정, 그리고 개인과 상호

작용하는 환경체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는 청소년패널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인 진로․직업과 일탈․비행이 

개인의 발달․성장과정의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항목의 측정은 연

령발달에 근거하여 코호트에 따라 측정시점에 차등을 두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조사내용은 청소년패널조사의 주요 조사내용들

을 포함하고 발달이론에 근거한 체계적인 틀 안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의 개념과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연령발달에 따라 보다 다양한 영역의 내

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패널과 아동․청소년패널조

사2010의 조사내용에서의 차이는 조사모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

19) 2003년 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예산은 1억5천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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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론 틀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하였는가의 여부와 어떠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조사가 설계되었는가에서 기인한다. 

4) 조사방법에서의 연계성과 차별성

표본추출방법이나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는 두 패널조사에 큰 차이는 없

다. 교육통계연보의 학교리스트를 표본추출의 틀로 하고, 초기년도에 집단

면접조사를 통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다음 2차 wave부터 개인면접조사

로 진행하는 자료수집방식은 동일하다. 단, 부모를 포함하는 학생의 보호자

조사에 있어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전화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과는 

달리,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유치조사를 통한 보호자의 1차 응답 이후 

전화조사로 보완조사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학교를 통한 학생조사라는 특

성, 그리고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호자에 대한 조사가 방문면접조사

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나, 1차년도 

패널구축 시부터 전화조사를 하게 될 경우 보호자의 사회인구학적인 정보

를 포함하여 보호자의 특성, 그리고 가정환경 등에 관해 수집되는 정보가 

제대로 수집될 수 없다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20). 따라서 초기년도부터 전

화조사로 부모조사를 한 청소년패널조사는 조사대상 학생의 가족과 가구구

성원의 파악과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부모조사가 구성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의 제한점을 현실적

인 여건 하에서 극복하고자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1차년도 패널구축 

시, 보호자 및 가구특성을 비롯하여 기본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미시환경체

계를 보호자의 자기기입유치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유치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후 전화조사로 응답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이

20) 전화조사는 조사의 내용이 간단하고 조사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 적절하고, 개별 

   면접조사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의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면접조사에서 응답하기에 거북한 내용에 대해 다소 심리적인 

   부담감 없이 진실한 응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자료수집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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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주요목적

아동‧청소년의 학령시기의 전반
적 성장‧발달을 시간의 흐름 속
에서 다각도로 포착하여 아동‧청
소년정책수립에 실효성 있는 기
초자료 구축 및 제공

청소년의 진로설정 및 준비, 일
탈 등의 태도와 행위의 실태, 
변화양상, 변화원인에 대한 이
해 및 종단자료의 구축

∙조사기간 2010년~2016년(7년간)
2003년~2008년(6년간: 중2)
2004년~2008년(5년간: 초4)

∙조사대상
초1학생+부모
초4학생+부모
중1학생+부모

초4학생+부모
중2학생+부모

∙조사도구
학생: PAPI
부모: PAPI

학생: PAPI
부모: 전화

∙자료수집
방법

<학생> 
집단면접조사(1차 wave)
개별면접조사(2차 wave부터)
<보호자> 
유치조사+전화조사(1차 wave)
전화조사(2차 wave부터)

<학생>
 자기기입식 면접조사

<부모> 
 전화조사

∙조사주기 1년 1년

∙표본 틀
2009년 전국 초1, 초4, 중1학년 
학교 일람표(교육과학기술부)

중2: 2003년 교육통계연보
초4: 2004년 교육통계연보

∙원표본수 각 연령코호트 2,200여명
 중2: 3,967명
 초4: 2,494명

∙표본추출
  방법

층화다단집락표집 층화다단집락표집

∙주요조사
  내용

개인발달(신체, 지적, 사회․정서  
         발달)
발달환경(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 매체 환경)

진로설정 및 준비, 
직업선택, 

일탈 및 비행

<표 Ⅲ-11> 한국청소년패널과의 조사설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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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패널조사와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조사

설계의 내용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표 Ⅲ-11>과 같다. 

4. 예비조사 및 전문가 자문

2009년 12월에 실시한 1차 예비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2차 예비조사에서는 3개 코호트에 대한 설문문항의 적절성과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들은 연구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되었

으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설문지를 수정하여 본 조사 설문지

를 확정하였다. 

1) 예비조사 과정 및 방법

2차 예비조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누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에서 2010년 

5월 12일~28일까지 진행되었다. 학급의 교사가 연구진이 제시한 조사절

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에게 봉투를 배부하고, 봉투 안에 2개의 봉투(학생용과 보

호자용)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보호자용은 집으

로 가지고 가서 보호자께 전달하고, 학생용은 응답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셋째, 조사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응답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학생용 라

벨이 붙은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제출할 것이므로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

는 반드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성실히 설문에 응해줄 것을 

지시한다. 넷째, 보호자용은 학생 편에 가정으로 보내고 보호자 응답 완료 

후 학생들을 통해 수거한다.

이상과 같이 학생 조사는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보호자 조사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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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설문지를 전달 받아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유치조사 방식으로 실시되

었다. 조사시작과 조사종료 시각, 조사대상 인원 수, 조사과정에서의 특이

사항 등은 조사현장에서 현장교사와 연구진에 의해 관찰․기록되었다. 조사 

완료된 예비조사 설문지를 검토하고, 응답내용의 경향과 응답패턴, 그리고 

본 조사 실사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

어졌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예비조사를 통한 주요 검토사항 

2차 예비조사에서는 작성된 설문문항이 3개 연령코호트의 인지발달 수

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적절한지, 응답자가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

록 작성되었는지, 설문의 문항배치가 적절한지, 응답자의 응답저항이나 무

응답률이 높은 문항은 무엇인지, 측정척도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관찰기록과 응답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여러 차

례의 연구진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1) 조사대상 코호트의 설문응답 능력 파악

1차 예비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여 응답 능력을 비교하였다. 각 학년 간에 설문응답 

능력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진단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과 5학년생, 중

학교 1학년생과 2학년생 간에는 응답 능력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

다.  

2차 예비조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지, 응답 

가능한 설문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예비조사와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응답 가능한 설문의 양은 20문항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응답 가능한 설문 형태는 ‘예/아니오’의 이분형태 또

는 ‘보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놓은(story-telling)’ 4지선다 형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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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리커트(likert)척도 형태는 응답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점 척도의 ‘그

렇다/그렇지 않다’의 의미를 ‘좋은 것/나쁜 것’또는 ‘옳은 것/그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4점 척도를 얼굴 표정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검토되었으나, 좋지 않은 표정은 나쁘거나 틀렸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용 설문으로 ‘보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놓

은(story-telling)’ 4지선다 형태를 채택하였다. 이유로는 첫째, ‘예/아

니오’의 이분형태보다 정보를 정밀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초등

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와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문항을 조사원(교사)이 한 문항 한 문항 읽어

주면서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

한 결과 유의미한 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조사내용의 검토 및 진단

조사내용의 검토 및 진단을 통해 본 조사 모형과 조사내용의 구성을 확

정하고, 설문 문항을 수정․확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태 측정 문항의 비중을 줄

이고 사실 중심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1차 본 조사의 가

장 중요한 목적이 패널구축임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2차 wave 이후에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문구조와 

설문기술을 연구자 중심 방식에서 응답자 중심 방식으로 수정하였으며 응

답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관

련된 전통적 주제 이외에 최근의 새로운 경향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 

영역을 추가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문항은 수정하였다.

① 상태 측정 문항의 비중을 줄이고 사실(fact) 중심으로 측정

자문회의 결과 1차 예비조사에는 태도 중심의 문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

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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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정 전 수정 후 수정근거

성적 ◦주관적 성적 수준(5단계)
◦과목별 점수
◦과목별 성적의 상대적 비율

자문회의

<표 Ⅲ-12> 사실중심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정내용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Ⅲ-12>).

○ 성적문항 

예비조사 설문지 초안에서 성적문항은 5단계로 학생 본인의 성적을 주관

적으로 평가하도록 작성되었다. 청소년패널에서는 성적을 학급 석차, 전교 

석차, 전국규모 모의고사 성적 백분위수, 과목별 주관적 성적 수준(매우 못

하는 수준~매우 잘하는 수준의 5점 척도)으로 측정하였는데, 석차 및 백분

위수의 무응답률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성적을 자신이 인식하는 정도로 측정하도록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주관적 성적 정도를 성적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

다. 자문회의 결과,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 등에서 주관적 성적 정도를 성

적정보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단, 초등학교에서는 석차 정보

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목별 점수만을 응답하

도록 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는 과목별 점수 외에 과목별 성적의 상대적 

비율도 함께 응답하도록 하였다. 향후 대상자들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내신등급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비조사 결과, 성적 문항에 대한 응답 저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차 wave에서부터 질문하는 것으로 하였다.

② 연구자 중심의 설문구조에서 응답자 중심의 설문구조로

예비조사 결과 불완전한 문항연결응답(skip error)이 다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항연결 구조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문지를 수정

하였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Ⅲ-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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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정 전 수정 후 수정근거

외국
교육
경험

Q.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이
후 외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
까? 
Q-1. 학생이 외국에 갔었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
까?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만 응답]
Q-2. 초등학교 입학 이후 처
음으로 외국에 가본 것은 몇 
학년 때입니까?
Q-3.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외국에서 생활했던 총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Q. 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외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Q-1. 학생은 외국에서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
까? 아래 해당번호에 ○표 하
고, 경험이 있다면 총 기간을 
써 주십시오.
Q-2.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
후 처음으로 외국에서 교육 
및 연수를 받은 것은 몇 학년 
때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예비조사 
결과

종교

Q.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Q-1.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
니까?

Q.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답 보기에‘종교가 없
다’ 추가

연구진 
회의

수면 
시간

◦‘아침에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나요?’

◦‘밤에는 보통 몇 시에 자
나요?’

◦두 문항을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
요?’로 통합

‘밤   시에 자고 아침 
시에 일어난다’로 응답

예비조사 
결과

보호자 
특성

◦보기에서 해당 번호 골라 
칸에 기입

◦모든 해당 칸에 보기 삽입 예비조사 
결과

<표 Ⅲ-13> 설문구조를 응답자 중심으로 하기 위한 수정내용 

○ 외국에서의 교육 및 연수 경험

예비조사 결과 ‘외국에 갔었던 가장 주된 목적’에 복수 응답 사례가 

있었고, ‘외국에 가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경험의 하위문항에는 경험

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등 응답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설문 

구조를 재검토하였으며, 주된 목적은 묻지 않고 교육 및 연수 경험만을 묻

는 것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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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종교가 있는지’를 묻고 하위문항에서 ‘종교가 무엇인지’를 묻는 구

조에서 ‘종교가 없다’를 항목 보기에 추가하고 문항을 통합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수면시간

생활시간에 관한 10문항 가운데, 수면시간에 관한 문항으로 ‘아침에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나요?’와 ‘밤에는 보통 몇 시에 자나요?’가 첫 번

째와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었다. 예비조사 결과, 다른 문항들은 시간의 양

으로 응답하는 데 반해, 수면시간 관련 항목은 시각을 기입하게 되는 상황

에서 기인하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두 문항을 통합하여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요?’라고 질문하고 ‘밤    시에 자고 아침   

 시에 일어난다’라고 응답하는 구조로 수정하였다.

○ 보호자 특성

예비조사 결과 보호자의 교육 수준, 직업 등 보호자 특성에 대한 무응답

률이 높았다. 또 해당 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직접 내용을 기입한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각 칸에 보기를 넣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③ 연구자 중심의 설문기술에서 응답자 중심의 설문기술로

설문기술을 응답자 중심으로 하기 위한 수정내용은 <표 Ⅲ-14>와 같다.

○ 지시문

예비조사 결과 연구자 중심의 설문기술은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응

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story-telling 방식은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고 응답의 용이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문지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지 분량이 적은 초등학교 1학년은 story-telling 방식으로, 설

문지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단어 및 

문장을 쉽게 수정하여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시문을 기술

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표 해 주십시오.’, 

‘써 주십시오.’ 등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였다. 



118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Ⅰ

문항 수정 전 수정 후 수정근거

지시문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
문입니다.  

◦‘~합니까?’ 또는 ‘응답
해 주십시오.’

◦학생이 이번 학기(2010-2
학기) 중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
다. 

◦‘~합니까? 아래 해당 번
호에 ○표 해 주십시오.’ 
등 구체적 행위 제시

자문회의

척도
범주

◦부정에서 긍정(전혀→매
우)의 순으로 작성

◦긍정에서 부정(매우→전
혀)으로 수정

연구진 
회의

초1
학생용
설문지
표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
개, 조사의 개요, 통계법 
33조에 대한 내용 등이 기
술되어 있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
개, 조사의 개요, 비밀보장 
등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구
두로 전달하기로 함.

연구진 
회의

<표 Ⅲ-14> 설문기술을 응답자 중심으로 하기 위한 수정내용

 

○ 척도 범주

처음 설계된 설문지에서는 리커트 척도의 범주가 코딩 및 분석에 용이하

도록 부정에서 긍정 순(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으로 나열되어 있었으나, 이를 긍정에서 시작하도록(예: 매우 그렇

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자 중심으로 수정하였다. 

○ 초1 학생용 설문지 표지

초1 학생용 설문지에도 초4 학생용, 중1 학생용과 마찬가지로 본원에 대

한 소개, 조사개요, 비밀보장(통계법 제33조)에 대한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었으나, 초등학교 1학년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문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지의 인사말을 삭제하였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조

사원이 구두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사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다.

④ 응답자 부담 경감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내용이 다영역에 걸쳐 있고 분량이 많아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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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

기 위한 설문문항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수정 내용은 <표 Ⅲ-15>와 

같다.

○ 생활시간

청소년패널에서는 생활시간을 의식주생활시간, 공부관련시간Ⅰ(학교수업 

및 개인학습), 공부관련시간Ⅱ(학원, 과외 등 사교육), 직업관련시간(아르

바이트 및 취업준비), 여가시간으로 나누고, 24시간을 기준으로 학기 중과 

방학 중(각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 영역에 하루 평균 얼마정도의 시간

을 배분하는지, 시간의 합계가 24시간이 되도록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본 아동․청소년패널 조사대상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응답자에게 주는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패널에서는 수

면시간, 학원에서 지내는 시간, 학교숙제를 하는 시간, 학원(과외)숙제를 

하는 시간, 숙제 이외에 공부하는 시간, 독서 시간, 컴퓨터나 게임기 사용 

시간, TV 시청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등 주요 관심내용만을 시간의 양

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조사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보

호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 봉사활동

예비조사에서 봉사활동을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지도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으로 나누어 각각의 

참여여부를 질문하고, 참여한 경우의 총 참여시간과 참여이유를 <보기>에

서 골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이 문항은 참여 활동 중 ‘봉

사활동(일손 돕기, 캠페인, 자선 구호 활동)’과 중복되어 응답자에게 혼

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참여한 이

유만을 응답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감독, 부모(보호자)-자녀관계 변수 등 부모

(보호자)의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을 보호자와 학생 양쪽 모두가 응답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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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정 전 수정 후 수정근거

생활
시간

◦각 생활영역별 배분 시간 
의식주생활시간
공부관련시간Ⅰ(학교수업 
및 개인학습)

공부관련시간Ⅱ(학원, 
과외 등 사교육)

직업관련시간(아르바이트 
및 취업준비)

여가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각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배분 
시간을 합계가 24시간이 
되도록 기입

◦주요 관심 내용만 시간의 
양으로 측정
수면시간
학원에서 지내는 시간
학교숙제 시간
학원(과외)숙제 시간
숙제 이외의 공부 시간
독서 시간
컴퓨터ᆞ게임기 사용시간
TV 시청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연구진 
회의

봉사
활동

◦봉사활동 참여여부 및 총 
참여시간, 이유를 일손돕기
활동, 위문활동, 캠페인활
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
설 보존활동, 지도활동, 지
역사회개발 활동으로 세분
화하여 질문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유만 질문

예비조사 
결과/
연구진 
회의

양육
태도

◦양육태도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모두 조사

◦보호자 조사에서 삭제
자문회의

사회
정서
영역

◦부모애착
◦학습습관 중 행동통제(5문

항)
◦학습동기 중 내재적 동기(6

문항) 

◦자기통제 중 즉각적만족추
구(10문항) 

→ 양육태도로 대체
→ 장기통제 중 장기만족추구

로 대체 
→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

와 학습습관의 숙달목적지
향으로 대체

→ 정서문항 중 주의집중, 공
격성 등으로 대체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방과 후 
교육
(초4, 
중1)

◦학생용 설문지에 포함 ◦보호자용 설문지: 방과 후 
교육 이용여부, 교육 유형 
및 이용시간, 월평균 
교육비 포함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표 Ⅲ-15> 응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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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계하였으나, 부모(보호자)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보호자)와 자녀 

간의 지각 불일치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점과 설문지 분량의 

문제를 고려하여 한쪽에 대해서만 질문하기로 하였다. 자녀가 지각하는 양

육태도가 부모(보호자)가 지각하는 양육태도보다 아동․청소년 발달에 더 중

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용 설문지에서는 관련 문항을 삭제하고, 학생만 

응답하도록 수정하였다. 

○ 사회․정서영역

예비조사 완료설문지 검수 결과 사회․정서영역의 문항을 하나의 번호로 

모두 응답한 사례들이 있었다. 자문회의에서 사회․정서영역은 중복되는 내

용이 많으므로 자아탄력성,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등의 유사한 

개념은 정리하여 문항 수를 줄이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사회․정서영

역 측정도구 중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삭제하였

다. 중복되는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하위영

역을 측정하기로 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영역은 삭제하였다. 

따라서, 부모애착은 양육태도로, 학습습관 중 행동통제는 장기통제 중 장기

만족추구로, 학습동기 중 내재적 동기는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와 학습

습관의 숙달목적지향으로, 자기통제 중 즉각적 만족추구는 정서문항 중 주

의집중, 공격성 등으로 대체되었다.

○ 방과 후 교육

예비조사 설문지 초안에서는 방과 후 교육 이용여부, 교육 유형 및 이용

시간, 월평균 교육비 등 방과 후 교육에 대한 문항들이 학생 설문지에 포

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비조사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학생

들의 응답 부담 문제와 교육비 등의 정확한 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자문회의와 연구진 회의를 거듭하여, 학생 설문지의 

분량 및 학생들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호자용 설문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⑤ 전통적 주제에 더하여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주제 추가 구성

팬덤문화를 청소년 문화의 하위 영역으로 보고 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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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정내용 수정근거

팬덤 
문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관련하여 하는 행동 
9항목 추가

연구진회의

다문화
수용도

◦다문화 수용도 관련 문항 추가
자문회의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식 4문항 추가
자문회의

<표 Ⅲ-16>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내용 

는 또래관계, 인터넷 사용, 일탈행동 등이 측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항을 추가하였다(<표 Ⅲ-16>).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조사내용은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변수 선정이 전통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21). 따라서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들에서 측정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주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문화 수용도, 공동체의식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

였다.

⑥ 현실에 맞지 않는 문항 수정

교사의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작성된 설문문항 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항들은 최대한 현실

에 맞게 수정하였다(<표 Ⅲ-17>).

○ 용어

교사와의 검토회의를 통해 ‘당번, 주번활동’은 학교마다 있거나 없으

며 학급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므로 모든 학교의 공통사항이 아니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어에 있어서도 ‘1인1역’이나 ‘맡은 활동’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자문을 얻었다22). 또 ‘회의’는 

21) 2010년 4월13일 [예비조사 설문문항 검토관련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22) 2010년 4월28일 [예비조사 설문문항 검토관련 현장 전문가(교사)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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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활동’으로 수정하였다.   

○ 휴대전화 이용 실태

휴대전화 이용 실태를 ‘가족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 ‘친구들과의 

문항 수정 전 수정 후 수정근거

용어
◦당번활동/주번활동
◦회의

◦1인1역/맡은 활동
◦모둠활동 자문회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휴대전화 이용 실태 ◦응답 보기에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 
둥 추가 

◦휴대전화 의존도 문항 
추가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신체활동
(초1)

◦학교 체육시간 중 땀을 흘
리며 운동한 시간 문항 

◦삭제
자문회의

종교기관
방문

◦주기와 횟수 기입 ◦응답 보기에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추가 

예비조사결과

봉사활동 ◦참여이유 하나만 응답 ◦1순위, 2순위의 복수응답 예비조사결과 

성적 
(초4)

◦응답 보기: 90점 이상
/80-89점/70~79점
/0~69점

◦응답 보기에 ‘시험보
지 않았음’ 추가 예비조사결과

방과 후 
교육

◦‘교과목 사교육’과 ‘특
기적성 사교육’으로 나
눔.

◦‘사교육’ 용어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
◦‘방과 후 교육’으로 

용어 수정 자문회의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
유’와 ‘사교육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 하나만 
응답

◦1순위, 2순위의 복수응답

예비조사 결과

가구소득 ◦월 평균 소득 ◦연소득(세후) 예비조사결과

<표 Ⅲ-17>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내용 

통화나 문자 메시지’, ‘인터넷 이용’, ‘게임’, ‘사진이나 동영상 촬

영’, ‘콘텐츠(그림, 음악, 벨소리, 배경화면 등) 주고받기’에 대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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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음악듣기’, ‘TV 등 동영상 시청’, ‘일

정관리’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통화’와 

‘문자 메시지’는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러한 지적 사항들을 검토하여 이용 실태를 ‘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게임 및 

오락’,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 ‘시간 보기’로 

수정하였다. 더불어 휴대 전화 의존도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항을 추가하였다.

○ 종교

예비조사 결과, 종교에 대한 하위문항인 ‘절이나 교회, 성당 등에 얼마

나 자주 갑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응답 보기에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를 

추가하였다.

○ 신체활동(초1)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용 설문지에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

생용 설문과 마찬가지로 학교 체육시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체육도 ‘즐거운 생활’ 내에

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보호자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신체활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초등학교 1학년 설문지에서는 문항을 삭제하

였다.

○ 봉사활동

봉사활동 참여이유를 <보기>에서 골라 하나만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예

비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기> 중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를 포함

하여 2개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참여이유를 1순위, 2순위의 복수응답형태

로 수정하였다.

○ 성적(초4)

예비조사 결과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영어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사례들

이 있었다.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학생에 따라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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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응답 보기에 ‘시험보지 않았음’을 추가하였

다.

○ 방과 후 교육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 측정할 목적으로 ‘교과목 사교육’과 

‘특기적성 사교육’을 나누어 관련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교과목 사

교육과 특기적성 사교육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예: 논술, 한

자, 수리과학, 생명과학)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있었

다. 또한 설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책전문가의 의견과 ‘방과후학교’ 참가에도 교육비 부담이 발

생하므로 사교육에 포함된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상충되었다. 따라서 

‘교과목 사교육’과 ‘특기적성 사교육’을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고, 

‘사교육’을 ‘방과 후 교육’으로 용어 수정하였다. 방과 후 학교 관련 

문항은 향후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의 항목을 

최대한 고려하였다23). 

예비조사에서는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와 ‘사교육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에 복수 응답이 다수 발견되어 복수응답형태로 수정하였다.

○ 가구 소득

예비조사 결과 지난 일 년 간의 월평균 소득에 연소득을 기입한 사례가 

적지 않고, 응답자의‘조사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월수입이 불

규칙하여 응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의 경

우 월수입이 불규칙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소득(세후)으로 

변경하였다.

(3) 현장 조사에서의 유의할 사항 파악

두 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차 예비조사 실사과정 평가회의24)를 통해 담임교사의 개입 여부

23) 사교육비조사와 중복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공표 시 통계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청의 지적에 따라 분석변수로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24) 2010년 1월 20일 [1차 예비조사 실사과정 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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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들의 응답 완료와 응답 충실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차 예비조사에서도 조사를 진행한 교사의 개입(intervention) 효과가 확

인되었다. 이러한 개입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담임교사가 

아닌,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학생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조사를 진

행하는 조장 면접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면접원

들을 중심으로 태도나 억양, 모의면접 등을 포함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선

정하고 설문진행과 관련하여 문항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원 전체에 

대해서 조사대상과 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검토

예비조사에서는 학생조사의 경우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해당 학년의 1

개 학급에 속하는 학생 전체를 집단면접조사로, 보호자의 경우는 학생 편

에 설문지를 전달 받아 자기기입식 유치조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본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선호하는 자료수집방법을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우편, 전화, 인터넷 웹조사(web based survey)를 선

호한다는 사례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예비조사와 같이 학생으로부터 전달

받아 봉인하여 제출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방

식은 학생이 설문지를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실할 위험이 있으

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잘못 이해할 가능성, 응답내용의 기입오

류, 그리고 일부 문항에 대한 무응답이나 전체 설문에 대한 응답 거절

(item or unit non-response) 등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여 응답 완료한 

내용을 자료로 처리하기 전, 전화조사 등을 통한 보완조사가 요구될 수밖

에 없다 단점이 있다. 그러나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되어, 예비조사에 이어 1차 본조사의 자료수집방법으

로 결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그에 대

응하는 실사전략을 마련하였다. 

(5) 표본학교의 조사협조를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의 지원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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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는 협조를 얻을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본 조

사의 경우 확률표집에 의해 조사대상학교가 선정되기 때문에 조사대상학교

의 협조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조사협조는 성

공적인 패널구축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조사대상학교 섭외와 관련하여 예비조사 시 조사대상 학교의 담당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문가 등과 자문회의25)를 통해 논의한 결과, 교육

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자문회의26)를 갖고 협조가 가능한지의 여

부를 타진하였으나, 부처의 방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공문을 최소화하

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는 별도로 교육청의 협조가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우선 서울시 지역교육청의 초등교육 담당 및 중등교육 담당자를 대상으

로 자문회의 개최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27). 그러나 공문 이첩 수준의 협

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부처나 교육청의 공문이 큰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1차 본조사의 표본학교 조사협조 요청은 연구원장

의 조사협조 요청 공문과 조사 안내문, 그리고 학교장과 보호자 앞으로 보

내는 연구원장의 서신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본 조사 설문지 작성

(1) 조사영역 구성 및 설문문항 작성

1차본조사의 조사내용은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

점에 근거하여 개인발달영역과 발달환경영역으로 구분하여 설계된 각 코호

트별 종단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본조사 설문은 단계적으로 완

성하기 위하여 2차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는데, 2차 예비조사 내용 구성 및 

25) 2010년 1월 27일 [학교표본추출 및 예비조사 조사학교 섭외관련 자문회의]
26) 2010년 8월 5일 [본 조사 대상학교 협조관련 자문회의]
27) 2010년 8월 30일 [본 조사 협조관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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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작성은 1차 예비조사28) 완료설문지의 검토, 조사내용별 국내외 측

정도구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조사도구를 대상자별

(학생과 보호자)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각 코호트별 조사영역 관련 문항을 

구성하였다. 

(2) 조사영역에 대한 원내 관련 연구진 검토

코호트별 종단 조사영역에 대하여 원내 관련 연구진 5명29)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영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3) 척도에 포함되는 범주의 수 결정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4단계 또는 5단계의 척

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중립적인 의미의 범주를 척도에 포

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5단계 척도는 ‘보통’에 응답이 모

이는 경향이 있고, 4단계 척도는 정적-부적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응

답자가 신중하게 판단하여 질문에 응답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의미의 범주를 제외한 4단계 척도를 채택하였다. 

(4) 전문가 검토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와의 자문회의30)를 통해, 설문문항이 측정하고

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응답항목과 측정척도가 측정하고

자 하는 내용에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학생용 설문문항 중 현재 학

교현장의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설문의 난이도가 조사대

상자의 이해수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선 교사에게 자문31)

을 구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은 연구진에 의해 설문지 수정에 반영되었

28) 1차 예비조사는 2009년 12월22일~29일에 실시되었다.
29) 교육학 2명, 심리학 1명, 아동학 1명, 사회학 1명
30) 2010년 4월 16일 [예비조사 설문문항 검토 자문회의(1)]
31) 2010년 4월 28일 [예비조사 설문문항 검토 자문회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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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서면 검토 및 면대면 회의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지를 자문위원들이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한 후, 예비조사 수정설문문

항 검토 자문회의32)를 개최하였다.

(5) 예비조사(2차) 실시

완성도 높은 1차 본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제 조사현장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실사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5

월 12일부터 28일에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의 조사내

용에는 1차 본 조사의 설문내용 뿐 아니라 2차 wave 이후에 조사할 설문

내용의 일부가 문항의 타당성 및 조사가능성 등의 진단을 목적으로 포함되

었다. 

2차 예비조사에서는 조사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발달수준에 적절한지, 설

문문항이 응답자가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응답자

의 응답저항이나 무응답률이 높은 문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가능성을 진단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제외한 각 조사 집단을 대상으로는 설문의 난

이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항, 응답하기 곤란했던 문항, 자료수집방식 선

호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른 응답패턴과 응답내용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학교 선정 시 대도시 소재 학교와 중소도시 소재 학교를 고루 안배하

여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의 총 8개 학급(초1: 2개 학급, 초

4: 3개 학급, 중1: 3개 학급)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조사는 자기기

입식 집단조사, 보호자 조사는 유치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

과 부모의 매칭표본을 조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실사전략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와 연구진이 조사과정에 대해 관찰하여 기록

하였다. 조사 완료된 설문지는 연구진이 검수하고 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32) 2010년 5월 13일 [예비조사 수정설문문항 검토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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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의 경향과 응답패턴, 실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코딩 시 유의할 

사항들로 분류하여 자료화하였다.  

(6) 예비조사 실사과정 평가

본 조사용 설문지 작성을 위한 설문문항 수정 및 자료수집 방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실시 담당 교사가 참석한 4차례의 예비

조사 실사과정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33). 교사의 개입여부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1차 본 조사 실사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

항들은 조사지침서 작성의 자료로 분류하였다. 

(7) 본조사 설문지 초안 완성

수정된 설문지는 질문의 표현 및 측정척도의 표현, 그리고 선택항목의 

어휘 등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비롯되는 비표본오차(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으며, 몇 가지의 어휘와 문장표현을 수정 

한 후 1차 본 조사 설문지 초안으로 완성하였다.

(8) 통계승인과정에서의 검토 및 수정

완성된 1차 본조사 설문지의 초안은 통계청의 통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조사의 조사문항과 비교‧검토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통계청으로부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항 또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수차례에 걸쳐 삭제 및 수정의 범위를 조율하였으나 건강

영역의 문항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와의 중복으로 주관적인 건강과 건강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하

고 모두 조사문항에서 제외하게 되었으며, 사교육 영역의 문항들은 분석변

33) 2010년 5월 28일 [예비조사 실사과정 평가회의(1)]

2010년 6월 3일 [예비조사 실사과정 평가회의(2)]

2010년 6월 8일 [예비조사 실사과정 평가회의(3)]

2010년 6월 10일 [예비조사 실사과정 평가회의(4)]



Ⅲ.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조사설계 131

수로만 사용하고 기초 통계치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받았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최종설문지의 작성 과정 [그림 Ⅲ-6]과 같다. 

[그림 Ⅲ-6] 최종 설문지 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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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1차 패널구축

1. 실사기관 선정

패널조사의 실사는 일반 횡단 조사와는 달리, 동일한 표본을 오랜 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인 실사업무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 

아니라, 만 명이 넘는 응답자와 수백 명에 이르는 면접원을 지속적으로 관

리하여야 하는 등, 질적으로 복잡하고 양적으로 방대한 내용의 특성을 갖

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실사기관의 선정 여부는 패널조사 전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실사기관의 선정에서는 패널조사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역량이 있는 조사

회사의 선정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최근 3년간 단위계약 건(공공

기관에서 발주된 조사)으로 3억 원 이상의 면접조사 경험이 있는 기관, 정

부부처 조사 경험이 있는 기관 중 조사원을 활용하여 조사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하였다. 

실사기관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 일반경쟁입찰 계획 수립: 2010. 6. 30. 

○ 입찰 공고: 2010. 7. 2.~ 7. 14.(재공고: ~7. 22.)

- 우리원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기획재정부 알리오) 

○ 원가산출: 2010. 7. 14.~2010. 7. 26.

-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산출 의뢰

○ 제안서 평가회의: 2010. 7. 26. 

- 재입찰 결과 경쟁입찰 구성요건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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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규정에 따라 유찰, 단독응찰자의 적격심사로 진행

- 평가위원회 구성

∙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양적연구 전문가, 표본설계 전문가, 패널조사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련공무원으로 구성

∙ 용역기관과의 연고성 배제

∙ 후보군에서 평가위원 7인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의 공정성 및 기밀유지를 위해 서약서 작성

∙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발표에 대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심사

∙ 기술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 내용

∙ 기술평가는 제안사 현황, 사업이해도, 사업수행부문, 사업관리부문 

등으로 나누어 실시

∙ 사업수행부문에서는 패널 표본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사 전략, 

데이터 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사 전략,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실무인력 활용 방안 등을 평가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2010. 7. 28. 

○ 계약 체결: 2010. 7. 30.  

   - 계약업체: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2. 표본구축 현황

1) 조사대상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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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최종 조상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

생과 그들의 보호자이다. 조사대상 인원은 총 13,200명으로 각 학년 당 학

생 2,200명과 그들의 보호자 2,200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주기는 1년이며, 조사 기준 시점은 매년 10월로 첫 해에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 학급 단위로 집단면접조사를 보호자는 유치조사를 실시하였

다. 2차년도 조사부터는 학교 학급 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의 개인추적 조사

가 실시될 예정이다.

2) 표집 과정

표본은 앞서 기술한 표본 설계를 바탕으로 추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모

집단은 2010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들의 보호자이며, 표본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전국

의 초1, 초4, 중1의 학교 일람표이다34). 표본의 추출방법은 다단계층화집

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구체

적인 표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16개 시도별 학생 수 비례에 따른 지역별 층화

각 코호트별 2009년 학교 일람표를 기준으로 2010년 현재 16개 시도

별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각 학

년별로 비례해 지역별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그 후 16개 시도별 목표 표

본 수에 따라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이 때 각 한 학교 당 한 학급의 학생 

전원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서 조사 성공률(유효응

답률)을 80%로 예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34) 2010년 8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통계 자료 중 [2009년 기준 전국의 초1, 

초4, 중1 학교리스트]를 요청하였으며, 표본추출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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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학교 수는 앞서 서술된 표본설계를 참고하여야하며, 전국에 걸친 

총 학교 수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98개교,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는 

95개교,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78개교로 결정되었다.  

2단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한 학교 추출

16개 시도별로 각각 할당된 학교를 추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2개 코호

트와 중학교 1개 코호트 각각에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초등학교 2개 코호트의 경우는 시도 및 도시 규모별로 학교주소를 기준으

로 목록을 작성하고 학급수를 기준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이 때 선

정된 표본학교는 해당 학년의 학급이 최소한 두 학급 이상이어야 하고, 학

생 수가 50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인접

한 학교로 표본학교를 대체하기로 하였다.

중학교 코호트의 경우는 시도 및 도시규모 뿐 아니라 학제별(남녀공학, 

남학교와 여학교)로 중학교 1학년이 있는 학교들의 목록을 학교주소를 기

준으로 작성하고 학급수를 기준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이 때 선정된 

표본학교는 해당 학년의 학급이 최소한 두 학급 이상이어야 하고, 학생 수

가 50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학

교로 표본학교를 대체하기로 하였다.

3단계 조사대상 학급 추출

표본 학급의 선정은 각 코호트별로 추출된 표본학교의 특성이나 소재지

를 확인하고 학급수와 학급별 학생 수(중학교는 남녀별 학생 수 포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무작위로 표본학급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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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대체 학교 추출

원표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 측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사협

조 거절 등과 같이 해당학교에서의 방문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체 원

칙에 따라 표본학교를 대체하였다. 이에 앞서 통계승인 과정에서도 일부 

표본학교, 즉 통계청 [사교육비 의식조사]의 표본학교와 중복되는 8개 학

교가 대체되기도 하였다.35) 또한 최종 추출된 표본학교와 중복문제가 없기

는 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올해 7월에 구

축된 [서울교육종단연구(SELS2010)]의 초등학교 표본과의 중복여부가 서

울시 교육청의 요구로 검토된 바 있다36). 

3. 본 조사 실시과정

설문지 초안을 완성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최종검토를 거친 후 다음과 같

은 과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35)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년 당 1개 학급을, 초등의 경우 

1~3학년, 4~6학년으로 나누어 층화한 후 3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와는 달

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는 표본학교의 해당 학년에서 1개 학급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두 조사의 표본학교가 중복될지라도 조사대상 학급이 일치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따라서 통계승인과정에서“표본학교가 동일할지라도 표본학

급이 다를 경우 표본대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사과정에서 조사대

상 학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학급 선정에 유의하는 것이 표본대체에 따른 오차를 발생시키

는 것보다 나을 것”(2010.9.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보완 및 검토(2차)] 통계청 

제출 자료)이라는 연구진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통계청에서는 표본대체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표본의 8개 학교가 대체되었다.
36) 2010년 8월 18일 [서울교육종단연구(SELS2010)]의 108개 초등학교 표본학교

와 74개 표본학교 리스트를 비공개로 전달 받아 검토하였으며, 담당자와 의견을 조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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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과정

(1) 국가승인통계 작성 승인

① 통계작성 승인 신청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발달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 속

에서 다각도로 포착하여 아동‧청소년정책 수립에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 8월 25일에 통계작성의 승인을 신청하

였다.

② 통계작성 승인

패널조사의 표본 및 패널관리방안, 현장조사를 위한 지침내용, 조사된 자

료의 공표방식, 조사내용의 구성과 유사‧중복항목 등 전반적인 내용이 통계

승인 과정에서 검토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다른 

조사와의 유사‧중복 문항과 항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

었으며, 단지 기 승인받은 조사에 문항과 항목이 있다는 이유로 이론적인 

근거와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문항과 측정

항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기도 하였다37). 

여러 단계를 거쳐 수정‧보완 및 조율한 후 본 조사의 통계작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010년 9월 30일에 승인되었다(승인번호 제40202호).

○  조사결과 공표 시 자체통계품질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

○  2차년도(2011년) 조사 후 패널탈락 등에 관한 분석연구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제출

○  사교육비 관련 항목(사교육 경험, 사교육 유형‧시간‧비용,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 가계부담, 사교육 받지 않는 이유)은 분석변수로만 

활용

○  통계표 작성 시, CV값(25% 이상)이 크거나 빈도가 낮은 경우 셀을 

통합(collapsing)하여 통계표 작성

37) 문항이 통계청의 기 승인 통계와 중복이 될 경우, 통계청에서는 승인을 신청한 신

규통계가 문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비객관적 자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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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준비 및 표본학교의 조사협조 요청

표본추출 결과를 검토하여 코호트별 학교목록을 정리한 후 조사에 대한 

안내문과 학교장 앞으로 보내는 연구원장의 조사협조 요청 공문 및 서신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설문지 인쇄와 면접원 교육자료 및 학교 컨택 

시나리오, 응답 사례품 등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사 도구를 준비

하였다. 

(3) 학교 섭외원 선발 및 교육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 섭외에 앞서 학교 섭외원을 설발하였다. 학교 섭

외원은 실사기관의 주관으로 학교섭외 경험 우수 섭외원을 1순위로 선발하

였고, 이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섭외원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학교 섭외

원 선정 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으로

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소개, 1차년도 패널구축의 중요성 강조, 시나

리오에 따른 섭외 단계 교육, 학교별 섭외기록지 기록 및 보고방법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4) 면접원 선발 및 교육

① 면접원 선발

본 조사에 투입되는 면접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참여 유경험자를 우선

적으로 선발하고 타 패널조사 유경험자, 유사패널조사 및 청소년조사 유경

험자 순으로 선발하였다. 특히 면접원 조장의 경우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 조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면접원들을 중심으로 태도나 억양, 모의

면접 등을 포함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선정하였다.

② 면접원 교육

면접원 교육은 연구진의 참석 하에 서울 본사 및 각 지방 실사 사무소 6

곳을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사항은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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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장소

1단계

면접원 교육
(이론교육)

․ 교육대상 : 면접원 전체
 [교육내용]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배경 및 취지
․ 패널조사의 특징
․ 1차년도 패널구축의 중요성 강조
․ 면접원칙 및 조사방법 
․ 학교방문조사 방법 및 보호자 유치조사 방법
․ 설문내용 및 흐름 이해
․ 예상되는 조사과정의 어려움 및 대처방안
․ 조사의 중요성과 사명감 고취
․ 학교별 컨택기록지 기록 및 보고방법 교육

 서울 본사 
및 각 지방 
실사사무소

2단계

면접원 교육
(실습교육)

․ 연습면접/Role Playing
․ 현장 에디팅 요령 숙지
․ 면접원별로 연습면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재교육 

 서울 본사 및 
각 지방 

실사사무소

3단계

면접원 교육  
(조장대상 
실습교육)

․ 교육대상 : 조장 면접원 
․ 학생조사를 조장이 직접 진행하게 되므로 학생조사 

진행 방식에 대한 추가교육이 필수적
․ 특히, 설문진행 관련 교육(문항별 교육)
․ 연습면접/Role Playing(태도․억양 등 집중교육)

 서울 본사
및 각 지방 
실사사무소

※ 면접원들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교육에 대하여 실사기관의 담당연구원
이 직접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Ⅳ-1> 면접원 교육 단계

2) 학교 섭외

학교 섭외는 해당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후 학교관계자와의 전화통

화 및 방문을 통하여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학교 섭외

의 단계 및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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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1단계

전화 섭외

 ․ 섭외 현황 파악 및 섭외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화 섭외
는 서울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

 ․ 패널관련자료 및 시나리오 등을 통한 교육으로 섭외 절차 표준화 
 ․ 학교 담당자(학생주임, 교장 또는 교감 등)와 통화
 ․ 여름방학 개학 후인 8월 마지막 주에 섭외 시작
 ․ 공문수신 확인, 조사취지 설명, 협조 부탁 
 ․ 방문 약속
 ․ 학교 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존중하여 그에 맞게 섭외
 ․ 명확한 거절이 아닌 경우 재통화를 통한 원표본 성공률 제고 노력
 ․ 학교별 섭외지에 각종 섭외 관련 사항 기입 및 보고

2단계

학교 방문
1차

 ․ 약속된 시간에 해당 학교 도착 
 ․ 학교 담당자와 인사 후 조사 안내문 및 사례품 전달  
 ․ 조사취지 설명 및 요청사항 전달
 ․ 조사대상 학급 담임 선생님께 협조 요청 및 사례품 전달
 ․ 추출된 학급의 방문조사 가능일 파악, 방문 약속 
 ․ 학급편성 기준 등 기본 정보 파악

3단계

학교 방문
2차

 ․ 조사대상 학급 담임 선생님과 통화
 ․ 1차 방문 시 정한 약속 재확인 하여 변동 없을 경우 학교 방문
 ․ 학급 방문 후 학생조사 진행
 ※ 사전 섭외 단계에서 조사일정이 정해질 경우 1, 2차 방문 단계 

통합 시행

4단계

실사 기관 및
연구진

직접 방문

 ․ 전화컨택시 거절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섭외담당과 수퍼바이저 
및 연구진이 거절학교를 직접 방문

 ․ 교장(또는 교감)을 만나 조사취지를 설명하고 설득

5단계

학교 대체

 ․ 끝까지 거절하는 학교는 대체 원칙에 따라 대상 학교 대체
 ․ 차순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학교 섭외 과정 동일하게 시행

<표 Ⅳ-2> 학교 섭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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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조사

학교에 방문하여 실시한 학생 조사의 단계 및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은 <표 Ⅳ-3>과 같다. 

단  계 내   용

1단계

담당 선생님
접촉

 ․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 후 조사취지와 방법에 대해 설명
 ․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에게 조사협조 안내 부탁
 ․ 총 정원과 당일 결석(또는 조퇴) 학생 및 사유, 관심학생 파악
 ․ 서신, 조사안내문 및 사례 전달

2단계

조사 취지
설명

 ․ 조사 시작 전 면접원 자리 배치(면접원별 담당학생 지정)
 ․ 패널조사 안내문 배부
 ․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대한 소개
 ․ 조사목적, 내용, 방법 등 설명 

3단계

학생 조사

 ․ 설문지 배부
 ․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 설명
 ․ 조장이 앞에서 설문 응답 진행
 ․ 진도가 늦거나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 조원 면접원이 보조
 ․ 설문이 종료된 후 담당 학생별로 현장 에디팅
 ․ 설문지 부수 및 패널동의서 작성 확인
 ․ 면접원은 별도로 면접기록지(관찰기록지) 작성

4단계

결원학생
조사 방안

 ․ 한 학급 전원을 조사하므로 조사당일 결원학생에 대한 보완 필요
 ․ 담임교사에게 결원학생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당일 조퇴, 결석학생, 운동부 선수 등 보완조사
 ․ 학습, 정서, 자폐 등 발달장애아 등의 특이사례에 대한 보완조
   사는 추후 결정 

5단계

보호자 조사
설명 및

답례품증정

 ․ 보호자 조사에 대한 설명 및 협조 부탁
 ․ 보호자용 설문지(회수봉투)와 가정통신문 등 관련자료 배부
 ․ 학생 응답사례품 전달
 ․ 담임교사와 설문지 회수 일정 협의 및 협조 요청

․ 모든 학생 조사에서 면접기록원은 학교별로 면접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
․ 면접기록지 내용: 학교명, 지역명, 방문일시, 진행시간, 담임 등 학교관계자 협
조도, 학생 협조도, 설문분위기, 진행 중 특이사항 등 

<표 Ⅳ-3> 학생 조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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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자 조사

유치조사로 실시되는 보호자 조사의 단계 및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4>와 같다. 

단계 내용

1단계

설문지 유치

 ․ 학생에게 보호자용 설문지 유치
 ․ 집에서 보호자 설문 응답 후 봉투를 밀봉
 ․ 응답 설문지는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수거
 ․ 보호자 응답 사례비는 응답수거 봉투에 동봉하여 선지급

2단계

설문지 회수

 ․ 1차 : 집단 수거(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해 학교에서 회수)
 ․ 2차 : 개별 수거(학생을 통해 개별 수거)
 ․ 3차 : 기타 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가구방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호자 설문 수거)   
 ․ 본사 면접원이 학생을 통해 파악한 연락처를 통해 보호자에

게 조사 참여 독려
 ․ 일부 거절부모에 대해 실사기관 연구원이 직접 전화하여 패

널조사에 대해 안내하고 협조 요청

<표 Ⅳ-4> 보호자 조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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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기여 및 향후 일정

1. 정책기여

급변하는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미래사회의 동력이 될 아동‧청
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

는 미래인력양성에 있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우리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

발이 핵심인데, 인적자원의 양과 질은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며 

개인의 역량은 아동‧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

년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업

을 달성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 뿐 아니라 사회

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차세대 주역으로서 아동‧청소

년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회제도적 여건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통하여 마련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의 과정을 관찰한 종단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단자료는 아동‧청소년 개인이 갖는 차이를 고려하고, 각 발달단계의 과

업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파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

의 바람직한 성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정책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종단자료는 

현재까지 개수만 본다면 4~5개 정도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

이나, 아동‧청소년 개인의 발달과 시간 순차상의 생애경험들, 그리고 발달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시간의 흐름선 상에서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

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종단조사모형을 설계하고, 2010

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생 각각 2,200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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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의 내용 및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발달 환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단기종단 패널의 표본을 구

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아동‧청소년정책의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체계적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수

집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급

변하는 환경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발달의 변화상을 갖는 아동‧청소년들

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단자료구축과 자료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생 코호트의 추가로 학령기 전반에 있어서의 발달과 성장과정 전체를 조망

할 수 있는 종단자료의 제공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학동기 초기시기와 관련된 정책연구와 학술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횡단 

및 종단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현실적인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아동‧청소년

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정책 및 학술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2. 향후 일정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모형설계, 조사내용설계 

및 설문문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1차년도 본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

며, 11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응답설문지 검수와 추가 보완

조사가 12월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응답검수 및 보완조사가 완료

된 설문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처리 또한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자

료처리 후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조사에 응한 설문지 중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응답 항목이 많은 경우와 7년 간의 반복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들을 제외한 후 최종 패널을 선정하고 구축하는 작업

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축된 패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데이터 클리닝과 

내년 2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패널유지를 위한 관리가 진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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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올 해 남아있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조사 완료: 2010년 11월 

○ 응답내용 검수 및 보완조사: 2010년 12월

○ 자료처리: 2010년 12월

○ 최종 패널선정: 2010년 12월

○ 데이터 클리닝: 2010년 12월 ~ 2011년

○ 패널관리: 2010년 12월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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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헌․장근영․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
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김민성․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
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조아미․정경은․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
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
수․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
서 /  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우리나라
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이기
봉․박일혁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
으로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
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김성경․남미애․정경은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박제일․이은경․문경숙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
을 중심으로 / 서정아․권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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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과제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윤오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선아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헌․김형주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이창호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Ⅰ 자료집 (1/26)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Ⅰ 자료집 (3/19)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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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군 정량지표- (6/29)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Ⅱ 자료집 (7/2)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Ⅲ 자료집 (7/27)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Ⅱ 자료집 (8/19)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Ⅰ 콜로키움 자료집 (10/8)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Ⅳ 자료집 (10/14)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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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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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Ⅰ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Ⅱ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Ⅲ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Ⅳ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

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Ⅴ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Ⅵ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Ⅰ: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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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Ⅶ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Ⅱ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헌․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Ⅷ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Ⅰ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헌․

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Ⅸ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Ⅱ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헌․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Ⅹ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Ⅲ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헌․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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