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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역 추정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지역 실업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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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시·군·구와 같은 소지역 단위의 실업률에 대한 통계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같은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은 물론 정책 집행 후 그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
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자체 기관장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제

약이 따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실업률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는 자료의 신뢰성, 연속성및 시의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지역 실업률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변동계수 25% 이하)을 확보하면서

통계생산에 소요되는 조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정법 및 최소 표본조사구 수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
시하고자한다.

주요용어: 소지역추정법, 실업률, 모의실험, 변동계수.

1. 서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역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인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통계를 생산하거나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

악한 통계조직, 통계자료의 활용부진, 예산부족 등으로 지역통계의 생산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인
구집단의 특성에 관한 통계는 국가나 광역시 및 도 차원뿐만 아니라 시·군·구 수준에서도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시·군·구와 같은 소지역 단위에서 실업률에 대한 통계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지원 사업을 위
한 예산 편성과 같은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은 물론 정책 집행 후 그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데 있어
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자체 기관장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
만 통계조사만으로 늘어나는 지역통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

르는데이에대한대안으로소지역추정법을활용할수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통계 선잔국에서는 국가통계 생산에 소지역 추정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Falorsi 등 (1994), Farrell (2000), Rao (2003), Fabrizi 등 (2007), Ugate

등 (2007)과 같이 꾸준히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소지역 추정에 관한 연구는 지난 2000년

을 전후해서 이계오 (2000), 박종태 (1998), 박종태 (2001), 박종태와 이상은 (2001), 김영원과 성나

영 (2000), 전경배 (2001) 등에 의하여 처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의 연구로는 김달호와 김남희
(2002), 양영춘등 (2003), 정연수등 (2003), 김재두등 (2005) 등이있다.

소지역 추정에 사용되는 추정량으로는 설계기반 추출법(design-based sampling)의 표본추출확률을 이

용한 직접추정량(direct estimator)과 목표 소지역의 특성과 유사한 인근 소지역에 관한 통계정보(보

본 연구는 2009년도 경상대학교 학술진흥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RPP-200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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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 조사구 수

시군 거제 거창 고성 김해 남해 마산 밀양 사천 산청 양산

센서스 조사구수 1029 345 288 2169 294 2166 606 581 201 1166

경활조사 표본조사구 수 6 2 1 11 2 12 6 4 2 6

시군 의령 진주 진해 창원 창녕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센서스 조사구수 157 1694 712 2398 352 688 263 323 222 274

경활조사 표본조사구 수 2 11 4 17 3 3 2 2 2 2

조정보)를 이용하는 간접추정량(indirect estimator)이 있다. 간접추정량은 설계기반(design-based)과

모형기반(model-based) 간접추정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기반 간접추정량으로는 합성추정량과 복

합추정량이 있으며 대표적인 모형기반 추정량으로는 경험적 최량 선형 비편향 추정량(Empirical Best

Linear Unbiased Predictor; EBLUP), 경험적 베이지안 추정량(Empirical Bayesian Estimator; EB)

및계층적베이지안추정량(Hierarchical Bayesian Estimator; HB) 등을들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매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업률 등과 같
은 소지역 노동 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2009년 경제활동인구조
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표본 조사구들 중에서 경남 지역 시·군에 배정된 조사구 수를 나타내고 있
는표 1.1을보면센서스 조사구 수에 비하여시·군에 배정된조사구 수가 매우 작음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기가 작은 표본 자료로부터 실업률을 직접 추정하게 되면 추정 오차가 너무 커서 통계의 신뢰성

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2007년 9월 통계청의 지도하에 10개 각 시에서 평균 50개

의조사구를선정하고경제활동인구조사를실시하여소지역(시)의실업률을추정하고자하였다.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각 소지역에 배정된 표본조사구 수보다 훨씬 많은 50여개에 달하는 조사구를
조사하여 직접추정법으로 실업률을 추정하였지만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목표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군과 같은 소지역 실업률 추정에서 추정치의 신뢰성(변동계

수기준)을확보하는동시에조사에소요되는비용을최소화하여지속적으로소지역실업률통계를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정 크기 이상의 표본을 필요로 하는 직접추

정법 대신 보조정보를 이용하는 간접추정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최소 표본

조사구수를결정하고자한다.

2. 소지역 추정법

2.1. 직접추정법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조사)자료로부터소지역 i의총실업자수를추정할수있는직접추정량 Ŷi·는

Ŷ dir
i· =

2∑
s=1

ni∑
h=1

sX̂i

sXi
sYih,

여기서 s는 성을 나타내는 지표, ni는 경활조사에서 소지역 i의 조사구 수, sYih는 경활조사의 소지역

i내 h번째 표본조사구의 성별 실업자 수를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sX̂i는 소지역 i의 거주인구에 대한
추정치이며, sXi는경활표본조사로부터도출한표본조사거주인구를각각나타낸다. 위와같이주어지

는직접추정량 Ŷi·는근사적비편향추정량이다. 우리나라통계청에서는 Ŷi·의분산을

Var
(
Ŷi·

)
=

2∑
s=1

sM
2
i

(
ζi

ni∑
h=1

sU
2
ih

)
+ 2 1Mi2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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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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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추정한다. 여기서,

sUih = d (sYih)− sρi · d (sXih) ,

d (sYih) = sYih − sYi,h+1, d (sXih) = sXih − sXi,h+1,

sρi =
sYi·

sXi·
, ξi =

(1− fi)ni

2(ni − 1)
, fi =

ni

10Ni

이고, Ni는 소지역 i의 추출틀에 속하는 조사구의 수를 나타낸다. 직접추정량은 근사적 비편향 추정량
이지만소지역에할당된표본의크기가작은경우에는추정량의분산이커져서신뢰성이떨어지게된다.

2.2. 합성추정법

소지역 i에 대한 합성추정량 Ŷ S
i·는 직접조사 자료 및 소지역 i와 특성이 유사한 지역들의 정보를 추정에

이용하는간접적인설계기반추정량이다.

I개의 시·군 단위 소지역이 있는 대지역을 특성이 동질적인 L개의 하위 지역그룹으로 분할하고 각 그룹
들을 다시 J개의 성별-연령대별 범주로 분할하면 I =

∑L
k=1 Ik이고, k번째 그룹은 Ik개의 동질적인 소

지역(시·군)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소지역은 L개의 하위 지역그룹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고, 소

지역이 속하는 하위 지역그룹에 대한 보조정보를 추정에 이용한다. 따라서 소지역 i에 대한 합성추정량

Ŷ S
i·는 직접추정량에 비하여 그 추정오차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지만 해당 소지역이 속해 있는 하위 지
역그룹내의소지역들에대한정보가해당소지역의것과동질적이지않으면편향이커질수있다.

Ni를 표집틀에서 소지역 i에 속하는 총 조사구 수, ni를 경활조사에서 소지역 i에 할당된 표본조사구
수, jP

C
i,2005를 2005년 센서스에서 추계된 (i, j)범주의 상주인구, jP

R
i,2005를 (i, j)범주의 2005년 주민등

록인구, jP
R
i,month를 (i, j)범주에 대한 경활조사 월의 주민등록인구, jX̂i를 (i, j)범주의 상주인구에 대

한 직접추정치, jYih를 (i, j)범주의 h번째 표본 조사구에서 조사된 실업자 수라 하면 Ik개의 소지역을

포함하는하위지역그룹내소지역 i의총실업자수 Yi에대한합성추정량 Ŷ S
i 는

Ŷ S
i· =

J∑
j=1

jP̂i

jX̂·
j Ŷdir, i = 1, . . . , Ik

와같은식으로주어진다. 여기서

jP̂i =
jP

C
i,2005

jPR
i,2005

jP
R
i,month, jX̂· =

Ik∑
i=1

jX̂i, j Ŷdir =

I1∑
i=1

ni∑
h=1

jX̂i

jXi·
jYih

이며, jP̂i는 행정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된 소지역 i의 j번째 성별-연령대별 범주에 대한 상주 추

계인구, jX̂·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부터 추계한 소지역 i의 j번째 범주(셀)에 대한 상주추정인구,

j Ŷdir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부터 추계한 j번째 범주의 총 실업자 수에 대한 직접추정치를 나타낸

다.

합성추정량 Ŷ S
i·의정밀도에대한측도로는다음과같은평균제곱오차

MSE
(
Ŷ S
i·

)
= Var

(
Ŷ S
i·

)
+
[
Bias

(
Ŷ S
i·

)]2
를 고려한다. Ghosh와 Rao (1994)는 Ŷi·가 Yi의 직접추정량일 때 Cov(Ŷi·, Ŷ

S
i· ) = 0이라는 가정 하에

서

mse
(
Ŷ S
i·

)
≈
(
Ŷ S
i· − Ŷi·

)2
− V̂ar

(
Ŷ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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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모의실험에서 모집단으로 이용된 소지역별 표본조사구 수

시군구분(1) 집락번호(2)
센서스 2007년 2007년 조정된 2006 경활조사

조사구수(3) 표본조사구수(4) 표본조사구수(5) 표본조사구수(6)

01(거제) 1 1029 52 49 6

02(김해) 2 2169 52 49 10

03(마산) 3 2166 57 47 13

04(밀양) 2 606 51 39 4

05(사천) 4 581 54 40 4

06(양산) 2 1166 55 50 6

07(진주) 4 1694 50 49 10

08(진해) 3 712 39 37 4

09(창원) 3 2679 47 47 16

10(통영) 1 688 51 47 4

주: (1)은 경남의 10개 시를, (2)는 그룹화된 집락번호를, (3)은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서 각 지역에 배정된

조사구 수를, (4)는 2007년 경남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각 지역에 배정된 표본조사구 수를,

(5)는 (4)의 각 지역별 표본조사구 중에서 자료가 불확실한 일부 표본을 제외한 표본조사구 수를 그리고
(6)은 2006년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에서 각 지역에 배정된 표본조사구 수를 각각 나타낸다.

가 Ŷ S
i·의 편향에 대한 근사적 비편향 추정량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 추정량은 표본조사구의 수가 충분

히 크지 않을 때는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 보다 안정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추

정법으로 Jackknife 추정법을고려한다.

2.3. 복합추정법

비편향 추정량인 직접추정량 Ŷi·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편향이 아주 작거나 거의 없지만 분산이 큰 직접

추정량 Ŷ dir
i· 와 분산은 작지만 편향이 있는 합성추정량 Ŷ S

i·의 가중평균을 복합추정량이라 하는데, i지역

의복합추정량 Ŷ C
i· 는다음과같다.

Ŷ C
i· = ωiŶi· + (1− ωi) Ŷ

S
i· , i = 1, . . . , Ik,

여기서 ωi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가중치이다. 추정량의 평균제곱오차를 최소로 하는 최적 가중치
ωi(opt)는

ω̂i(opt) =
mseJ

(
Ŷ S
i·

)
mseJ

(
Ŷ S
i·

)
+ V̂ar

(
Ŷi·

)
의식으로추정한다 (Rao, 2003). 복합추정량의역시보다안정적인값을제공하는 Jackknife 추정법으

로추정한다 (이계오, 2002).

3. 모의실험

3.1. 모의실험 방법

모의실험에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기 위하여 경남에서 통계청의 협조를 얻어 2007년 9월에 실시한 경

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3.1을 보면 2007년 경남의 자체적인 경활조사에서 조사한 표본

조사구 수는 2006년도 통계청 경활조사의 표본조사구 수에 비하여 3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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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제 1집락: 거제, 통영

거제시 실업률(%) 변동계수(CV: %)

표본수 직접 합성 복합 직접 합성 복합

4 2.03 2.87 2.13 78.33 48.64 23.51

5 1.90 2.71 1.99 73.41 48.27 21.68

6 1.76 2.57 1.84 70.01 47.28 19.85

7 1.68 2.48 1.77 65.88 45.61 18.32

8 1.64 2.45 1.73 63.70 44.67 17.41

9 1.63 2.48 1.71 60.66 43.53 16.06

10 1.61 2.41 1.68 57.45 42.56 15.39

통영시 실업률(%) 변동계수(CV: %)

표본수 직접 합성 복합 직접 합성 복합

4 2.66 2.37 2.18 67.76 37.07 21.12

5 2.53 2.26 2.08 63.66 38.44 20.33

6 2.51 2.25 2.08 58.46 36.35 17.82

7 2.45 2.20 2.02 54.35 35.71 16.25

8 2.42 2.23 2.02 50.58 34.62 14.83

9 2.42 2.24 2.04 47.61 32.82 13.31

10 2.42 2.23 2.02 45.45 33.17 13.17

났지만직접추정법으로구한소지역실업률추정치가 CV 25%이하이어야한다는목표정도를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표본조사구 수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직접추정법에 비하여 더 효율
적인 추정법으로 실업률을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추정방법에 따른 소지역

실업률에 대한 추정치가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목표 정도, 즉, CV 25%이하를 만족하기 위한 최소 표본

조사구수를도출하기위하여모의실험을실시하였다.

모의실험에서 간접추정법에 의하여 실업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10개의 시들을 그 특성이 유사한
시들을묶어서그룹화해야한다. 각소지역들에대한그룹화는실업률과관련있는지리적및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을 조사하여 군집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지리적 위치와 직접추
정법으로추정한각시의실업률의유사성을고려하여 10개의시를 4개의집락으로분류하였다. 다음으

로 각 소지역(시)의 표본조사구 내 인구를 연령(30세 미만, 30세 이상)과 성별(남자, 여자)에 따른 4개

의 범주로 구분한다. 단, 4개 범주 중의 어느 하나라도 인구수가 0인 표본조사구는 표본 추출 대상 조사
구에서제외하였다.

이제, 추정에 사용될 표본조사구에 관한 자료는 조정된 표본조사구에서 n = 4개의 조사구를 랜덤하게
뽑고, 간접추정에 사용될 해당 지역과 동일한 집락으로 묶인 시에 대한 표본조사구 자료는 2006년 경제

활동인구조사에서 배정된 표본조사구 수만큼 조정된 표본조사구에서 랜덤하게 뽑은 다음, 각 소지역의

실업률을 직접추정법, 합성추정법, 복합추정법 등의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는 과정을 5000번 반복해

5000개실업률의평균을구한다. 다음으로 n을 4, 5, 6, 7, 8, 9, 10으로바꾸어위와같은과정을반복한

다.

3.2. 모의실험 결과

표 3.2∼표 3.5는 각 집락 내 소지역별 실업률에 대한 추정치와 추정치에 대한 변동계수를 나타내고 있

다. 이 표들을 보면 표본조사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 가지 추정법에 의한 추정치들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본수가 커지면서 편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본조사구 수가 8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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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제 2집락: 김해, 밀양, 양산

김해시 실업률(%) 변동계수(CV: %)

표본수 직접 합성 복합 직접 합성 복합

4 2.65 4.08 2.82 70.51 39.57 15.81

5 2.53 4.02 2.71 66.85 39.31 14.67

6 2.41 3.87 2.58 62.93 37.70 12.79

7 2.37 3.88 2.55 58.13 36.60 11.85

8 2.38 3.90 2.54 54.07 35.18 10.94

9 2.38 3.84 2.52 51.10 34.23 10.14

10 2.40 3.88 2.55 47.60 32.88 9.48

밀양시 실업률(%) 변동계수(CV: %)

표본수 직접 합성 복합 직접 합성 복합

4 4.05 3.42 3.02 79.11 16.24 9.56

5 3.69 3.32 2.87 76.17 15.62 8.04

6 3.57 3.34 2.87 72.17 15.05 7.10

7 3.40 3.31 2.83 68.32 14.17 5.95

8 3.38 3.27 2.84 65.26 13.76 5.33

9 3.35 3.24 2.81 62.99 13.66 4.96

10 3.20 3.27 2.79 60.31 12.81 4.33

양산시 실업률(%) 변동계수(CV: %)

표본수 직접 합성 복합 직접 합성 복합

4 3.78 3.82 3.37 65.30 21.32 10.48

5 3.70 3.75 3.31 59.58 20.90 9.01

6 3.61 3.72 3.29 55.59 19.91 7.74

7 3.58 3.72 3.27 50.92 19.55 6.95

8 3.55 3.74 3.28 47.85 18.76 6.02

9 3.52 3.74 3.28 45.33 18.11 5.49

10 3.62 3.74 3.35 42.27 18.00 5.06

상이 되면 추정치들이 안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표 3.2를 보면 통영시의 표본이 4개로 주어

지고 거제시 자체의 표본조사구 수가 4개일 경우 직접, 합성 및 복합 추정법에 의한 실업률 추정치는

2.03%, 2.87%, 2.13%인데 직접추정법에 의한 실업률이 가장 낮고 합성추정법에 의한 실업률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0.84% 포인트이다. 그리고 직접, 합성 및 복합 추정치의 변동계수는 78.33%,

48.64%, 23.51%으로추정방법에따라변동계수가크게변함을볼수있다. 다음으로집락내여타지역

의표본수가고정되어있는상태에서해당소지역의표본수가증가함에따라각추정방법에따른실업률

추정치와추정치의변동계를보면거제시와통영시모두표본수가증가함에따라추정된실업률및변동

계수의크기가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여기서주목할만한사항은거제시의경우표본수가대략 8개

수준에서 복합추정법에 따른 변동계수의 크기가 17%대를 보이고 있으며, 통영시의 경우에는 표본수가

6개수준정도에서 17%대의변동계수값을보임으로써표본수가그리크지않더라도집락내여타지역
의표본정보를활용할경우추정치에대한상당한정도의통계적신뢰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이다. 이

러한 경향은 나머지 모든 집락 내의 소지역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집

락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소지역의 표본수가 클 경우 정보를 빌려오는 소지역의 변동계수 값이 매우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표 3.4의 제 3집락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창원시와 마산시는 배정

된 표본수가 각각 16개 및 13개로 경남도 내에서 가장 표본수가 많은 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진해시를

보면표본수가 4개일때변동계수가 3.6%에불과하며, 표본수가 7개로늘어남에따라변동계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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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제 3집락: 마산, 진해, 창원

마산시 실업률(%) 변동계수(CV: %)

표본수 직접 합성 복합 직접 합성 복합

4 3.81 3.38 3.28 66.97 34.54 19.76

5 3.58 3.26 3.14 61.71 33.34 17.64

6 3.55 3.30 3.15 56.14 31.51 15.13

7 3.48 3.25 3.10 53.93 30.83 14.23

8 3.54 3.28 3.15 48.84 30.06 12.92

9 3.51 3.26 3.14 46.09 28.92 11.90

10 3.50 3.27 3.17 43.81 28.13 11.04

진해시 실업률(%) 변동계수(CV: %)

표본수 직접 합성 복합 직접 합성 복합

4 2.90 3.30 2.85 75.04 9.26 3.60

5 2.65 3.28 2.66 71.88 9.01 2.88

6 2.54 3.28 2.58 66.33 8.63 2.21

7 2.48 3.26 2.52 62.39 8.40 1.87

8 2.46 3.28 2.51 58.12 8.01 1.59

9 2.47 3.29 2.52 54.66 7.80 1.42

10 2.41 3.26 2.46 52.12 7.59 1.25

창원시 실업률(%) 변동계수(CV: %)

표본수 직접 합성 복합 직접 합성 복합

4 1.99 3.71 2.21 72.10 27.55 9.29

5 1.90 3.65 2.10 66.83 26.55 7.51

6 1.83 3.56 2.01 64.01 26.32 6.65

7 1.81 3.52 1.97 58.83 25.36 5.69

8 1.73 3.49 1.89 56.38 24.89 5.01

9 1.76 3.54 1.90 51.40 23.69 4.24

10 1.72 3.47 1.85 49.53 23.28 4.06

수준으로급감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비록그크기가상대적으로작지만표 3.3의제 2집락에서표본

수가 작은 밀양시(표본수 4개)와 양산시(표본수 6개)가 표본수가 큰 김해시(표본수 10개)로부터, 그리
고 표 3.5의 제 4집락에서 표본수가 작은 사천시(표본수 4개)가 표본수가 큰 진주시(표본수 16개)로부

터상당히큰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역의특성이유사한인근지역표본정보를활용
할경우소지역추정치의신뢰도를효율적으로향상시킬수있음을암시하고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지역 노동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실업률의 효율적 추정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효율성이란 추정치의 변동계수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추

정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본조사구의 수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서는 최근 경남
도가 관내 10개 시에 대하여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조사구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

방법은 모의실험을 통하여 직접추정, 합성추정 및 복합추정 등 각각의 추정방법에 따른 소지역 추정결

과(실업률과 변동계수)를 비교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각 소지역별로 약 50여개씩

설정한모든표본조사구에관한정보를활용할수있다면그추정결과는 3가지추정방법모두에서더정

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연 1회 조사에 그치는 실업률에 대한 최상의 추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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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제 4집락: 사천시 및 진주시

사천시 실업률(%) 변동계수(CV: %)

표본수 직접 합성 복합 직접 합성 복합

4 3.88 4.10 3.28 78.43 22.89 12.47

5 3.56 4.01 3.09 73.72 22.59 10.79

6 3.43 3.95 3.02 69.50 21.85 9.47

7 3.28 3.92 2.96 65.52 20.80 8.34

8 3.27 3.94 2.98 61.98 20.44 7.76

9 3.23 3.94 2.97 59.61 19.71 6.99

10 3.18 3.90 2.96 56.27 19.22 6.43

진주시 실업률(%) 변동계수(CV: %)

표본수 직접 합성 복합 직접 합성 복합

4 3.32 4.64 3.50 64.07 50.26 22.31

5 3.12 4.50 3.32 59.68 47.19 19.85

6 3.09 4.46 3.29 55.26 44.83 18.29

7 3.04 4.41 3.24 51.77 43.28 17.22

8 3.06 4.40 3.24 48.62 42.04 16.48

9 3.11 4.47 3.30 45.16 39.55 15.01

10 3.05 4.43 3.24 42.68 38.26 14.11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등 소지역들이 최소한의 조사비용을 투입하여 매월 단위의 소지역 통계를
지속적으로산출해낼수있는방안을모색하려는데있다. 이러한목적하에서수행한에서다음과같은

의미있는결과를얻을수있었다.

첫째, 집락 내에서 인근 소지역의 표본조사구 수가 클 경우 변동계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

상은 김해시, 밀양시 및 양산시를 묶은 제 2집락, 마산시, 진해시 및 창원시를 묶은 제 3집락, 그리고 사
천시와 진주시를 묶은 제 4집락에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제 2집락의 밀양시가 집락 내 여타 지역으

로부터가장큰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표본 수가 매우 작은 시, 즉 진해시(4), 밀양시(4), 양산시(6), 사천시(4),

거제시(6), 통영시(4) 등에서 표본조사구 수를 10개 정도로 늘리면 각 집락 내 모든 지역의 변동계수가

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각 소지역에서 최소 10개 정도의 표본조사구를 확보하면 복합추정법에
따라변동계수 15% 이하의수준에서소지역단위실업률을추정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넷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소지역에 대해서라도 표본조사구
수를늘려줄것을요청할필요가있음을발견하였다.

다섯째,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할 경우 각 소지역별로 최소한 10개의 표본조사구 수를 확보한다
면변동계수가 15% 이하인통계청요구수준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확인되었다.

끝으로, 소지역 통계의 개발과 관련해 같은 집락으로 묶이는 소지역들의 특성이 유사하지 않을 경우 간
접추정량은심각한편향을유발할수있으므로최적집락화방안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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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ll area estimation has received significant intention in recent years due to a growing demand for reliable

local area statistics. Traditional area-specific direct estimates based solely on sample survey data in the

areas of interest do not provide adequate small area precision; however, design-based indirect local area

estimators borrow strength from sample observations of related areas to increase the effective sample size.

Design-based indirect estimation methods such as synthetic and composite estimators are considered to

adjust local area unemployment rate estimates in the Kore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is

study suggests an efficient alternative to minimize the cost to construct the unemployment rate of a local

area through simul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we can maintain a certain level of CV for the estimates.

We obtained the results that the composite estimators using a sample size greater than 10 are more stable

and significant at the level of CV 25% in our design scheme.

Keywords: Small area estimation, composite estimator, coefficient of variation(CV),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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