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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이 연구는 청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1년 기준 
만 18세~34세 청년 2,04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정서를 포함하는 요인으로 총 21개이다.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한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투입된 요인 21개
의 예측변수는 모두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 삶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직업가치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적효능감’, ‘기성세대인식’과 같이 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설명하고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청년, 삶만족도, 물질적 박탈감, 직업가치관, 정치적효능감, 학력주의

Abstractㅤ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youth life satisfaction in order to find 
ways to increase their life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we utilized data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2021 Youth Socio-Economic Survey' to study 2,041 youth aged 18-34 as of 2021. The randomForest 
method was applied to explore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youth life satisfaction.  A total of 21 variables were 
analyzed, including demographic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The 
results of exploring the variables affecting youth life satisfaction using randomForest are as follows. First, all 21 
predictors were found to have an impact on young adults'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youth life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work values'. Third, it can be seen that young people's perceptions 
of society, such as ‘political effectiveness' and ‘perception of older generation', are also variables that affect 
youth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variables affecting youth life satisfaction are explained and 
discussion point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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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삶의 만족도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개인이 느끼
고 지각하는 삶에 대한 평가이다[1]. 한국, 일본, 중국 3개
국 간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인 삶의 만족도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 3]. 청년 세대의 행복
과 정서적 안녕 수준을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도 청년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N포 세대’는 N 가지의 것들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으
로 암울한 현실에 처한 한국 청년들을 일컫는 단어이다. 
경제 불경기와 취업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와 같
은 삶의 양식의 변화는 청년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정감을 높이고 있다. 

청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인 
가구나, 다문화 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1, 5, 6, 7, 8, 
9] 청년 중에서도 특정한 특징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자리와 소득과 관련된 주제[10, 11, 12], 정신
건강과 관련한 연구들[7, 13]이 이루어져 왔기에, 코로나
19 이후 일반적인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
이 필요하다.

여러 연령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학력, 결혼 여부, 도움충분여부, 개인가치관 등과 같은 요
인들이었다[1, 2, 6]. 청년들 삶의 만족에 어떠한 요인들
이 작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분
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랜덤포레스트[14] 
방법을 적용하여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랜덤포레스트는 자유도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다중공선성으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변
수를 탐색할 수 있으며[15], 문항 단위의 분석이 가능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문항을 확인할 수 있어 자료
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6]. 이 연
구의 결과를 통해 청년 삶의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
하고 지원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2.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자기 삶에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로, ‘행복감’, ‘삶의 질’ 등이 유사한 개념이다[2]. 삶의 만
족도는 초기에는 수입, 재산, 교육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일자리만족, 성격적강점, 긍정적
정서 경험, 자기효능감 등 심리·정서적인 측면도 요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17, 18, 19]. 청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하여서는 지금까지 주로 일자리 또는 소득과 관련되어 노
동시장 측면에서 연구되었다[5]. 청년 삶의 만족도와 관
련하여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요인들과 심리 
정서를 포함한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자료를 분석 가능 변수들로 재구
성하였다. 

2.2 예측 요인
청년 1인 가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

색한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사회활동 참여, 
가구원 수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1, 17, 18, 19]. 권중이, 은재호[20]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삶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백수진 외[9]의 연구
에서는 배우자의 유무, 사회활동참여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
탐으로 이 연구에서도 성별, 연령, 결혼 여부, 부모님의 
학력, 현재 자녀 유무와 대학 진학 여부, 지난 1년간 사회, 
정치 문제와 관련하여서 참여한 활동의 빈도를 요인으로 
보았다. 

박동진, 김송미[21]의 연구에서는 물질적 박탈감이 청
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박동진, 김송미[21]의 연구와 같이 돈이 없
어서 기본 생활비를 지불하지 못했거나, TV, 냉장고, 휴
대전화 등을 소유하지 못한 경험의 여부를 물질적 박탈감
으로 정의하고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았다.

학력주의는 능력보다 학력이 인정받기 때문에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학력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사회현상으로 정의된다[22]. 한국은 학력주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 이것은 자녀 출산, 교육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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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과도 이어져 결혼 및 출산의 포기까지 발생하게 된다
[23]. 학력과 삶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20, 23, 
24]에서 학력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기에 청년들의 학력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효능감은 자신이 한 정치적인 행위나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며[25], 정치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를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0]. 직업가치관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종사하는 일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근본
적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26]. 직장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직업가치관이 삶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생애별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27]. 일에 대한 가치나 
일자리 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17, 26].

추주희[1]의 연구에서 가족과의 외식, 친구와 친척들
과의 만남, 도움충분여부 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는 발달과업 상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가는 시기이며, 청년들이 사회적 단절 및 
소외로 고통받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지
지체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28].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5, 6].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자신의 여러 상황 가운데 도움받을 사
람이 있는지를 묻는 각각의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았
다. 

앞에 살펴본 연구들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을 다루었으며, 청년을 대상으
로 하여도 일반적인 청년이기보다는 1인 가구 청년, 다문
화 청년 등 이였기에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위에 여러 요인이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21년 6월 1일 기준 만 18~34세 이하인 전국
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29]. 이 연구에서는 응

답자 총 2,04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074 52.6
female 967 47.4

Age

18~19 185 9.1
20~24 588 28.8
25~29 668 32.7
30~34 600 29.4

Children yes 220 10.8
no 1821 89.2

College or
University

yes 1573 77.1
no 468 22.9

Total 2041 100

3.2 연구모형 및 변수선정
3.2.1 연구모형
청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2 반응변수
이 연구의 반응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생활수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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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가족 관계 등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를 묻는 총 11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점 척도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하
는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11개 문항의 평균값을 청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9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ponse variable 
Variable Question Likert α

Life
Satisfaction

Living Level

0:not 
satisfied at all 

~10: very 
satisfied

.914

Health
achievements in life

family
friend

genera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fety of life

future stability
spare time

environment in which I live

overall my life

3.2.3 예측변수
이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21개의 예측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복합적 요인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학력주의, 기
성세대에 대한 인식, 노인 세대에 대한 인식, 정치적효능
감, 직업가치관은 하위 문항의 평균값을 변수로 취급하였
다. 도움을 주는 사람의 존재 여부는 개별 문항을 독립적
인 변수로 취급하여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높였다[30]. 물
질적 박탈감의 경우 9개의 문항 중에 한 문항이라도 물질
적 박탈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대답한 경우 1, 한 번
도 없으면 2로 코딩하였다. 

3.2.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머신러닝의 일종인 랜덤포레스트 방법

을 적용하여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머신러닝은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머신이 자료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을 의미한다[31]. 예측모형을 알고리즘을 통해 구축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다. 전통적인 회귀분

석 방법과 달리 설명변수의 외생성, 다중공선성 문제로부
터 자유로워 반응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설명변
수를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32, 33]. 

Table 3. Predicted variable
Variable Q’ty Likert

Credentialism 3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Political Effectiveness 3
Recognition of the older generation 3

Recognition of the elderly generation 4

Work Values 5

1:strongly 
disagree 

~4:strongly 
agree 

Someone you can ask for advice or 
information about your job or career 1

1: have
2: no have

Someone to ask for the 
housing/financial/legal information you need 1

Someone to do chores, when you're sick 1
Someone to help you when you're sick and 

having trouble getting around 1

Someone who can suddenly borrow a large 
sum of money when you need it 1

Someone to confide in when you're feeling 
discouraged or depressed 1

Someone who can check on your well-being 
(alive or dead) if you’re suddenly unavailable 1

Material Deprivation 9 1:yes, 2:no

Social political participation 5

1:no
2:1~2 in a year

3:1~2 in a 
month

4:1~2 in a week
5:almost 
everyday

Variable Q’ty Likert

Father's education
1: not attending school

2: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3: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4: graduated from high school

 5: graduated from college
6: graduated from university

7: graduated from a graduate school 
(master's or doctoral)

 8: I don't know

Mother's education

Gender 1:male, 2:female

Age 1:18~19, 2:20~24
3:25~29, 4:30~34 

Marriage
1:have a spouse

2:widowhood or divorce
3: not married

Children 1:yes, 2:no
College or University 1:yes, 2:no

랜덤포레스트 방법은 특정 변수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다는 점에서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
고, 이에 최근 랜덤포레스트를 적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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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지고 있다[30].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
는 R 프로그램의 randomForest 패키지[34]를 이용하였
다. 랜덤포레스트는 훈련용 데이터(training data)를 통
해 예측모형을 도출한 뒤 시험용 데이터(test data)로 모
형의 견고함(robustness)을 검증한다. 이 연구는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7:3의 비율로 구분하여 적용
하였다. 의사결정나무의 수는 500개로 적용하였다. 예측
모형에 대한 변수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평균 제곱 오차 
변화율(%IncMSE)’를 중요도 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의
존성 도표를 활용하여 예측변수와 설명변수와의 관계성
을 밝혔다. 

4. 연구결과 

4.1 청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를 중요도 

순으로 확인하기에 앞서 500개의 의사결정나무를 활용
한 랜덤포래스트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적합도 검
증을 위한 의사결정나무의 수에 따른 모형의 예측 변화율
은 Fig. 2와 같다. 

의사결정나무의 수가 300개를 넘어가면서 오차가 안
정적으로 수렴함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된 랜덤포레스트 
모형이 청년 삶의 만족도를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청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중요도
를 탐색한 결과는 다음 Fig. 3, Table 4와 같다. 1순위로 
직업 가치관이 22.06이었고, 2순위는 몸이 아플 때 집안
일을 도와 줄 사람이 20.01이었으며, 3순위는 물질적 박
탈감으로 16.8로 나타났다. 

Fig. 2. Model prediction error according to the 
number of decision trees

Fig. 3. Importance index for youth life satisfaction

Table 4.  Effect factors of youth life satisfaction
Variable Raking %IncMSE

Work Values 1 22.06
Someone to do chores, when you're sick 2 20.01

Material Deprivation 3 16.8
Someone you can ask for advice or 
information about your job or career 4 13.87

Someone to help you when you're sick and 
having trouble getting around 5 13.5

Political Effectiveness 6 12.22
Someone to confide in when you're feeling 

discouraged or depressed 7 13.13

Someone who can check on your 
well-being (alive or dead) if you’re 

suddenly unavailable
8 12.94

Recognition of the older generation 9 12.71
Credentialism 10 12.41

Someone who can suddenly borrow a large 
sum of money when you need it 11 11.78

Father's education 12 11.74
Social political participation 13 9.95

Someone to ask for the 
housing/financial/legal information you 

need
14 8.92

Mother's education 15 8.25
Recognition of the elderly generation 16 7.7

Children 17 7.4
Age 18 6.49

College or University 19 3.69
Marriage 20 3.68
Gender 21 3.37

4.2 청년 삶의 만족도와 주요 예측변수와의 관계
상위 10개 예측변수의 청년 삶의 만족도 예측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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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기 위해, 상위 10개 변수에 대한 부분 의존성 도
표를 다음 Fig. 4와 같이 확인하였다. Fig. 4의 각 도표 가
로축은 예측변수의 척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예측변수
에 따른 청년 삶의 만족도의 예측값을 나타낸다. 도표에 
나타난 청년 삶의 만족도와 예측변수와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적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는 예측
변수 값이 증가할수록 청년 삶의 만족도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물질적 박탈감’, ‘도움을 주는 사람’, ‘기성세대 
인식’ 등이 이러한 관계성을 나타낸다. 

물질적 박탈의 경험이 없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성세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
다. 

둘째, 특정 값을 기준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관계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이다. ‘학력주의’의 경우 척도값 3을 
기준으로 정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는 학력주의 인식이 
아주 낮은 층과 학력주의 인식이 높은 층은 삶의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나지만, 중간층에 속하는 학력주의 인식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일부 구간에서만 정적인 선형관계를 보이는 경
우이다. ‘직업가치관’은 경우 척도 1.5~3까지 정적인 선
형관계를 보이며, ‘정치효능감’의 경우 척도 3 이후부터 
정적 선형관계가 나타난다.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데이터
를 기반으로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적용하여 청년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투입된 21개의 예측변수는 모두 청년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개의 요
인 중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위 10개의 요인은 ‘직업가치
관’, ‘아플 때 집안일 해줄 사람’, ‘물질적 박탈감’, ‘취업과 
진로 관련하여 정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정치적 효능감’, 
‘우울할 때 기분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학력주의’, 
‘기성세대인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 삶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직업가치관’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27]. 이것은 직업가치관이 높
을수록 물질적 보상, 근로환경뿐만 아니라 성취감, 적성, 
흥미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청년이 처한 현실의 상황과
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Work Values Someone who can do housework 
when I am sick

Material Deprivation
Someone to ask for advice or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or 
career

Someone who can help me move 
when I am sick Political Effectiveness

Someone I can confide in when 
I'm down or depressed

Someone who can check on my 
well-being (alive or dead) if I'm 

suddenly unavailable

Recognition of the elderly 
generation Credentialism

Fig. 4. Importance index for youth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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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박탈의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
이 한다[6, 21].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청년들
의 노동환경이 불안정해졌고,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졌
고, 취업해도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노동으로 일해도 빈
곤한 청년들이 있다[35]. 청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물질적 박탈의 경험 방지를 위한 청년에 대한 관심
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청년지원정책은 고용에 치중되어 있어, 청년들의 복
지 지원과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
하다.

셋째, 청년들이 인식한 자신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의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지는 7개의 상황 중 5개
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을 포함
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1, 6, 8]. 특히,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에 자신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가
와 취업 관련하여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시대의 청년들이 무엇보
다 자신이 아플 때와 진로, 취업과 관련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를 채워 주
기 위해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청년 모임과 프로그램, 정책 마
련이 필요하다. 

넷째, ‘정치적효능감’, ‘기성세대 인식’과 같이 청년들
의 사회에 대한 인식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효능감이 높고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참여가 청년 삶의 만족
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5]. 청년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만이 아
닌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청년 삶
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할 수 있
었다. 선행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학력’, ‘도움여부’와 같은 요인들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업가치관’, ‘정치적효능감’, ‘기성세대 인
식’과 같은 요인들이 청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
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사용된 랜덤
포레스트 기법이 분석 방법의 특성상 많은 요인을 탐색하
는 것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다[14]. 이에 다양한 다른 분
석 방법들을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요인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
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공공데이터의 특성상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가 있으며, 가
장 최근 자료가 아니기에 최근의 청년 삶의 만족도와 영
향요인을 알아보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청년 삶의 만족
도에 대한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한 영향요인의 변화를 알
아보는 연구와 종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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