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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s in adolescents' time use and time 

famine between 2004~2014. The data sources were the Time Use Surveys, which were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4 and 2014. A total of 15,386 time diaries (9,008 

from 2004, 6,378 from 2014) from adolescents aged between 10 and 18 were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test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necessary time of adolescents was more in 

2014 compared to 2004. In particular, adolescents' sleeping time increased on Saturdays. Second, 

on weekdays and Saturdays, the school hours of adolescents was less in 2014 compared to 

2004. But extra school hours of adolescents were more on Saturdays. Third, adolescents had 

more leisure time on Saturdays but less leisure time on Sundays in 2014 than 2004.  Fourth, 

the average time famine score was lower in 2014 compared to 2004. Even so,  the score for 

high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3 in 4 point Likert scale. This study provides a data-base 

on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and the education policies that affec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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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모든 인간의 행동은 하루 24시간 동등하게 주어

지는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과 함께 진행된다. 인간

은 제한된 24시간 속에서 다양한 행동들과 상호관

련성을 맺고 있으므로 각 행동별로 사용한 시간을 

객관적인 양으로 수량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생활패턴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별 시간사용에 따른 과소정도를 진단

할 수 있고, 생활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문

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의 생활구조 

및 생활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자원경

영학에서 생활시간연구 분야는 학생, 성인 취업자, 

주부, 노인, 맞벌이가구 등 집단별 시간사용연구를 

통해 생활실태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문제

를 파악하며 시간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을 위

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옴으로써 중요한 

연구분야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외숙ㆍ이

기영, 2015). 

아동과 청소년의 시간사용 패턴은 이들이 생애

과정에서 지니는 개인의 의미와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고(Shanahan & Flaherty, 2001), 사회생활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Ben-Arieh & Ofir, 

2002)에서 시간연구에 있어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

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에

서는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농가여부, 부모 존재 여부, 가구소득, 성별, 연령, 

학교급, 취업유무 등의 관련변인을 분석한 연구

(Porterfield & Winkler, 2007; Kalenkoski & Pabilonia, 

2009; 김기헌ㆍ이경상, 2006; 류지수, 2007; 김기헌 

외, 2009; 정혜지, 2015; 박정윤ㆍ전유진, 2016)가 

많이 보고되었다. 또한 특정 생활 활동시간, 즉 학

습시간과 여가시간의 관련성, 수면시간과 전자매

체사용(컴퓨터, 핸드폰, TV와 라디오)의 연관성, 

학습시간 또는 여가시간과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등과의 상관성을 파악한 연구(Gamble 

et al., 2014; 최남숙ㆍ유소이, 2002; 나영주 외, 

2005)도 있다. 청소년의 시간사용실태 분석(강인자

ㆍ김혜연, 2005; 박민자ㆍ손문금, 2007; 류지수, 

2007)을 통해 학습시간 편중이 수면을 비롯한 다

른 활동에 미치는 시간부족현상이 규명되기도 하

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시간사

용 및 특정 활동과의 시간사용의 차이 분석을 통해 

계층 간 재생산의 효과를 규명한 다수의 연구(Chin 

& Phillips, 2004; Mullan, 2009, 2010; Wight et al., 

2009; 박민자ㆍ손문금, 2007; 정재기, 2007; 김우찬

ㆍ이윤석, 2009; 송유진, 2013; 이용관, 2014, 2016)

가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자율학습시간, 사회참여활동시

간, 여가시간, 독서시간, TV시청시간, 학습시간, 인

터넷 사용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의 시간사용 

행동과의 상관성, 세대간 자원 이전뿐 아니라 자

녀의 자원 활용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Calvó-Armengol & Jackson, 2009; 

이용관, 2016). 나아가 청소년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국가 간의 생활문화의 차이

를 파악하는 연구(Fuligni & Stevenson, 1995; 김기

헌 외, 2009; 김외숙ㆍ박은정, 2012)등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다양한 시간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에 대한 책무

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가족 간의 유대 증진, 다

양한 사회참여 활동 및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5일 수업제는 청소년의 

시간사용 및 전반적인 생활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이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5일 수업제 실시 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을 대

상으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

고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나타난 변화를 조사한 연

구(김성태,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14; 이용관, 

2014)도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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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동조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4)

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초ㆍ중ㆍ고

생 본인은 43.0%가, 초ㆍ중ㆍ고생 자녀를 둔 학부

모는 39.2%가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

다. 이외에 주5일 수업제 실시 후 토요일 오전 시

간의 변화와 여가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조사하여 

청소년의 시간변화와 만족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

으나, 이는 여가시간 및 주말 생활의 변화, 여가만

족도에 대한 조사로 한정되어 있고 측정도구 역시 

단일문항에 불과하여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

의 전반적인 시간사용 실태의 파악과 행동 변화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김

성태(2009)는 주5일 수업제 실시 유무에 따른 여가

시간 및 여가만족도를 연구하였으나 조사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하였고, 여가시간에만 초점을 맞

추어 전반적인 시간사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

다. 통계청의 2004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원자료

를 이용하여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청소년의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이용관(2014)

의 연구에서는 2009년의 경우 격주로 주5일 수업

제가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주5일 수업이 실시된 

토요일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전면적

인 주5일 수업제 실시 이후의 시간사용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업제도의 변

화에 따라 청소년의 객관적 시간사용 외에 개인의 

시간사용에 대한 주관적 시간부족인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5일 수업제 시행 전후의 

정밀한 객관적인 시간사용에 대한 분석과 시간부

족인식의 주관적인 변화가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인 청소년을 대상

으로 2004년과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청소년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변화

를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급에 따

라 시간사용에 차이를 보이는 점과 조사시점별 조

사대상의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중

학생, 고등학생으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러한 청소년의 생활시간연구는 일상의 시간을 수

량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주5일 수업제 

시행 후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세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5일 수업제로 인해 

기대되었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고 시간사

용 및 시간부족감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의 복지 및 교육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생활시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연구는 주로 전

체 시간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이들의 시간패턴 및 

행동을 살펴보거나 특정 활동영역에 초점을 맞추

어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등 다른 행동과의 관련

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관련변수에 따른 자녀의 시간사용을 분석하였

다. 생활시간연구의 자료는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것과 패널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남숙과 유소이(2002), 강인자와 김혜연(2005), 

나영주 외(2005)는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시간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목적에 따라 생활시

간활동을 분류하였다. 제주도 초등 고학년에 초점

을 맞춘 강인자와 김혜연(2005)은 생활시간 행동

분류를 생리적시간, 학업시간, 가사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이동시간, 기타시간 등 6개의 대분

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말, 특히 일요일에 

수면시간이 증가하며 학업시간은 줄어들고 감소한 

학업시간은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으로 대체되는

데, 이때 여가활동은 주로 TV시청과 컴퓨터사용에 

활동이 한정됨으로써 줄어든 학업시간이 다양한 

활동으로는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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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숙과 유소이(2002)는 서울시와 수도권지역

에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사노동, 

여가, 과외수업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사용 실태와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

년의 시간사용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시간사용정

도가 상이하게 나타났고, 특히 가사노동과 여가활

동은 휴일에, 과외수업은 평일에 더 많이 이루어졌

다. 나영주 외(2005)는 전국의 중ㆍ고등학교 남녀 

학생 2,211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생활시간 내용 

및 시간을 조사하여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시간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에 주

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유형, 학원이용의 비중이 큰 

유형, TV를 시청하는 유형, 숙제/공부를 하는 유

형, 친구/가족관계를 즐기는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청소년은 자신의 방과후 시간을 주로 할애하는 뚜

렷한 생활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활동영역이나 

특정 시간대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시간사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

가 있다. 

2007년 이후에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나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자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만 1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일지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

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류지수(2007)는 통계청

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중ㆍ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생활시간사용을 분석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시간사용의 성차를 

규명하였는데, 부모가 없는 여자청소년의 시간사용

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 평일의 경우 부모

가 없는 여자청소년은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보

다 학습에는 더 적은 시간을, 가정관리에는 더 많

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학습, 여가활동, 개인관리 등 자기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의 배분이 다른 청소년보다 상대적으

로 적어 시간 자원의 젠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오만석(2010)은 통계청자료를 이

용하여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생활시간사용을 비교하였다. 그는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준비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였으

며 다른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사용하

고, 대학생들은 가장 적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고 

교제 및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고등학

생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1999년과 2004년의 비교를 통해 대학생의 학

습시간 감소, 사교육의 초등교육에로의 이동, 극히 

적은 봉사활동시간, 가사노동에서의 성차별, 교제 

및 여가활동이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 특정 

활동에 편중된 점 등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사용 

상황 및 문제점을 보고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시간사

용의 차이에 주목한 박민자와 손문금(2007)은 

2004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초ㆍ중ㆍ고등학생

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교육을 

받은 아버지와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들의 학교 밖 정규수

업시간외 학습시간이 더 긴 반면, TV시청시간과 

컴퓨터 게임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일상생활시간사

용의 차이와 자녀의 교육성취와 관련이 있는 행동

에 대한 시간투자의 다양성이 규명되었다. 1999년

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초ㆍ중학생을 대

상으로 분석한 송유진(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학습시간과 

독서시간은 길어지고 TV시청시간은 짧아지며, 특

히 초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문화생활시간이 길어졌으며 중학생의 경우에

는 컴퓨터 게임시간이 짧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운데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아

버지의 직업은 일관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시간사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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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업성취와 계층 간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원 못지않게 시간자원의 중요성

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용관(2016)의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세대 

시간자원 활용의 불평등한 재생산을 규명하였다. 

대학생 자녀의 행동 결정에 대해 돌봄의 주체인 어

머니의 영향력은 감소하나 자원 제공자인 아버지

의 영향력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른 대학생 자녀의 시간사용을 연구

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성과창

출 가능성이 높은 학습 및 여가 유형에 더 많은 시

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시간에 있어

서 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게임이

나 TV시청에 보내는 시간이 적었다. 이외에도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

태를 파악한 연구(정재기, 2007)와 TV시청시간에 

대한 연구(김우찬ㆍ이윤석, 2009)가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시간사용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Chin과 Phillips(2004)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여름방학동안의 시간사용, 사회참

여활동시간, 여가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는 자녀가 더 높은 수준

의 문화적 및 사회적 자원을 축적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과 활동 등에 참여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형성, 문화향유 기회의 

증가, 역량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Porterfield와 Winkeler(2007)는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10대 자녀의 취업과 다른 활동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취업 비율이 감소하였고, 자녀의 봉사활동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의 15-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Wight et al., 2009) 

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

녀의 학습과 컴퓨터 사용시간은 많은데 비해 TV시

청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Mullan(2009)은 영국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청소년 자녀의 시간사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과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TV시청시간 및 성취와 

관련된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는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 후속 연구(Mullan, 

2010)에서 생활행동 영역 중 독서시간에 초점을 맞

추어 부모가 자녀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긍정적 요인임을 밝혔는데, 특히 여학생에게

는 어머니의 독서시간 행동 모델이 영향력을 미치

고, 남학생에게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Wollscheid(2013)의 연구에서도 10-19세 

자녀의 독서시간에 대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미

치는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여학생

에게는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독서시간이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남학생은 아버지의 

학력과 독서시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

모의 영향력 외에 청소년의 전자매체(컴퓨터, 핸드

폰, TV와 라디오)의 사용시간과 저녁시간을 통해 

수면 패턴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Gamble et al.(2014)

의 연구에서는 11-17세의 호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컴퓨터나 휴대폰, TV시청 시간이 많을수

록 수면시간이 감소하였음을 규명하였고, 청소년기 

건강에 잠재적 손상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

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청소년기 취업비율이 높은 미국에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연구가 다수 이루

어졌는데, 청소년의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사용을 

조사한 Kalenkosik과 Pabilonia(2009)의 연구에서 

비취업 청소년이 취업 청소년보다 과제시간, 특별

활동시간, 스포츠시간, 수면시간, TV시청시간, 영

화시간, 게임활동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6

년까지 7개년에 걸쳐 청소년의 개인발달과 발달환

경을 포괄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다. 개인발달영

역의 하나로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조사하

는데 생활시간을 수면시간, 학업관련시간, 여가시

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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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정혜지(2015)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

로 가구소득이 아동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서 부모 양육방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연

구결과 가구소득은 학교밖 학업시간과 정적인 상

관관계, 소극적 여가시간과는 부적 상관성이 있었

으며 감독은 학교밖 학업시간과는 정적인 상관성, 

소극적 여가시간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정윤과 전유진(2016)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시간

과 자유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휴일 학습시간에

서 청소년기 초기와 중기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규

명하였다. 중학생은 부모가 감독이나 과잉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지각할수록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

이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사용의 국제비교는 시간사용의 분석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비교국

가 간의 생활양식이나 생활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김외숙ㆍ이기영, 2015). 생활시간의 국제비교연구

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대한 국제비교(Fuligni & Stevenson, 

1995; 김기헌 외, 2009; 김외숙ㆍ박은정, 2012)를 

통해 문화권에 따른 생활시간구조의 차이를 밝힌 

연구가 있다. Fuligni와 Stevenson(1995)은 미국, 

중국,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를 하

였는데 아시아의 고등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활

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고

등학생들은 학습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시간

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헌 외(2009)은 한

국,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핀란드를 대상

으로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

들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습에 편중된 

시간사용을 하고 있고 수면시간이 부족하며 참여

봉사활동시간이 극히 적다고 밝혔다. 학교급에 따

라 상당히 다른 생활세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고등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김외숙과 박은정

(2012)은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와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실시한 2009년 ATUS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미 양국 고등학생의 시간사용을 분석

한 결과, 한국 고등학생이 미국 고등학생에 비해 

지나친 학습시간 편중, 짧은 수면시간, 스포츠나 

자원봉사활동시간이 극히 짧은 문제점을 보고하

였다. 

2012년 이후 주5일 수업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주5일 수업제 실시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시간사용

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김성태(2009)는 

주5일 수업제 실시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여가시간 

변화가 학업스트레스,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5일 수업제 실시가 중학

생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켰고, 여가시간은 증가

하였으며,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통계청의 2004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이용관(2014)은 주5일 수업제의 도입으

로 증가한 청소년의 재량시간은 대부분 수면과 수

동적인 여가에 분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

구는 주5일 수업제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시간사용 

변화를 살펴본 점에 의의가 있으나 김성태(2009)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한 시간일지법을 

이용하여 중학교 278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조사

를 실시하였고, 주말 여가시간(금요일, 토요일, 일

요일)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일

상적인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용관(2014)은 2009년의 경우 격주제로 주5일 수

업제가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2009년 주5일 수업

제가 적용된 토요일(둘째)과 그렇지 않은 토요일

(셋째), 그리고 주5일 수업제가 미실시된 2004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사용을 분석하

였다. 그러나 격주의 주5일 수업제 실시와 전면적

인 주5일 수업제 시행은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청

소년의 시간사용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2014년의 생활시



청소년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변화: 2004년과 2014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41－

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10년간의 시

간사용 변화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요일별(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시간부족감

모든 인간의 행동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행되

고, 인간의 시간사용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인식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즉 하루 24

시간을 다양한 활동에 배분하여 각 활동별 시간사

용을 객관적인 양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차원이 있

고, 개인이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차원이 있다. 생활시간연구

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전반적

인 시간배분 이나 특정 행동별 시간사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주관적인 시간인식의 문

제이다. 

시간부족감의 개념적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으나, 시간부족감을 주관적 인식, 인

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

다. 우선 주관적 인식차원으로 정의한 연구(손문

금, 2004; 차성란, 2006; 최혜지, 2007)에서는 시간

부족감을 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실

제 시간이 모자라다는 느낌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를 시간부족(time famine)이나 시간압박(time pressur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가 있다(Anttila, 

Oina & Natti, 2009; Szollos, 2009). 시간부족을 일

반적으로 시간이 ‘바쁘다(busy)’라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으로 본 연구(Anttila et al., 2009)와 달리, 

Szollos(2009)는 시간압박을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자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shortage)’는 인지적 측면

과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시간 속도와 관련하여 ‘쫒
기는(rushed)’ 느낌의 정서적 측면으로 보았다. 

Davis(2016)는 시간압박이 이용가능한 시간보다 시

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스트레

스의 유형으로 보았고, 주익현(2015)은 물리적인 

시간사용의 양과 질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으로 보아 연구자에 따라 시간부족감의 개념적 정

의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시

간부족감 또는 시간압박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모자라다”는 느낌과 “바

쁘다”라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유사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부족감을 개

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한다. 

한편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결과를 따르

면, 우리나라 국민의 59.4%가 시간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30대, 대졸이상, 취

업자, 맞벌이가 상대적으로 시간부족 느낌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10대도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63.8%로 나타나 평균보다 높았다. 하루 24시간이

라는 한정된 시간에 한 가지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

면 다른 활동에 사용할 시간이 감소하는 제로섬

(zero-sum)의 특성을 지닌 시간자원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청소년의 편중된 학습시간은 수면 및 다양

한 여가활동에 투자할 시간 부족을 야기하고 다양

한 활동에 대한 시간확보의 어려움과 시간제약으

로 인해 시간부족감의 지각을 초래한다. 이러한 

시간부족은 이들의 스트레스 및 신체적, 정서적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기의 시간부족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시

간부족감은 개인 및 가족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건

강,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다수의 연

구(Robinson & Godbey, 1997; Zuzanek, 1998; 

Gunthorpe & Lyons, 2004; Roxburgh, 2004; 

Zuzanek, 2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시간부족감과 관련된 다수 연구(Zuzanek, 

1998, 2004; Matingly & Sayer, 2006; Bianchi et al., 

2006; Beaujot & Andersen, 2007; Önes, Memis & 

Kizilirmak, 2013; 손문금, 2004; 최혜지, 2007; 노혜

진ㆍ김교성, 2010; 차승은, 2010, 2011; 김외숙, 2012; 

장연주ㆍ이기영ㆍ최현자, 2012; 박은정ㆍ이성림, 2013; 

김진욱ㆍ고은주, 2015; 전지현, 2015; 주익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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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2016)는 맞벌이부부, 취업자,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녀가 어

릴수록 시간집약적 활동이 증가하고, 장시간 노동 

기혼취업자는 이중노동의 부담 때문에 시간제약을 

크게 지각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주요 연구대상

이 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시간부족과 

다른 활동시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 시간부족감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였으며, 시간

배분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분석하기도 하

였다.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

로는 성별, 요일, 학력,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등

이 밝혀졌으며, 시간부족감은 노동시간과 여가시

간, 이동시간 및 기타 여러 활동시간과 상호관련성

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맞벌이부부, 취업자,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

을 대상으로 한 시간부족감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청소년이 주5일 수업제 시행이후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청

소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시간사용은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시간부족감은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4년과 2014년의 생활시

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청에서는 1999

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

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시간

조사는 응답자가 10분 간격으로 구성된 시간일지

(time diary)에 행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자기기입

방식(after-cody diary)으로 2일 동안 기입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만 10~18세의 비농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분석대

상행동은 동시행동을 제외한 ‘주행동’으로 한정하

였으며, 분석된 시간일지는 15,386부(2004년 9,008

부, 201년 6,378부)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자

를 만 10~18세 의 비농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주5일제 수업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

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은 제외하였고, 생활

시간조사가 만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10세 미만 초등학생은 포함할 수 없었다. 

농가의 경우 지리적 특성에 따라 사회문화 및 교육

환경이 비농가와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청소년의 시간사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4

년과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 활동분류체계를 통일

하여 자료를 통합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시간

을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의 3개 

영역으로 대분류하고, 필수생활시간에는 수면, 식

사 및 간식, 기타개인관리가, 의무생활시간에는 노

동, 학습(학교수업, 학교외수업), 가사노동이 포함

되었으며, 여가시간에는 참여봉사, 교제, 미디어, 

종교, 문화, 스포츠, 기타여가가 포함되어 각 영역

별로 세분화된 중분류까지 분석하였다. 특히 의무

생활시간에서 분석대상자가 학령기임을 고려하여 

학습시간의 경우 학교수업과 학교외수업으로 구분

하여 보다 세분화하였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시간부족감은 ‘평소 바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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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단일문항으로 측정하며, ‘전혀 바쁘지 않다’(1점)에

서 ‘항상 바쁘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시간부족감은 점수가 많을수록 시간

부족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청소년의 시간사용이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시간

부족감이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이용하

였다. 

변수 구분
2004년 (N=9,008) 2014년 (N=6,378)

N % / M N % / M

성별
남학생 4,814 53.4 3,318 52.0

여학생 4,194 46.6 3,060 48.0

연령

10세 1,048 11.6 768 12.0

11세 1,226 13.6 650 10.2

12세 1,224 13.6 692 10.8

13세 1,110 12.3 800 12.5

14세 1,090 12.1 810 12.7

15세  878  9.7 774 12.1

16세  960 10.7 818 12.8

17세  914 10.1 784 12.3

18세  558  6.2 282  4.4

M(SD) 13.59(2.45) 13.79(2.41)

학교급

초등학교 3,112 34.5 1,706 26.7

중학교 3,108 34.5 2,282 35.8

고등학교 2,788 31.0 2,390 37.5

요일

평일 5,389 59.8 3,873 60.7

토요일 1,811 20.1 1,239 19.4

일요일 1,808 20.1 1,266 19.8

<표 1>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

4.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성별은 2004년과 2014년 모두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6.8~4.0%p 더 많다. 평균 연령

은 2004년 13.6세, 2014년 13.8세로 유사하다. 학

교급은 2004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30.0%대를 보이고, 2014년에는 중ㆍ고등학생

이 73.3%, 초등학생이 26.7%의 분포를 보인다. 생

활시간이 평일이 3/5,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5

을 차지한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시간사용의 변화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먼저 하루시간을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으로 대분류하여 전반적 추세를 비교한 후 

보다 세분화된 중분류 행동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1) 전체 청소년의 시간사용의 변화 

청소년의 시간사용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004년과 2014년을 중심으로 t-test를 실시한 결과

는 <표 2-1>, <표 2-2>와 같다. 요일평균을 보면 

여가시간을 제외한 필수생활시간 및 의무생활시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요일별

로 볼 때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에서 필수생

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의 모든 대분류 영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수생활시간은 요일과 관

계없이 모두 증가하였다. 토요일은 1시간 54분, 일

요일은 30분, 평일은 26분의 순으로 증가 폭이 컸

고 요일평균은 43분 증가하였다. 10년 사이에 청

소년의 필수생활시간이 요일에 관계없이 증가한 

점은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개인관리시간의 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21권 4호 2017. 11

－44－

구분

요일평균(N=15,386) 평일(N=9,262)

2004년 2014년 차이
t

2004년 2014년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643.18 686.57 43.18 24.852*** 617.87 643.69 25.82 13.968***

수면 493.50 508.93 15.43 9.465*** 469.73 469.01 -0.72  .420

식사 및 간식 86.26 104.80 18.54 33.735*** 84.87 99.86 14.99 23.644***

기타개인관리 63.41 72.84 9.43 17.486*** 63.27 74.81 11.54 17.645***

의무생활시간 429.56 386.22 -43.34 12.146*** 538.60 498.52 -40.08 11.881***

노동 2.22 5.02 2.80  4.528*** 2.23 3.95 1.72  2.450*

학습 414.00 361.04 -52.96 14.109*** 529.63 482.86 -46.77 13.262***

학교수업 283.72 221.41 -62.31 18.411*** 389.79 353.04 -36.75 10.020***

학교외수업 130.28 139.63 9.35 4.494*** 139.84 129.81 -10.03 4.708***

가사노동 13.34 20.16 6.82 11.552*** 6.74 11.71 4.97 10.673***

여가시간 274.00 269.92 -4.08  1.425 190.43 199.09 8.66 3.491***

참여봉사 .53 1.08 0.55  2.646** .31 .29 -0.02  .134

교제 39.60 46.14 6.54 8.946*** 37.73 46.66 8.93 10.588***

미디어 106.48 106.44 -0.04  .023 65.84 65.86 0.01  .010

종교 7.11 7.31 0.20  .352 1.15 1.00 -0.15  .618

문화 2.58 4.33 1.75 4.833*** .80 1.48 0.68  2.558*

스포츠 13.84 17.87 4.03 6.271*** 11.44 12.87 1.43  2.298*

기타여가 103.65 86.75 -16.90 10.677*** 73.16 70.93 -2.23  1.410

*p<.05, **p<.01, ***p<.001

<표 2-1> 전체 청소년의 요일평균과 평일의 시간사용 차이

구분

토요일(N=3,050) 일요일(N=3,074)

2004년 2014년 차이
t

2004년 2014년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629.81 743.58 113.77 31.121*** 732.02 761.98 29.96 7.675***

수면 482.48 562.23 79.75 22.810*** 575.41 578.90 3.49  .943

식사 및 간식 83.27 111.62 28.35 20.926*** 93.41 113.22 19.81 14.206***

기타개인관리 64.06 69.73 5.67 4.622*** 63.20 69.86 6.66 4.865***

의무생활시간 361.87 226.83 -135.04 20.716*** 172.35 197.70 25.35 4.095***

노동 2.07 6.95 4.88 2.968** 2.36 6.41 4.05  2.569*

학습 343.66 187.59 -156.07 23.475*** 139.78 158.10 18.32  2.924**

학교수업 237.77 29.23 -208.54 58.460*** 13.57 6.77 -6.80  3.000**

학교외수업 105.89 158.36 52.47 9.264*** 126.21 151.33 25.12 4.272***

가사노동 16.14 33.28 17.14 10.021*** 30.20 33.18 2.98  1.644

여가시간 339.04 368.79 29.75 5.170*** 456.93 389.86 -67.07 11.412***

참여봉사 .88 2.63 1.75 2.367** .84 2.00 1.16  1.753

교제 44.65 46.04 1.39  .745 40.11 44.64 4.53  2.402*

미디어 134.82 160.65 25.83 6.478*** 199.23 177.55 -21.68 4.863***

종교 5.61 5.03 -0.58  .517 26.39 28.85 2.46  1.031

문화 5.11 8.80 3.69 3.139*** 5.35 8.67 3.32  2.968**

스포츠 15.62 26.07 10.45 5.701*** 19.23 25.15 5.92  3.208**

기타여가 132.34 119.57 -12.77  3.034** 165.79 103.00 -62.79 15.219***

*p<.05, **p<.01, ***p<.001 

<표 2-2> 전체 청소년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시간사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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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증가에 기인한다. 필수생활시간의 증가 폭이 

가장 큰 토요일의 경우에는 수면시간이 1시간 20

분, 식사 및 간식시간이 28분, 기타개인관리시간이 

6분 증가하였다. 반면 평일과 일요일의 경우에는 

수면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식사 

및 간식시간은 평일(15분), 일요일(20분)에 증가하

였으며, 기타개인관리시간도 평일에 12분, 일요일

에 7분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의 경우에는 평일(43분), 토요일(135

분)에는 감소한 반면 일요일(25분)에는 증가하였다. 

특히 토요일의 의무생활시간의 감소 폭이 큰 점을 

알 수 있는데 의무생활시간 중 학습(156분), 학교수

업(209분)이 크게 감소하였다. 일요일에는 토요일과 

반대로 의무생활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습시

간(18분), 학교외수업시간(25분)이 증가한 점과 연관

된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을 보면 평일(9분)과  토요

일(30분)에는 증가한데 비해 일요일에는 1시간 7

분의 큰 감소를 보였다. 요일평균시간으로는 4분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이

를 통하여 주5일 수업제가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미친 영향이 주말뿐만 아니라 주말 중에서도 토요

일과 일요일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점을 

알 수 있다. 세부활동시간의 변화를 요일별로 보

면, 평일에는 교제, 문화, 스포츠가 유의하게 소폭 

증가하였고 토요일에 10분 이상의 변화를 보인 활

동은 미디어(+26분), 스포츠(+10분), 기타여가(-13

분)이고 참여봉사활동은 2분으로 소량이지만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일요일의 경우 여가시간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중 기타여가시간(63분)이 가장 큰 

감소를 보였고, 다음은 미디어시간(22분)이 감소하

였고, 스포츠(6분), 교제(5분), 문화(3분)시간은 유

의한 수준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2) 학교급별 시간사용의 변화

(1) 초등학생의 시간사용의 변화

10년 사이의 초등학생의 시간사용 변화를 필수

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의 대분류 영역

으로 분석한 결과 <표 3-1>, <표 3-2>와 같이 필수

생활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증가하였다. 반면 의

무생활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는 유의하게 감소하

였고 일요일에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여가시간의 경우 토요일에는 증가한데 비해 

일요일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평균을 

보면 필수행활시간과 의무생활시간은 증가하고 여

가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활동별로 요일평균을 보면 필수생활시간 중 수

면(17분), 식사 및 간식(24분), 기타개인관리(9분)의 

모든 활동시간이 증가하였다. 요일별로 보면, 평일

의 경우 기타개인관리(11분)의 증가폭이 다른 요일

보다 크고, 토요일에는 수면시간(56분)과 식사 및 

간식시간(36분)이 대폭 증가한 특징이 있다. 

의무생활시간을 보면, 요일평균은 2004년(359

분)에 비해 2014년 54분 감소하여 305분으로 나타

났고, 특히 학습시간이 1시간 1분으로 큰 폭의 감

소를 보인 반면 가사노동시간(6분)의 소폭 증가와 

1분미만의 노동시간이 증가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일의 의무생활시간은 2004년(460분)보다 

2014년(421분)에 39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학습

시간(43분)의 큰 폭의 감소와 1분미만의 노동시간

이 감소한 점과 가사노동시간(3분)이 소폭 증가하

였다. 의무생활시간 중 토요일의 경우에는 2004년

(296분)보다 157분 대폭 감소하여 2014년 139분을 

보였는데, 이는 학교수업시간(191분)이 감소한 반

면 학교외수업시간(12분)의 증가로 총학습시간이 

179분 큰 폭으로 감소한 점과 가사노동이 21분, 1

분미만의 노동시간이 증가한 점에서 기인한다. 이

에 비해 초등학생의 일요일 의무생활시간은 유의

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활동별 의무생

활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여가시간의 경우 요일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요일평균과 평일의 여가

시간은 10년 사이의 변화가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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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일평균(N=4,818) 평일(N=2,939)

2004년 2014년 차이
t

2004년 2014년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682.87 732.92 50.05 20.421*** 665.55 701.90 36.35 15.204***

수면 533.43 550.47 17.04 8.239*** 519.46 525.34 5.88  3.015**

식사 및 간식 89.15 112.81 23.66 22.915*** 86.66 105.68 19.02 16.626***

기타개인관리 60.30 69.63 9.33 9.590*** 59.43 70.88 11.45 10.412***

의무생활시간 358.99 305.32 -53.67 10.290*** 459.87 420.90 -38.97 10.495***

노동 .00 .85 85 4.079*** .00 .71 -.71  3.292**

학습 344.50 283.64 -60.86 11.168*** 451.55 409.02 -42.53 11.348***

학교수업 219.19 170.29 -48.90 12.038*** 292.83 271.25 -21.58 8.900***

학교외수업 125.31 113.35 -11.96 4.547*** 158.71 137.78 -20.93 6.845***

가사노동 14.49 20.83 6.34 6.107*** 8.32 11.17 2.85 3.726***

여가시간 310.14 304.66 -5.48  1.194 227.82 221.99 -5.83  1.580

참여봉사 .11 .50 .39  2.003* .16 .19 .03  .197

교제 31.89 35.03 3.14  2.695** 29.01 36.25 7.24 5.581***

미디어 118.71 122.02 3.31  1.104 80.80 78.09 -2.71  1.098

종교 6.99 8.26 1.27  1.176 1.25 1.05 -.20  .525

문화 1.48 4.01 2.53  4.143*** .47 .40 -.07  .255

스포츠 18.23 23.08 4.85 3.509*** 14.59 13.75 -.84  .705

기타여가 132.75 111.76 -20.99 7.446*** 101.54 92.24 -9.30 3.497***

*p<.05, **p<.01, ***p<.001

<표 3-1> 초등학생의 요일평균과 평일의 시간사용 차이

구분

토요일(N=929) 일요일(N=950)

2004년 2014년 차이
t

2004년 2014년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671.63 770.47 98.84 18.480*** 747.87 792.62 44.75 7.371***

수면 523.43 579.01 55.58 11.430*** 586.77 600.65 13.88  2.630**

식사 및 간식 87.27 123.04 35.77 13.969*** 98.75 125.03 26.28 9.734***

기타개인관리 60.94 68.42 7.48  3.466** 62.34 66.94 4.60  1.695

의무생활시간 295.86 138.51 -157.35 21.824*** 108.44 108.38 -.06  .010

노동 .00 .71 .71  1.989* .00 1.41 1.41  1.920

학습 279.13 100.12 -179.01 26.329*** 77.02 72.44 -4.58  .835

학교수업 208.48 17.61 -190.87 49.942*** 1.08 4.91 3.83  1.721

학교외수업 70.64 82.52 11.88  2.050* 75.93 67.53 -8.40  1.678

가사노동 16.74 37.67 20.93 6.782*** 31.43 34.53 3.10  .955

여가시간 377.55 425.40 47.85 5.522*** 498.84 443.21 -55.63 6.357***

참여봉사 .03 1.06 1.03  1.730 .00 .91 -.91  1.376

교제 41.17 34.60 -6.57  1.991* 31.59 31.68 .09  .028

미디어 146.06 176.52 30.46 4.250*** 209.25 205.24 -4.01  .513

종교 4.58 5.78 1.20  .553 27.23 32.76 5.53  1.249

문화 2.65 5.78 3.13  3.325** 3.46 9.62 6.16  2.997**

스포츠 21.02 40.09 19.07 4.401*** 26.74 35.62 8.88  2.187*

기타여가 162.03 158.57 -3.46  .433 200.57 127.38 -73.19 9.998***

*p<.05, **p<.01, ***p<.001

<표 3-2> 초등학생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시간사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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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의 주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요일평

균의 경우 여가시간 중 기타여가시간이 21분 감소

하였으나 스포츠, 교제, 문화활동이 3분~5분 정도 

소폭 증가하였고, 평일에도 기타여가시간이 9분 

감소한데 비해 교제시간이 7분 유의한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토요일의 여가시간을 보면, 2004

년(378분)과 2014년(425분)을 비교해 보면 2014년

에 48분 증가하였으며, 여가활동 중 미디어(30분), 

스포츠(19분), 문화(3분)의 순으로 증가한 것에 비

해 교제가 7분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일요일의 여

가시간은 2004년 499분에서 56분 감소하여 2014

년 443분으로 나타났고, 기타여가시간의 73분 유

의한 수준의 감소와 스포츠(9분) 및 문화(6분)시간

이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2) 중학생의 시간사용의 변화

중학생의 시간사용을 대분류하여 비교하면 <표 

4-1>, <표 4-2>에서 보는 것처럼 필수생활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는 

각각 45분, 125분 감소한 반면 일요일에는 43분 증

가하였다. 여가시간은 의무생활시간과 반대로 평

일(9분)과 토요일(23분)에는 증가하였으나 일요일

에는 감소(76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필수생활시간을 보면 요일평균시간을 기준

구분

요일평균(N=5,390) 평일(N=3,202)

2004년 2014년 차이
t

2004년 2014년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646.94 691.98 45.04 16.932*** 619.40 649.41 30.01 11.626***

수면 498.78 515.24 16.46 6.708*** 471.69 475.75 4.06  1.784

식사 및 간식 84.34 103.46 19.12 20.965*** 83.04 98.11 15.07 14.088***

기타개인관리 63.83 73.27 9.44 10.218*** 64.66 75.55 10.89 9.482***

의무생활시간 414.93 378.46 -36.47 6.554*** 535.77 490.78 -44.99 8.756***

노동 .08 1.25 1.17  3.214** .07 .67 .60  3.264**

학습 400.60 356.69 -43.91 7.502*** 526.33 477.55 -48.78 9.821***

학교수업 251.91 196.74 -55.17 13.587*** 366.44 320.28 -46.16 12.007***

학교외수업 138.68 159.95 21.27 6.422*** 159.89 157.27 -2.62  .750

가사노동 14.25 20.51 6.27 6.242*** 6.38 12.57 6.19 7.691***

여가시간 285.12 276.24 8.88  1.962 193.58 202.61 9.03  2.189*

참여봉사 .81 1.22 .41  1.106 .59 .23 -.36  1.333

교제 42.36 49.85 7.49  5.872*** 41.57 49.89 8.32 5.532***

미디어 113.94 113.31 -.63  .215 68.33 70.92 2.59  .962

종교 7.99 8.40 .41  .400 1.07 1.43 .36  .686

문화 3.01 3.45 .44  .762 1.03 1.16 .13  .278

스포츠 12.16 15.29 3.13  3.197** 9.69 11.19 1.50  1.509

기타여가 104.85 84.72 -20.13 7.686*** 71.31 67.79 -3.52  1.367

*p<.05, **p<.01, ***p<.001

<표 4-1> 중학생의 요일평균과 평일의 시간사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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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0년 사이에 45분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면

시간(16분), 식사 및 간식시간(19분), 기타개인관

리시간(9분)의 모든 필수생활시간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이다. 요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면

의 경우 토요일(79분)에만 유의한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평일과 일요일에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특징이 있었다. 2014년 752분으로 

116분의 큰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필수생활시간을 

구성하는 활동인 수면시간(79분), 기타개인관리시간

(49분), 식사 및 간식시간(32분) 순으로 큰 증가를 

보인 점에서 기인한다. 일요일의 경우에도 2004년

(736분)에 비해 2014년에는 26분 증가한 762분으로 

나타났고, 수면시간을 제외한 식사 및 간식시간과 

기타개인관리시간은 각각 19분, 9분의 유의한 증

가를 나타내었다. 

의무생활시간에서도 필수생활시간과 유사하게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밝혀졌다. 

요일평균을 보면, 2004년의 의무생활시간에 415분

을 사용하였으나 2014년은 378분을 사용하여 36분

의 감소를 보였고, 노동(1분 증가), 학습(44분 감

소), 가사노동(6분 증가)의 모든 세부 활동에서 유

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시간량에서

도 차이를 보였다. 평일에는 2004년 536분, 2014년 

491분으로 2014년에 45분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시간을 구성하는 학교수

업(46분)과 학교외수업(3분)은 감소한데 비해 가사

노동시간(6분)과 노동시간(1분)의 의무생활을 구성

하는 시간은 소폭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의 감소 

폭이 큰 토요일의 경우 2004년(343분)보다 2014년 

(218분)에 125분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습 및 가사노동에서도 유의한 수

준의 차이와 시간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수업

은 2004년(226분)과 비교할 때 2014년(11분)에는 

215분 감소한 것에 비해 학교외수업은 2004년(102

구분

토요일(N=1,084) 일요일(N=1,104)

2004년 2014년 차이
t

2004년 2014년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636.04 751.74 115.70 20.199*** 736.19 762.40 26.21 4.307***

수면 491.81 570.71 78.84 14.693*** 582.76 580.56 -2.20  .377

식사 및 간식 80.34 112.08 31.74 13.886*** 92.04 111.27 19.23 8.818***

기타개인관리 63.34 112.08 48.74  2.358* 61.39 70.56 9.17 4.157***

의무생활시간 343.28 218.01 -125.27 13.174*** 152.34 195.21 42.87 4.897***

노동 .09 1.90 1.81  1.622 .08 2.40 2.32  1.704

학습 327.85 184.61 -143.24 14.599*** 116.74 159.01 42.27 4.849***

학교수업 226.33 11.32 -215.01 55.284*** .84 3.67 2.83  1.600

학교외수업 101.52 173.29 71.77 7.776*** 115.90 155.33 39.43 4.570***

가사노동 15.34 31.51 16.17 6.164*** 35.52 33.80 -1.72  .526

여가시간 354.26 377.69 23.43  2.610** 475.49 399.87 -75.62 8.516***

참여봉사 1.32 2.76 1.44  1.258 .94 2.70 1.76  1.465

교제 46.22 49.66 3.44  1.097 40.70 49.89 9.19  2.863**

미디어 143.78 169.75 25.97 3.941*** 213.46 186.35 -27.11 3.773***

종교 8.33 5.11 -3.22  1.674 27.30 32.29 4.99  1.194

문화 5.09 6.55 1.46  .860 6.52 7.34 .82  .458

스포츠 13.85 22.99 9.14  3.220** 17.47 20.26 2.79  1.066

기타여가 135.67 120.87 -14.80  2.140* 169.10 101.04 -68.06 10.172***

*p<.05, **p<.01, ***p<.001

<표 4-2> 중학생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시간사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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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비해 2014년 72분 증가한 173분이었고, 가사

노동시간은 2004년(15분)보다 2014년에는 2배 이

상 증가한 32분을 보여 의무생활시간의 각 영역별 

증가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요일의 의무

생활시간은 2004년 152분, 2014년 195분으로 2014

년 43분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습시간의 증가(42

분)에서 기인하였고, 학습시간 중 특히 학교외수업

(39분)이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가시간을 보면, 요일평균시간은 2004년(285

분)과 2014년(276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9분 증가하였고, 

여가시간 중 기타여가, 교제, 스포츠는 유의한 수

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시간량의 차이는 기타

여가시간(20분)이 감소한데 비해 교제와 스포츠시

간은 각각 7분, 3분 증가하였다. 요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평일은 2014년 203분으로 2004년(194분)

에 비해 9분 소폭 증가하였고, 여가시간 중 교제시

간에서만 8분 유의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토요

일은 2004년 354분, 2014년 378분으로 2014년에 

23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시간을 

구성하는 활동 중 미디어, 스포츠, 기타여가시간에

서만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시간량의 차이는 미

디어(26분)와 스포츠(9분)시간은 증가한 반면 기타

여가시간은 15분 감소하였다. 여가시간 중 2004년

과 2014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일요

일로 2004년 475분을 사용한 것에 비해 2014년 400

분을 사용하여 2014년 76분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여가시간이 2004년(169

분)보다 2014년(101분)에 68분, 미디어시간이 2004 

(213분)보다 2014년(186분)에 27분 각각 감소한 것

과 교제시간이 9분 증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고등학생의 시간사용의 변화

고등학생의 시간사용을 2004년과 2014년 사이

의 차이를 t-test한 결과를 보면 <표 5-1>, <표 

5-2>와 같이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시간은 요일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

었고, 의무생활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

었다. 

먼저 필수생활시간을 요일평균시간으로 보면, 

2004년 595분보다 2014년 54분 증가한 648분을 사

용하였고, 필수생활시간을 구성하는 수면시간(30분), 

식사 및 간식시간(15분), 기타개인관리시간(8분) 

모두 유의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평일은 2004년 

(562분)과 2014년(596분)을 비교하면 2014년에 34

분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수면과 기타개인관

리시간이 11분 동일하게 증가한 점과 식사 및 간

식시간이 13분 증가한 점에서 알 수 있다. 특히 토

요일은 2004년 577분의 필수생활시간을 사용한데 

비해 2014년 718분을 사용하여 2014년 2시간 21

분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수면시간의 세부 활

동에서도 1시간 56분의 뚜렷한 증가의 차이를 보

였으며, 식사 및 간식시간은 21분의 유의한 수준

의 증가를 보였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2004년(710

분)에 비해 2014년(739분) 29분을 더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시간을 제외한 식사 및 

간식시간(17분)과 기타개인관리시간(5분)의 유의한 

수준의 증가 차이가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은 요일평균의 경우 2004년(525분)

과 2014년(451분) 사이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고, 그 시간량도 2014년에 73분이 감소하였

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 학습, 가사노동의 의무생

활시간의 구성 영역별에서도 모두 나타났는데 학

교수업시간이 2004년(380분)보다 2014년(281분)에 

99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고, 학교외

수업(13분), 가사노동(8분), 노동(5분)의 세부 활동

에서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평일에는 2014년 

562분으로 2004년보다 72분 더 적은 시간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무생활시간의 세부 활동 

중 학교수업도 82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사노동시간은 2004년 5분에서 2014년 11분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요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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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일평균(N=5,178) 평일(N=3,121)

2004년 2014년 차이
t

2004년 2014년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594.68 648.33 53.65 16.219*** 562.19 596.26 34.07 10.463***

수면 443.05 473.26 30.21 9.468*** 411.26 421.98 10.72 3.563***

식사 및 간식 85.19 100.36 15.17 16.537*** 84.84 97.34 12.50 11.512***

기타개인관리 66.43 74.72 8.29 8.976*** 66.10 76.93 10.83 9.395***

의무생활시간 524.63 451.39 -73.24 10.899*** 634.11 561.86 -72.25 10.794***

노동 7.10 11.60 4.50  2.647** 7.10 9.43 2.33  1.156

학습 506.50 420.43 -86.07 11.949*** 621.68 541.15 -80.53 11.063***

학교수업 380.04 281.44 -98.60 13.684*** 525.03 443.27 -81.76 11.893***

학교외수업 126.46 138.99 12.53  2.900** 96.65 97.88 1.23  .308

가사노동 11.03 19.36 8.33 8.136*** 5.33 11.28 5.95 7.325***

여가시간 220.60 239.10 18.50 3.880*** 144.66 179.22 34.56 7.689***

참여봉사 .69 1.37 .68  1.569 .16 .41 .25  1.271

교제 45.14 50.52 5.38 4.176*** 43.44 51.07 7.63 5.142***

미디어 84.52 88.78 4.26  1.489 46.20 52.21 6.01  2.461*

종교 6.27 5.59 -.68  .738 1.13 .55 -.58  1.578

문화 3.33 5.40 2.07  3.007** .92 2.58 1.66  3.072**

스포츠 10.81 16.61 5.80 5.753*** 9.76 13.83 4.07 3.867***

기타여가 69.84 70.82 .98  .376 43.05 58.56 15.51 5.784***

*p<.05, **p<.01, ***p<.001

<표 5-1> 고등학생의 요일평균과 평일의 시간사용 차이

구분

토요일(N=1,037) 일요일(N=1,020)

2004년 2014년 차이
t

2004년 2014년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577.11 718.04 140.93 21.031*** 709.86 739.07 29.21 3.794***

수면 427.13 543.19 116.06 17.439*** 554.51 561.27 6.76  .890

식사 및 간식 82.33 103.53 21.20 9.746*** 89.14 106.50 17.36 7.358***

기타개인관리 67.65 71.32 3.67  1.782 66.21 71.30 5.09  2.253*

의무생활시간 455.18 296.85 -158.33 12.382*** 265.35 265.79 .44  .033

노동 6.61 15.76 9.15  2.139* 7.58 14.10 6.52  1.540

학습 432.15 249.12 -183.03 13.490*** 235.04 220.11 -14.89  1.085

학교수업 282.87 53.42 -229.42 27.540*** 41.90 11.23 -30.67 4.858***

학교외수업 149.28 195.70 46.42 4.146*** 193.14 208.88 15.74 1.244

가사노동 16.42 31.96 15.54 4.857*** 22.73 31.58 8.85  2.988**

여가시간 279.53 321.92 42.39 4.010*** 389.68 340.67 -49.01 4.273***

참여봉사 1.31 3.57 2.26  1.429 1.65 2.10 .45  .314

교제 46.63 50.42 3.79  1.182 48.74 48.90 .16  .045

미디어 112.22 141.67 29.45 4.345*** 171.89 148.42 -23.47  2.982**

종교 3.58 4.45 .57  .514 24.42 22.55 -1.87  .465

문화 7.81 10.19 2.38  1.059 6.09 9.29 3.20 1.578

스포츠 11.77 19.46 7.69  2.975** 13.02 22.35 9.33  3.137**

기타여가 96.20 92.17 -4.03  .602 123.88 87.06 -36.82 5.193***

*p<.05, **p<.01, ***p<.001

<표 5-2> 고등학생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시간사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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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간은 2004년(455분)과 2014년(297분) 사이

에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의무

생활을 구성하는 노동, 학습, 가사노동 모두에서 

10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

습시간 중 학교수업시간은 2004년 283분, 2014년 

53분으로 5배 이상(229분) 감소하였으나 학교외수

업시간은 2004년(149분)에 비해 2014년(196분)에 

46분 증가하였다. 또한 가사노동시간은 2004년 16

분, 2014년 32분으로 2배 증가를 보였고, 노동시간

도 2004년 7분에서 2014년 16분으로 2.2배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반면 일요일의 의무생활시간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의무생활시

간 중 학교수업시간(31분)은 감소한 반면 가사노

동시간(9분)은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여가시간의 경우 요일과 관계없이 유의한 수준

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먼저 요일평균시간을 보면 

2014년 239분으로 십년 전보다 19분 증가하였으

며, 여가시간 활동영역별 중 스포츠, 교제, 문화시

간이 2분~6분의 소폭증가를 보였다. 평일의 여가

시간은 2004년 145분을 사용하였고, 2014년 179분

으로 34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

영역별로 기타여가시간이 15분 증가하였으며, 교

제, 미디어, 스포츠, 문화시간이 2분~8분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에는 토요일의 여가

시간이 42분 증가한 반면 일요일은 49분 감소하였

다. 토요일의 여가시간 중 미디어시간(29분)과 스

포츠(8분)시간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일요

일에는 기타여가시간(37분)과 미디어시간(23분)의 

감소와 스포츠시간(9분)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2. 청소년의 시간부족감의 변화

청소년의 시간부족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4년과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평소 바

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지’

를 조사한 자료를 전체 청소년과 학교급별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1(전혀 바쁘지 않다)~4점(항상 바

쁘다)의 답항에 대한 분포 및 평균 점수를 기준

으로 10년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1) 전체 청소년의 시간부족감의 차이

청소년의 시간부족감의 분포 및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중 항상 시간부족감을 느끼거나 종종 느낀다고 답

한 분포가 2004년에는 71.0%, 2014년에는 62.1%

로 나타나 10년 사이에 8.9%p 감소하였다. 반면 

시간부족감을 별로 느끼지 않거나 전혀 느끼지 않

는 비율은 2004년에는 28.9%, 2014년에는 37.9%

로 9.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시간

부족감의 평균을 보면 2004년에는 2.88점이고 

2014년에는 2.75점으로 10년 사이에 0.13점 감소

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구분

2004년

(N=9,008)

2014년

(N=6,378)
차이

X2/t

N
% / 

M
N

% / 

M

% / 

M

전

체

4. 항상느낀다 1,994  22.1 1,346  21.1 -1.0

156.607

***

3. 종종 느낀다 4,408  48.9 2,616  41.0 -7.9

2. 별로 느끼지 

않는다
2,112  23.4 1,864  29.2  5.8

1. 전혀 느끼지 

않는다
 494  5.5  552  8.7  3.2

M(SD)
2.88

(.81)

2.75

(.89)
-0.13

9.387

***

***p<.001

<표 6> 전체 청소년의 시간부족감 차이

2) 학교급별 청소년의 시간부족감의 차이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의 시간부족감의 분포 및 

평균에서도 모든 학교급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졌다(표 7 참조). 먼저 초등학생을 보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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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감을 항상 느끼는 경우는 1.3%p 감소하였고, 

종종 느낀다의 분포는 8.0%p 감소를 보였다. 이에 

비해 시간부족감을 별로 느끼지 않거나 전혀 느끼

지 않는 경우는 각각 4.0%p, 5.2%p 증가하였다. 

초등학생의 시간부족감의 평균값은 2004년 2.58

점, 2014년 2.42점으로 10년간 0.16점 감소하며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을 보면 시간부족감을 항상 느낀다는 비율

은 2004년(19.5%)보다 2014년(16.0%)에 3.5%p 감

소하였고, 종종 시간부족을 느끼는 분포도 2004년

(53.7%)과 비교할 때 2014년(43.6%)에 10.1%p 유

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시간부족에 대해 별로 

느끼지 않거나 전혀 느끼지 않는 비율은 13.6%p 

증가하였다. 시간부족감 평균값도 2004년(2.89점)

에 비해 2014년(2.67점)에 0.22점 감소를 보여 세 

학교급 중 변화의 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은 시간부족을 항상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4년 36.8%, 2014년 33.6%로 두 조사연

도 모두 다른 학교급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10년 사이에 3.2%p 감소하였고, 종종 느낀다고 응

답한 비율도 6.9%p 감소하였다. 반대로 시간부족

을 별로 느끼지 않거나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는 

10년 사이에 10.0%p 증가하였다. 비록 고등학생이 

시간부족을 항상 느끼거나 종종 느끼는 비율이 

10.1%p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도 3/4 정도(75.6%)

를 차지한 점을 볼 때 이들이 시간부족을 많이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의 시간

부족감 평균이 2014년에도 3.05점으로  나타나 여

전히 시간부족감이 약간 높은 수준인 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구분
2004년 2014년 차이

X2 / t
N % / M N % / M % / M

초등

학생

4. 항상느낀다 362 11.6 176 10.3 -1.3

 49.467***
3. 종종 느낀다 1,376 44.2 618 36.2 -8.0

2. 별로 느끼지 않는다 1,066 34.3 654 38.3  4.0

1. 전혀 느끼지 않는다 308  9.9 258 15.1  5.2

M(SD) 2.58(.82) 2.42(.87) -0.16  6.179***

중학생

4. 항상느낀다 606 19.5 366 16.0  -3.5

121.683***
3. 종종 느낀다 1,670 53.7 994 43.6 -10.1

2. 별로 느끼지 않는다 704 22.7 726 31.8  9.1

1. 전혀 느끼지 않는다 128  4.1 196  8.6  4.5

M(SD) 2.89(.76) 2.67(.84) -0.22  9.670***

고등

학생

4. 항상느낀다 1,026 36.8 804 33.6 -3.2

 85.683***
3. 종종 느낀다 1,362 48.9 1,004 42.0 -6.9

2. 별로 느끼지 않는다 342 12.3 484 20.3  8.0

1. 전혀 느끼지 않는다 58  2.1 98  4.1  2.0

M(SD) 3.20(.73) 3.05(.84) -0.15  6.901***

***p<.001

<표 7> 학교급별 시간부족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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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논의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우리나라 초ㆍ중ㆍ

고등학생의 시간사용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생활시간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

하였다.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개인관리를 비롯

한 모든 필수활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토요일

의 경우 필수생활시간의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났

는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2시간 21분)의 필수생

활시간 증가폭이 가장 컸다. 토요일의 필수생활시

간 증가는 수면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비중이 크다. 

둘째, 의무생활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모

든 학교급에서 감소한 유사점을 보이나 일요일의 

경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거의 변화

가 없고, 중학생 집단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평일과 토요일의 의무생활시간의 감소는 학습시간

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점에 기인한다. 학습시간 중

에서 평일 학교수업시간이 초등학생은 22분, 중학

생은 46분, 고등학생은 1시간 22분 각각 감소하였

다. 토요일의 학습시간은 초등학생 2시간 59분, 중

학생 2시간 23분, 고등학생 3시간 3분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초ㆍ

중ㆍ고등학생의 토요일 학교수업시간이 감소한 점

에 기인한다. 청소년의 학습시간 중 학교수업시간

이 감소한 점은 평일과 토요일에 동일하나 학교외

수업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외수업시간은 평일의 경우 초등학생에서만 21

분 감소가 나타났고, 토요일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

서 학교외수업시간이 증가하였다. 학교급으로 보

면, 중학생은 1시간 12분으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

고, 다음으로 고등학생(46분), 초등학생(12분) 순으

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중학생에서만 학

습시간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학교외수업시간 

증가의 결과이다. 

의무생활시간 중 학습시간의 감소가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는데, 학교수업시간의 경우 평일과 토

요일은 모든 학교급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학교외수업시간의 경우 평일 초등학생에서만 감소

하였으며, 토요일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였

고, 일요일에는 중학생에게서만 증가하였다. 또한 

의무생활시간 중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평일, 토요

일의 가사노동시간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였으

나 일요일의 경우 고등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여가시간의 경우 토요일에는 모든 학교급

에서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디어활동관련 시간의 

증가가 크게 작용한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일요일에

는 모든 학교급에서 여가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

였는데, 기타여가시간의 감소에서 기인한 유사점

을 보였다. 모든 학교급 에서 미디어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봉사활동시간이 적은 점은 10년 동

안에 변함이 없었으며, 교제와 스포츠 시간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시간부족감은 1~4점으로 측정된 

척도에서 10년 사이에 0.13점 감소하여 유의하게 

낮아졌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2014년에도 평

균 3점대의 수준을 보여 여전히 시간부족감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주5일 수업

제가 시행되면서 청소년의 필수생활시간이 증가하

였는데 특히 토요일의 필수생활시간은 모든 학교

급에서 증가하였으며 필수생활시간 중에서도 수면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주5일 수

업제가 청소년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일의 수면시간은 10년 동안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10분 내외

로 소폭 증가하여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여전히 부

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국립수면연구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에서는 연령별 적정수면시간을 

6~13세는 9~11시간, 14~17세는 8~10시간으로 권

장하고 있는데(헬스조선, 2016),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면 주말에는 권장 수면시간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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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평일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급별에서 수면시

간이 부족한 수준이다. 청소년의 수면시간 부족은 

또래관련 문제, 불안, 자살생각 등과 관련성이 있

고(Sarchiaponet et al., 2014, 김영선ㆍ김소희ㆍ안

혜경, 2015), 이는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다양한 정

신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수면시간부족은 청

소년의 학습 및 기억, 정신적·신체적 발달과 건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적정 수면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전자

매체환경(컴퓨터, 휴대폰, TV와 라디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Gamble et al., 2014) 청소년기

에 수면에 방해되는 전자매체환경에 지나치게 노

출되지 않도록 하고 적정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야 한다. 수면시간이 부족할 경우 낮잠을 통해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거나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수면의 중요성은 가정뿐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수면

부족의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수면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며 적정수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학습시간 중 학교수업시간은 감

소한 반면 중ㆍ고등학생의 학교외수업시간이 증가

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토

요일(46분)에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중학생의 경

우에는 토요일에 1시간 12분, 일요일에 39분의 증

가를 보였다. 이는 주5일 수업제로 토요일의 학교

수업이 감소하면 그 시간이 다양한 여가활동참여

로 연결되기 보다는 주로 학교외수업으로 대체되

어 중ㆍ고등학생들이 여전히 학업중심으로 생활하

는 점을 보여준다. 주5일 수업제 실시 후 토요일 

오전 시간의 사용에 대해 학업시간으로 활용한다

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40.3%), 여가시간으로 활용

(25.3%), 자기계발시간으로 활용(2.5%) 등의 순으

로 나타난 국민여가활동조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

부, 2014)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특히 본 연

구에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주말 학교외수

업시간이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점은 사교육에 

대한 시간사용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된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학교수업이 없는 토

요일에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스스로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도 그러한 환경을 도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이 토요일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학교에

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관련시설

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 

셋째, 청소년의 가사노동시간이 약간 증가하였

으나 여전히 적은 시간인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일의 경우 2004년과 비교해서 2014년 3~6

분 증가하였으나 모든 학교급에서 가사노동시간이 

11~13분으로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토요일의 경

우에는 2004년에 비해 2014년 16~21분 증가하여 

모든 학교급에서 30분대를 보인다. 청소년의 가사

노동은 가정에서 필요한 가사를 처리한다는 점 외

에 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익힌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사

노동시간은 외국 청소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ㆍ미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연구(김외숙ㆍ박은정, 2012)를 보면 미국 고등학생

은 평일 평균 58분, 일요일 평균 1시간 30분을 가

사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학생이 한

국 학생보다 11.6배(평일)~2.7배(일요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십대 호주 청소년이 

가사노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1992년, 

1997년, 2006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Miller와 

Bowd(2010)의 연구결과를 보면딸은 1992년 59분, 

1997년 52분, 2006년 43분, 아들은 1992년 41분, 

1997년 33분, 2006년 31분으로 청소년의 가사노동

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 청소년과 비교

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사노동을 분담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청소년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변화: 2004년과 2014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55－

적인 여건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자립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서도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가 중요한 점을 인식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가

정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된 10년 사이에 청소

년의 여가시간이 토요일에는 증가한 반면 일요일

에는 감소하였는데 토요일의 증가된 여가시간이 

주로 미디어사용 등 소극적 활동에 배분되었다. 미

디어사용 시간은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26~30분)

한 공통점을 보였는데 이는 증가된 여가시간이 다

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로 연결되지 못한 점을 나

타낸다. 다만 토요일에 문화 및 스포츠활동시간이 

소폭 증가한 점에서 다소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문화 및 스포츠활동시간은 전체 여

가시간 중 여전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요일의 여가시간 감소는 모든 학교급에서 기

타여가시간이 감소(37분~1시간 13분)된 점에 기인

하는 점이 많다. 일요일에 초등학생의 문화 및 스

포츠, 고등학생의 스포츠활동 시간이 소폭 증가하

였지만 모든 학교급에서 전체 여가시간이 주로 소

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보인다. 적극적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봉사활동과 문화활동시간은 모든 학교급

에서 10분 이하이고 스포츠시간도 증가하였르나 

여전히 10분대의 시간을 보일 뿐이다. 청소년의 여

가활동참여가 이들의 자존감, 사회관계, 학업성취, 

주관적 행복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김예성, 2011; 박민정, 2012; Aaltone et al., 2016)

에서 청소년이 지나치게 학습에 편중되지 않고 학

습과 여가활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인적, 가

정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여가시간과 관련하여 모든 학교급에서 

참여봉사시간이 모든 조사시기에 극히 적을 뿐 아

니라 10년 사이에 유의한 수준의 증가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청소

년기 자원봉사활동은 체험적 봉사를 통한 학습으

로 인격도야와 바람직한 성장에 크게 작용하고, 체

험학습을 통해 개인적 만족감 증대와 사회참여의 

기회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가 되는 의의가 

있다(김외숙, 2016).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봉사활

동 활성화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학교

와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로 

인해 점수를 받기 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학교, 지역사회, 정부에서

는 자원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고취시키고, 청

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대

한 정보 및 장소 제공, 나아가 지속적으로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시간부족감 수준이 10년 

전보다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고등학생의 시간

부족감은 3점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간부

족감은 개인의 스트레스, 건강, 생활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Robinson & Godbey, 1997; 

Gunthorpe & Lyons, 2004; Zuzanek, 2004) 이들의 

높은 시간부족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준비의 비중이 큰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에서 고등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시간부족감은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들이 느끼는 시

간부족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의 필요성

과 함께 개인수준에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개인

유지, 학습시간, 여가시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

간사용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시간관리능

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4년과 2014년의 시간일지 원자료

를 이용하여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청소년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

지를 학교급별로 세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세계를 수량화하여 정밀하게 파악하

였다. 나아가 주5일 수업제의 시행으로 기대하던 

효과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객

관적인 시간량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

가 있다. 가족자원경영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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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시간사용을 종단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연

구대상 및 연구방법을 확대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청소년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변화가 성별, 

거주 지역, 가족동거형태 등 다양한 관련변인에 따

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심층적 연구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시간부족감의 

전반적 수준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에 대한 참여여

부와의 관계 등 시간사용실태와 관련한 시간부족

감 인식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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