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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과 남녀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류 지 수(서울여자대학교 박사과정)

1. 서 론

시간은 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이다. 그러나 시간이 

과 다른 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할당된다는 이다. 이러한 시간은 사람들이 

어떠한 우선순 에 따라 사용하고 선택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하

루 24시간이 구성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시간 사용을 탐색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

패턴과 구조를 볼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많은 연구들이 인간의 안녕에 향을 주는 시간사용 패턴의 요성을 제시해왔으며 

개인의 안녕(well being)의 수 을 결정하는 일차 인 제한은 시간의 유용성과 사용되는 

시간으로 그 효과성을 결정하는 일련의 요인들이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시간을 사

용하는 방법은 그들의 안녕과 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겠다(Asher and Ofir, 

2002). 청소년상담원(199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거의 부분이 자신의 생활을 잘 

리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즉, 과반수이상의 청소년들이 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비효과 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음을 말한다(나 주 외, 2005). 어

떻게 자신의 시간을 일상의 생활에 배분하게 되는지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정  는 부정  시간들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삶의 질에 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한 어떻게 여성과 남성이 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는지, 다른 시간의 제약 아래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권의 다른 치에 따라 시간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로 시간을 사용하는 권한을 나타내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Daly 

and Beaton, 2005). UN의 젠더 평등에 한 니엄 로젝트 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한 정책의 목표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 다

는(United Nations Millennium Project 2004 재인용; Ritchie, 2004) 에서 남녀 청소년

이 경험하는 시간사용의 검토를 통해 젠더 불평등 해소를 한 정책의 기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시간 사용은 청소년의 미래의 모습과도 연 된다. 발달과정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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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히 청소년이 려야할 시간사용의 역에서 처한 환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시간 활용

의 구조로 불리를 겪게 된다면 이는 청소년의 정 인 발달을 해하는 요인이 되며 

사회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청소년의 시간활용 분

석을 통해 개입과 정책수립을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국민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간사용 유형을 알아보고 농가 여부, 부모 존재 여부에 따라 남

녀 청소년의 시간사용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통계청이 2004년 9월에 실시한 ‘2004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2차 자료 분

석을 하 다. 국의 12,750가구의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 약 32,000명을 상으로 시간

일지(time-diary)에 응답자가 직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상은 2004 생활시간조사 응답자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교청소년 

4392명으로 남자청소년 2344명, 여자청소년 2048명의 평일(n=2492)과 주말(n=1900)의 사

례를 분석하 으며 SPSS WIN/12.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하 다. 농가여부, 부모 존재 

여부를 독립변수로, 청소년의 시간사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종속변수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 리, 돌 노동(가족보살피기), 교제  여가활동의 시간사용량으로 구분하

여 청소년의 각 시간사용유형에서 독립변수에 따른 평일 시간사용량의 차이와 주말 시

간사용량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와의 계

에서 본인이 가구주라고 응답한 청소년과 가구주의 미혼형제, 자매라고 응답한 청소년

의 경우 청소년 가구로, 가구주의 손자녀  그 배우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을 조손가구

로 보고 부모가 없는 것(사망 는 부재)으로 정의하 다. 가구주의 미혼자녀와 기혼자

녀  그 배우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1) 남녀 청소년의 생활시간 분석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 역에서 남녀의 평일 시간사용

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주말 시간사용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보 다. 이는 여자 청

소년이 주말에 개인 리를 한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Timmer 등(최남숙, 유소이, 

2002: 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일과 학습 역에서는 남녀 간에 시간사용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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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가정 리에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성별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를 보

고, 남자와 여자 모두 평일보다 주말에 가정 리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평일, 

주말 모두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가정 리에 약 2배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제  여가활동 역에서 평일과 주말 모두 남녀 청소년의 시간사용의 차이

를 보 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제  여가활동에 사용하

고 있었으며, 평일의 경우 약 15분, 주말의 경우 약 48분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더 많은 여가활동시간을 사용하 다. 

2) 독립변수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성별과 농가 여부, 부모 존재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의 차이를 분석하 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변수에 해서는 구체 으로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1) 평일 생활시간 사용

① 농가여부와 청소년의 생활시간

일, 학습, 가정 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여가활동 역에서 네 집단 간에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일과 가족보살피기 역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가의 남자청소년이 비농가의 남자청소년보다 평균 57.41분, 비농가의 여자청소년보다 

평균 62.72분의 시간을 학습에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리의 경우, 농

가와 비농가의 여자청소년 모두 농가와 비농가의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여가활동에서는 농가의 남자청소년이 농가의 여자청소

년보다 약50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고, 비농가 여자청소년보다는 44.69분

을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모 존재 여부와 청소년 생활시간 

학습, 가정 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여가활동에서 각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습, 가정 리, 가족

보살피기, 교제  여가활동 역의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학습에서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이 부모가 없는 여자청소년보다 평균 69.48분의 시간

을 더 활용하고 있었고, 부모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부모가 없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

소년 모두에 비해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학습에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리에서는 부모가 있는 여자청소년이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보다 평균 4.6분 정

도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으며, 부모가 없는 여자청소년은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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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16.59분, 부모가 있는 여자청소년보다 11.98분, 부모가 없는 남자청소년보다 15.42분

을 더 가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보살피기 역에서는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부모가 없는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제  여가활동에서는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과 부모가 없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부모가 있는 여자청소년의 사용시간이 더 었다. 

(2) 주말 생활시간 사용

① 농가 여부와 청소년의 생활시간

개인유지, 가정 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여가활동에서 네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개인유지를 해 비농가 여자 

청소년이 비농가 남자 청소년보다 평균 18.16분을 더 많이 사용하 다. 가정 리에서 농

가 남자 청소년과 비농가의 남자 청소년 둘 다에 비해 농가와 비농가 모두 여자청소년

이 더 많은 가정 리를 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제  여가활동에서 농가의 남

자청소년이 비농가의 여자청소년보다 평균 78.28분을 더 활용하고 있었고, 비농가의 남

자청소년이 비농가 여자청소년보다 46.86분 더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 다.

② 부모 존재 여부와 청소년 생활시간 

개인유지, 학습, 가정 리, 교제  여가활동 역에서 각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 다. 개인유지, 학습, 가정 리, 교제  여가활동 역에서의 사후검증 

결과, 개인유지에서 부모가 있는 남자 청소년보다 부모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평균 

17.31분을 더 활용하 다. 학습 역에서는 부모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부모가 없는 남

자 청소년보다 102.98분의 시간을 더 사용하고 있었다. 가정 리에서는 부모가 있는 여

자 청소년이 부모가 있는 남자 청소년보다 14.72분, 부모가 없는 남자 청소년보다 16.38

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없는 여자 청소년이 부모가 있는 남자 청소년

에 비해 27.29분, 부모가 없는 남자 청소년보다 28.94분을 더 많이 가사에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제  여가활동에서 부모가 있는 남자 청소년과 부모가 없는 남자 청소

년 모두에 비해 부모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있는 남자 청소년보다는 48.03분, 부모가 없는 남자 청소년보다 90.46분을 덜 활

용하고 있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 남녀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은 가구 특성(농가 여부, 부모 존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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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살펴본 남녀 청소년의 생활시

간 사용에서 여자 청소년 에서도 부모가 없는 여자 청소년이 시간사용에 있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의 청소년에 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부모가 없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평일 생활시간에서 부모가 있는 남녀 청소년보다 

학습 시간 사용에서 더 은 시간을 활용하 으며, 가정 리에 네 집단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여가활동, 개인 리 등의 자기개발을 한 시

간 할당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상 으로 덜 사용하게 되고, 가정 환경  제약, 젠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시간 자원의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세  없이 조부모

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되는 조손가족의 경우, 가족해체가 증하면서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족형태로 사회  약자인 노인과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조손가족은 가족 구

성에서 이미 취약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지지체계와 자원이 필요하다(최해경, 2006). 

시간 사용 양식은 젠더와 사회경제  지 에 따른 제약만큼이나 미래의 계획과 진로, 

특정 역의 정  는 부정  경험을 반 한다(Shanahan and Flaherty, 2001). 청소

년이 자신의 진로를 한 계획을 세우고, 정  경험을 통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기반의 로그램과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의 달성은 개인의 능력 개발에 기여하는 개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달려있다(McGoldrick and Carter, 1999). 시간사용이라는 청소년이 가지

고 있는 자원이 상 으로 불평등한 경우, 발달단계의 과업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청소년의 안녕과 건강한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주(2006)

가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멘토링 로그램도 하나의 좋은 가 될 수 있겠다. 사회 집

단의 형성을 해 교내 기반의 래 여가활동 집단 형성을 통해 생산 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Jacobs, Vernon, and Eccles, 2004). 한 성분화  시

간 사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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