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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

2.1. 대체로 남녀간의 관계는 평등하다

『 문      2 』다음은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대체로 남녀간의 

관계는 평등하다

『 변 수 명 』B021(원 문항), RB021(2점 recode)

 남녀간의 관계는 평등하다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인식이 49.8%(‘매우’ 3.2% + ‘대체로’ 

46.7%),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이 50.2%(‘전혀’ 7.9% + ‘별로’ 42.2%)로 팽팽히 

맞섬.

-  성별로 남성은 ‘그렇다’는 긍정인식(54.4%)이 약간 높은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54.6%)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1- 9]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 -  대체로 남녀간의 관계는 평등하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21 1 매우 그렇다 3.2

(4점) 2 대체로 그렇다 46.7

3 별로 그렇지 않다 42.2

4 전혀 그렇지 않다 7.9

RB021 5(1+ 2) 그렇다 49.8

(2점 re.) 6(3+ 4) 그렇지 않다 50.2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3+ 4)

전     체 (1000) 3.2 46.7 42.2 7.9 49.8 50.2

성 남성 (492) 4.5 49.9 37.8 7.8 54.4 45.6

여성 (508) 1.9 43.5 46.5 8.1 45.4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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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 3+ 4)

전     체 (1000) 3.2 46.7 42.2 7.9 49.8 50.2
연령 18~29세 (187) 4.0 45.4 35.6 15.1 49.3 50.7

30대 (173) 1.9 36.7 50.3 11.2 38.5 61.5

40대 (202) 1.4 36.1 55.1 7.4 37.5 62.5

50대 (196) 2.3 53.1 38.3 6.4 55.4 44.6

60세 이상 (242) 5.7 58.4 34.1 1.8 64.2 35.8

지역 서울 (199) 3.9 42.5 44.0 9.6 46.4 53.6

인천/경기 (299) 2.5 50.4 37.5 9.5 52.9 47.1

대전/세종/충청 (106) 3.7 45.8 42.8 7.7 49.5 50.5

광주/전라 (102) 6.5 49.5 40.0 4.0 56.0 44.0

대구/경북 (102) 4.4 35.6 53.4 6.6 40.0 60.0

부산/울산/경남 (152) 1.0 49.5 42.5 7.1 50.4 49.6

강원/제주 (41) 0.4 51.5 43.1 5.1 51.9 48.1

학력 중졸이하 (91) 9.6 55.1 31.8 3.5 64.6 35.4

고졸 (372) 2.6 49.1 42.8 5.5 51.7 48.3

대재이상 (536) 2.5 43.5 43.6 10.4 46.0 54.0

직업 농/임/어업 (22) 5.6 77.9 16.5 0.0 83.5 16.5

자영업 (159) 0.8 54.0 39.1 6.0 54.8 45.2

생산/서비스직 (218) 3.6 41.2 48.4 6.7 44.9 55.1

관리/전문/사무직 (246) 5.1 38.3 47.5 9.1 43.5 56.5

가정주부 (196) 1.6 46.9 44.4 7.1 48.4 51.6

학생 (105) 2.9 50.9 30.0 16.2 53.7 46.3

무직/기타 (54) 5.1 62.7 28.9 3.3 67.8 32.2

혼인 미혼 (210) 3.7 43.9 36.1 16.3 47.6 52.4

기혼 (718) 3.4 46.9 43.5 6.2 50.3 49.7

이혼/사별 (72) 0.0 51.9 47.1 0.9 51.9 48.1

가구원 1인 (55) 0.3 54.8 34.9 10.0 55.1 44.9

수 2인 (209) 5.4 54.7 35.9 4.0 60.1 39.9

3인 (282) 4.0 43.3 42.9 9.8 47.3 52.7

4인이상 (454) 2.0 44.0 45.6 8.4 46.0 54.0

종교 불교 (166) 5.6 47.9 42.6 4.0 53.4 46.6

기독교 (191) 3.3 52.2 40.7 3.8 55.5 44.5

천주교 (82) 0.8 52.7 39.1 7.4 53.5 46.5

기타 (7) 0.0 53.8 46.2 0.0 53.8 46.2

종교없음 (553) 2.8 43.4 43.1 10.7 46.2 53.8

가구 300만원 이하 (292) 3.5 49.4 38.2 8.9 52.9 47.1

소득 300~500만원 (458) 2.6 44.2 45.2 7.9 46.9 53.1

500만원 이상 (250) 3.9 47.8 41.5 6.8 51.7 48.3

생활 상 인식층 (70) 7.0 44.7 39.0 9.4 51.6 48.4

수준 중 인식층 (553) 3.2 47.8 40.8 8.2 51.0 49.0

하 인식층 (377) 2.5 45.3 45.0 7.2 47.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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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정내 가사 분담은 잘 이뤄지고 있다

『 문      2 』다음은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가정내 가사분담

은 잘 이뤄지고 있다

『 변 수 명 』B022(원 문항), RB022(2점 recode)

 가정내 가사 분담은 잘 이뤄지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인식은 49.0%(‘매우’ 

4.9% + ‘대체로’ 44.2%),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은 51.0%(‘전혀’ 8.1% + ‘별로’ 

42.9%)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성별로 남성은 ‘그렇다’는 긍정인식(55.0%)이 약간 높은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56.7%)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1- 10]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 -  가정내 가사 분담은 잘 이뤄지고 있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22 1 매우 그렇다 4.9

(4점) 2 대체로 그렇다 44.2

3 별로 그렇지 않다 42.9

4 전혀 그렇지 않다 8.1

RB022 5(1+ 2) 그렇다 49.0

(2점 re.) 6(3+ 4) 그렇지 않다 51.0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3+ 4)

전     체 (1000) 4.9 44.2 42.9 8.1 49.0 51.0

성 남성 (492) 6.5 48.4 41.0 4.0 55.0 45.0

여성 (508) 3.3 40.0 44.7 12.0 43.3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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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 3+ 4)

전     체 (1000) 4.9 44.2 42.9 8.1 49.0 51.0
연령 18~29세 (187) 4.9 38.0 45.7 11.4 42.9 57.1

30대 (173) 5.4 45.8 38.4 10.4 51.2 48.8

40대 (202) 2.2 38.1 49.9 9.9 40.2 59.8

50대 (196) 4.2 47.4 40.1 8.3 51.6 48.4

60세 이상 (242) 7.4 50.1 40.3 2.2 57.5 42.5

지역 서울 (199) 6.0 44.3 42.5 7.2 50.3 49.7

인천/경기 (299) 6.9 38.8 44.2 10.1 45.7 54.3

대전/세종/충청 (106) 5.9 45.2 43.3 5.6 51.1 48.9

광주/전라 (102) 0.7 56.1 33.2 10.0 56.8 43.2

대구/경북 (102) 5.0 40.5 50.5 4.0 45.5 54.5

부산/울산/경남 (152) 1.1 46.4 43.0 9.5 47.5 52.5

강원/제주 (41) 6.9 50.7 38.7 3.7 57.6 42.4

학력 중졸이하 (91) 6.9 56.7 34.0 2.4 63.6 36.4

고졸 (372) 3.6 41.6 48.1 6.6 45.3 54.7

대재이상 (536) 5.4 43.8 40.8 10.0 49.2 50.8

직업 농/임/어업 (22) 4.6 84.3 11.1 0.0 88.9 11.1

자영업 (159) 4.0 49.0 41.8 5.2 53.0 47.0

생산/서비스직 (218) 4.3 43.2 44.3 8.2 47.5 52.5

관리/전문/사무직 (246) 7.9 40.3 43.5 8.3 48.2 51.8

가정주부 (196) 3.5 42.9 44.8 8.7 46.5 53.5

학생 (105) 4.0 35.1 48.2 12.7 39.1 60.9

무직/기타 (54) 2.8 56.5 33.9 6.8 59.3 40.7

혼인 미혼 (210) 5.2 37.5 46.0 11.3 42.7 57.3

기혼 (718) 5.2 44.5 43.2 7.2 49.6 50.4

이혼/사별 (72) 1.1 60.4 31.1 7.4 61.5 38.5

가구원 1인 (55) 2.4 47.0 42.4 8.2 49.4 50.6

수 2인 (209) 6.4 53.1 35.7 4.8 59.5 40.5

3인 (282) 6.2 41.6 41.7 10.5 47.9 52.1

4인이상 (454) 3.7 41.2 47.0 8.0 44.9 55.1

종교 불교 (166) 6.8 49.8 35.1 8.3 56.6 43.4

기독교 (191) 9.9 39.8 46.1 4.2 49.7 50.3

천주교 (82) 3.2 48.6 44.3 3.9 51.8 48.2

기타 (7) 0.0 41.5 40.3 18.2 41.5 58.5

종교없음 (553) 2.9 43.4 44.0 9.8 46.2 53.8

가구 300만원 이하 (292) 7.1 45.3 41.1 6.6 52.3 47.7

소득 300~500만원 (458) 3.5 44.9 41.9 9.7 48.4 51.6

500만원 이상 (250) 4.9 41.4 46.9 6.8 46.3 53.7

생활 상 인식층 (70) 3.4 53.4 37.2 6.0 56.7 43.3

수준 중 인식층 (553) 4.9 43.8 43.1 8.2 48.7 51.3

하 인식층 (377) 5.2 42.9 43.6 8.3 48.1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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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 문      2 』다음은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 변 수 명 』B023(원 문항), RB023(2점 recode)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인식이 

73.9%(‘매우’ 18.7% + ‘대체로’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남.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은 26.1%(‘전혀’ 1.9% + ‘별로’ 24.2%)로 나타남.

- 계층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긍정인식이 높은 가운데, 여성(79.4%)이 남성(68.3%)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1]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 -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23 1 매우 그렇다 18.7

(4점) 2 대체로 그렇다 55.2

3 별로 그렇지 않다 24.2

4 전혀 그렇지 않다 1.9

RB023 5(1+ 2) 그렇다 73.9

(2점 re.) 6(3+ 4) 그렇지 않다 26.1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3+ 4)

전     체 (1000) 18.7 55.2 24.2 1.9 73.9 26.1

성 남성 (492) 13.8 54.5 30.2 1.5 68.3 31.7

여성 (508) 23.4 55.9 18.4 2.3 79.4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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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 3+ 4)

전     체 (1000) 18.7 55.2 24.2 1.9 73.9 26.1
연령 18~29세 (187) 23.2 59.3 17.4 0.0 82.6 17.4

30대 (173) 17.1 56.1 25.0 1.8 73.2 26.8

40대 (202) 17.7 56.7 21.6 4.0 74.4 25.6

50대 (196) 24.3 49.2 25.5 1.0 73.5 26.5

60세 이상 (242) 12.5 55.1 30.1 2.3 67.6 32.4

지역 서울 (199) 15.3 58.9 23.7 2.1 74.2 25.8

인천/경기 (299) 19.5 56.4 21.3 2.8 75.9 24.1

대전/세종/충청 (106) 24.9 49.2 24.7 1.2 74.2 25.8

광주/전라 (102) 16.3 56.5 25.9 1.2 72.9 27.1

대구/경북 (102) 21.1 61.1 16.8 0.9 82.3 17.7

부산/울산/경남 (152) 18.2 47.8 32.2 1.8 66.0 34.0

강원/제주 (41) 14.2 54.1 30.9 0.8 68.3 31.7

학력 중졸이하 (91) 10.7 56.8 32.5 0.0 67.5 32.5

고졸 (372) 16.4 53.0 28.0 2.6 69.4 30.6

대재이상 (536) 21.6 56.5 20.1 1.7 78.1 21.9

직업 농/임/어업 (22) 10.6 53.0 36.4 0.0 63.6 36.4

자영업 (159) 15.5 56.7 27.0 0.8 72.2 27.8

생산/서비스직 (218) 15.7 57.9 25.5 0.9 73.6 26.4

관리/전문/사무직 (246) 21.7 52.3 23.0 2.9 74.1 25.9

가정주부 (196) 22.2 55.3 18.3 4.2 77.5 22.5

학생 (105) 21.6 57.3 21.1 0.0 78.9 21.1

무직/기타 (54) 11.0 49.8 39.1 0.0 60.9 39.1

혼인 미혼 (210) 20.4 60.2 19.4 0.0 80.6 19.4

기혼 (718) 17.9 54.6 25.0 2.5 72.5 27.5

이혼/사별 (72) 21.6 46.8 30.4 1.1 68.5 31.5

가구원 1인 (55) 14.9 45.5 39.5 0.0 60.5 39.5

수 2인 (209) 14.3 58.2 25.9 1.6 72.5 27.5

3인 (282) 23.2 52.5 22.8 1.5 75.7 24.3

4인이상 (454) 18.3 56.7 22.5 2.5 75.1 24.9

종교 불교 (166) 16.9 52.5 29.9 0.7 69.4 30.6

기독교 (191) 15.2 58.8 24.2 1.8 74.0 26.0

천주교 (82) 23.8 46.3 28.9 1.0 70.1 29.9

기타 (7) 28.7 21.8 49.4 0.0 50.6 49.4

종교없음 (553) 19.5 56.6 21.5 2.4 76.1 23.9

가구 300만원 이하 (292) 16.5 55.3 27.7 0.5 71.8 28.2

소득 300~500만원 (458) 18.7 54.0 24.3 3.0 72.7 27.3

500만원 이상 (250) 21.1 57.5 19.9 1.4 78.6 21.4

생활 상 인식층 (70) 22.4 51.4 26.1 0.0 73.9 26.1

수준 중 인식층 (553) 17.3 57.0 23.1 2.6 74.3 25.7

하 인식층 (377) 20.1 53.3 25.5 1.2 73.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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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성들에게 있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 문      2 』다음은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여성들에게 있어

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 변 수 명 』B024(원 문항), RB024(2점 recode)

 여성들에게 있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이 64.1%(‘전혀’ 13.1% + ‘별로’ 51.0%)로, ‘그렇다’는 긍정인식 35.9%(‘매

우’ 5.7% + ‘대체로’ 30.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여성(72.7%)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이 매우 높은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55.2%)이 ‘그렇다’는 긍정인식(44.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임.

[표. 2- 1- 12]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 -  여성들에게 있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24 1 매우 그렇다 5.7

(4점) 2 대체로 그렇다 30.2

3 별로 그렇지 않다 51.0

4 전혀 그렇지 않다 13.1

RB024 5(1+ 2) 그렇다 35.9

(2점 re.) 6(3+ 4) 그렇지 않다 64.1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3+ 4)

전     체 (1000) 5.7 30.2 51.0 13.1 35.9 64.1

성 남성 (492) 7.1 37.7 47.5 7.7 44.8 55.2

여성 (508) 4.3 23.0 54.4 18.2 27.3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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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 3+ 4)

전     체 (1000) 5.7 30.2 51.0 13.1 35.9 64.1
연령 18~29세 (187) 8.1 30.9 46.6 14.3 39.1 60.9

30대 (173) 5.7 29.9 46.8 17.6 35.6 64.4

40대 (202) 1.0 23.5 59.4 16.2 24.4 75.6

50대 (196) 4.6 34.3 46.6 14.5 38.9 61.1

60세 이상 (242) 8.7 32.3 54.1 5.0 41.0 59.0

지역 서울 (199) 8.2 26.8 50.7 14.3 35.0 65.0

인천/경기 (299) 6.3 34.6 47.7 11.5 40.8 59.2

대전/세종/충청 (106) 6.1 28.7 48.3 17.0 34.8 65.2

광주/전라 (102) 5.0 40.2 48.5 6.3 45.2 54.8

대구/경북 (102) 1.8 25.8 57.7 14.7 27.6 72.4

부산/울산/경남 (152) 3.7 23.9 57.8 14.6 27.6 72.4

강원/제주 (41) 7.1 29.0 48.8 15.1 36.1 63.9

학력 중졸이하 (91) 9.3 36.7 52.5 1.5 46.0 54.0

고졸 (372) 4.4 31.9 51.4 12.3 36.3 63.7

대재이상 (536) 6.0 27.9 50.5 15.5 33.9 66.1

직업 농/임/어업 (22) 10.2 15.8 61.6 12.5 26.0 74.0

자영업 (159) 4.9 33.5 49.4 12.2 38.5 61.5

생산/서비스직 (218) 3.8 34.5 49.8 11.8 38.4 61.6

관리/전문/사무직 (246) 5.6 30.1 48.7 15.6 35.7 64.3

가정주부 (196) 6.1 20.0 60.3 13.6 26.1 73.9

학생 (105) 8.9 35.8 39.0 16.2 44.7 55.3

무직/기타 (54) 6.5 35.9 56.4 1.1 42.4 57.6

혼인 미혼 (210) 7.9 32.8 44.0 15.4 40.7 59.3

기혼 (718) 4.6 28.2 54.5 12.6 32.8 67.2

이혼/사별 (72) 10.2 42.5 36.7 10.6 52.7 47.3

가구원 1인 (55) 11.8 42.5 34.1 11.6 54.3 45.7

수 2인 (209) 6.9 29.6 55.8 7.8 36.4 63.6

3인 (282) 7.3 31.3 49.1 12.4 38.5 61.5

4인이상 (454) 3.4 28.4 52.1 16.1 31.8 68.2

종교 불교 (166) 7.7 31.4 52.8 8.0 39.1 60.9

기독교 (191) 6.7 33.2 49.9 10.2 39.9 60.1

천주교 (82) 2.5 24.3 57.1 16.1 26.7 73.3

기타 (7) 0.0 3.6 96.4 0.0 3.6 96.4

종교없음 (553) 5.3 30.1 49.4 15.3 35.4 64.6

가구 300만원 이하 (292) 6.5 31.4 49.3 12.8 37.8 62.2

소득 300~500만원 (458) 4.7 28.0 54.8 12.4 32.8 67.2

500만원 이상 (250) 6.6 32.9 46.0 14.5 39.5 60.5

생활 상 인식층 (70) 3.5 33.6 51.5 11.4 37.1 62.9

수준 중 인식층 (553) 6.7 30.2 50.3 12.7 37.0 63.0

하 인식층 (377) 4.6 29.6 52.0 13.9 34.1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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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과 남녀간의 노동 분업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 문      2 』다음은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성과 남녀간의 

노동 분업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 변 수 명 』B025(원 문항), RB025(2점 recode)

 남녀간의 노동 분업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이 53.8%(‘전혀’ 5.6% + ‘별로’ 48.3%)로 ‘그렇다’는 긍정인

식 46.2%(‘매우’ 5.5% + ‘대체로’ 40.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51.6%). 생활 수준 인식 하층(51.9%)에서 ‘그렇다’

는 긍정인식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1- 13]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 -  성과 남녀간의 노동 분업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25 1 매우 그렇다 5.5

(4점) 2 대체로 그렇다 40.7

3 별로 그렇지 않다 48.3

4 전혀 그렇지 않다 5.6

RB025 5(1+ 2) 그렇다 46.2

(2점 re.) 6(3+ 4) 그렇지 않다 53.8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3+ 4)

전     체 (1000) 5.5 40.7 48.3 5.6 46.2 53.8
가구 300만원이하 (292) 7.3 44.4 42.9 5.4 51.6 48.4

소득 301~500만원 (458) 5.1 39.2 49.5 6.3 44.3 55.7

501만원이상 (250) 4.3 39.0 52.2 4.5 43.3 56.7

생활 상 인식층 (70) 3.9 34.3 58.5 3.3 38.2 61.8

수준 중 인식층 (553) 4.2 39.2 49.8 6.9 43.3 56.7

하 인식층 (377) 7.8 44.0 44.1 4.1 51.9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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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 3+ 4)

전     체 (1000) 5.5 40.7 48.3 5.6 46.2 53.8
성 남성 (492) 6.9 39.5 47.0 6.5 46.5 53.5

여성 (508) 4.1 41.7 49.5 4.6 45.9 54.1

연령 18~29세 (187) 7.1 36.3 48.3 8.3 43.4 56.6

30대 (173) 3.4 33.9 54.5 8.3 37.3 62.7

40대 (202) 2.3 35.2 58.3 4.2 37.5 62.5

50대 (196) 6.6 46.6 43.8 3.0 53.2 46.8

60세 이상 (242) 7.6 48.7 39.0 4.7 56.3 43.7

지역 서울 (199) 6.7 41.0 45.3 6.9 47.7 52.3

인천/경기 (299) 7.7 42.9 42.7 6.6 50.7 49.3

대전/세종/충청 (106) 7.1 49.7 40.0 3.2 56.8 43.2

광주/전라 (102) 2.5 45.1 44.9 7.5 47.6 52.4

대구/경북 (102) 4.1 36.4 55.9 3.6 40.5 59.5

부산/울산/경남 (152) 2.9 28.8 65.0 3.3 31.7 68.3

강원/제주 (41) 0.4 42.5 51.4 5.7 42.9 57.1

학력 중졸이하 (91) 10.2 43.7 41.7 4.4 53.9 46.1

고졸 (372) 7.7 43.5 43.5 5.3 51.2 48.8

대재이상 (536) 3.2 38.2 52.7 6.0 41.4 58.6

직업 농/임/어업 (22) 5.6 63.4 31.1 0.0 68.9 31.1

자영업 (159) 5.5 42.8 50.3 1.4 48.3 51.7

생산/서비스직 (218) 7.7 42.2 45.7 4.5 49.8 50.2

관리/전문/사무직 (246) 6.1 36.1 51.2 6.6 42.2 57.8

가정주부 (196) 3.7 42.5 47.3 6.5 46.2 53.8

학생 (105) 2.9 38.0 49.9 9.2 40.9 59.1

무직/기타 (54) 5.9 38.3 46.3 9.4 44.2 55.8

혼인 미혼 (210) 6.9 34.9 51.3 6.8 41.9 58.1

기혼 (718) 4.4 41.1 48.9 5.6 45.5 54.5

이혼/사별 (72) 12.6 52.7 33.3 1.3 65.3 34.7

가구원 1인 (55) 10.9 48.2 35.5 5.4 59.1 40.9

수 2인 (209) 7.6 45.6 41.0 5.8 53.2 46.8

3인 (282) 6.7 38.4 48.5 6.4 45.1 54.9

4인이상 (454) 3.2 38.8 53.0 5.0 42.0 58.0

종교 불교 (166) 4.2 39.9 54.2 1.7 44.1 55.9

기독교 (191) 10.4 48.1 38.7 2.8 58.5 41.5

천주교 (82) 4.9 44.6 44.1 6.5 49.4 50.6

기타 (7) 21.5 3.6 46.9 28.0 25.1 74.9

종교없음 (553) 4.1 38.2 50.4 7.3 42.3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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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부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 문     2 』다음은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부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 변 수 명 』B026(원 문항), RB026(2점 recode)

 남성과 여성 모두 부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이 59.1%(‘전혀’ 9.6% + ‘별로’ 49.5%)로, ‘그렇다’는 긍정인

식 40.9%(‘매우’ 5.7% + ‘대체로’ 35.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71.7%)와 40대(73.9%)에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이 특히 

높은 반면, 60세 이상(58.4%)에서 ‘그렇다’는 긍정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 2- 1- 14]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 -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부와 행복을 이

룰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26 1 매우 그렇다 5.7

(4점) 2 대체로 그렇다 35.2

3 별로 그렇지 않다 49.5

4 전혀 그렇지 않다 9.6

RB026 5(1+ 2) 그렇다 40.9

(2점 re.) 6(3+ 4) 그렇지 않다 59.1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3+ 4)

전     체 (1000) 5.7 35.2 49.5 9.6 40.9 59.1
연령 18~29세 (187) 5.2 36.7 43.5 14.6 41.9 58.1

30대 (173) 0.6 27.7 58.6 13.2 28.3 71.7

40대 (202) 2.0 24.1 64.4 9.5 26.1 73.9

50대 (196) 5.2 39.6 47.7 7.5 44.8 55.2

60세 이상 (242) 13.3 45.1 36.7 4.9 58.4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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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 3+ 4)

전     체 (1000) 5.7 35.2 49.5 9.6 40.9 59.1
성 남성 (492) 5.4 36.9 48.3 9.5 42.2 57.8

여성 (508) 6.1 33.6 50.7 9.7 39.6 60.4

지역 서울 (199) 8.7 33.9 51.6 5.8 42.6 57.4

인천/경기 (299) 6.1 31.1 50.5 12.3 37.2 62.8

대전/세종/충청 (106) 7.6 40.7 38.1 13.6 48.3 51.7

광주/전라 (102) 2.9 43.6 49.1 4.4 46.5 53.5

대구/경북 (102) 6.7 30.5 52.2 10.5 37.3 62.7

부산/울산/경남 (152) 1.3 36.1 53.1 9.5 37.4 62.6

강원/제주 (41) 4.1 44.4 42.7 8.8 48.5 51.5

학력 중졸이하 (91) 15.7 42.8 39.4 2.1 58.5 41.5

고졸 (372) 5.8 38.3 47.6 8.3 44.1 55.9

대재이상 (536) 4.0 31.7 52.5 11.8 35.7 64.3

직업 농/임/어업 (22) 9.8 57.6 32.5 0.0 67.5 32.5

자영업 (159) 5.5 41.4 44.6 8.4 47.0 53.0

생산/서비스직 (218) 7.2 30.4 53.7 8.8 37.5 62.5

관리/전문/사무직 (246) 3.6 28.3 58.4 9.7 32.0 68.0

가정주부 (196) 4.9 34.0 50.5 10.7 38.9 61.1

학생 (105) 5.5 43.2 35.7 15.6 48.7 51.3

무직/기타 (54) 11.4 47.0 37.4 4.2 58.5 41.5

혼인 미혼 (210) 4.6 36.7 44.1 14.6 41.3 58.7

기혼 (718) 5.0 34.3 51.7 8.9 39.3 60.7

이혼/사별 (72) 15.9 39.5 43.3 1.3 55.4 44.6

가구원 1인 (55) 9.7 32.1 43.8 14.5 41.7 58.3

수 2인 (209) 11.1 43.5 38.3 7.0 54.6 45.4

3인 (282) 6.3 34.4 49.3 10.0 40.7 59.3

4인이상 (454) 2.3 32.2 55.5 9.9 34.6 65.4

종교 불교 (166) 6.9 39.5 49.1 4.6 46.4 53.6

기독교 (191) 7.9 33.7 50.3 8.0 41.7 58.3

천주교 (82) 6.3 35.6 49.2 9.0 41.9 58.1

기타 (7) 0.0 53.8 46.2 0.0 53.8 46.2

종교없음 (553) 4.6 34.1 49.5 11.9 38.7 61.3

가구 300만원이하 (292) 7.4 38.4 43.7 10.5 45.8 54.2

소득 301~500만원 (458) 4.2 33.3 52.9 9.6 37.5 62.5

501만원이상 (250) 6.4 35.0 50.2 8.4 41.4 58.6

생활 상 인식층 (70) 6.1 29.4 56.3 8.2 35.5 64.5

수준 중 인식층 (553) 6.0 36.2 49.4 8.4 42.1 57.9

하 인식층 (377) 5.3 34.8 48.4 11.5 40.1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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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국사회에서 남녀차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 문      2 』다음은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한국사회에서 

남녀차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 변 수 명 』B027(원 문항), RB027(2점 recode)

 남녀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지는 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이 65.9%(‘전혀’ 

9.5% + ‘별로’ 56.3%)로, ‘그렇다’는 긍정인식 34.1%(‘매우’ 5.2% + ‘대체로’ 28.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농/임/어업(84.1%), 무직/기타(76.0%), 자영업(72.4%)에서 ‘그렇

지 않다’는 부정인식이 특히 높은 반면, 학생은 긍정인식(51.7%)과 부정인식

(48.3%)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1- 15]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 -  한국사회에서 남녀차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27 1 매우 그렇다 5.2

(4점) 2 대체로 그렇다 28.9

3 별로 그렇지 않다 56.3

4 전혀 그렇지 않다 9.5

RB027 5(1+ 2) 그렇다 34.1

(2점 re.) 6(3+ 4) 그렇지 않다 65.9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3+ 4)

전     체 (1000) 5.2 28.9 56.3 9.5 34.1 65.9
직업 농/임/어업 (22) 4.6 11.3 63.5 20.6 15.9 84.1

자영업 (159) 2.7 25.0 62.2 10.2 27.6 72.4

생산/서비스직 (218) 5.3 30.5 56.8 7.4 35.9 64.1

관리/전문/사무직 (246) 6.4 29.0 55.1 9.6 35.3 64.7

가정주부 (196) 2.5 29.0 61.0 7.4 31.5 68.5

학생 (105) 11.1 40.7 37.9 10.4 51.7 48.3

무직/기타 (54) 5.9 18.1 58.8 17.2 24.0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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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 3+ 4)

전     체 (1000) 5.2 28.9 56.3 9.5 34.1 65.9
성 남성 (492) 7.0 24.7 55.9 12.4 31.7 68.3

여성 (508) 3.5 33.1 56.7 6.7 36.5 63.5

연령 18~29세 (187) 10.9 36.9 46.1 6.1 47.7 52.3

30대 (173) 7.7 31.9 53.3 7.1 39.6 60.4

40대 (202) 3.6 23.4 64.5 8.5 27.0 73.0

50대 (196) 4.4 26.9 56.7 12.0 31.3 68.7

60세 이상 (242) 1.1 27.0 59.3 12.7 28.1 71.9

지역 서울 (199) 7.8 30.6 51.4 10.1 38.4 61.6

인천/경기 (299) 4.5 33.6 52.2 9.6 38.2 61.8

대전/세종/충청 (106) 8.0 15.8 67.1 9.1 23.8 76.2

광주/전라 (102) 4.6 27.4 57.7 10.3 32.0 68.0

대구/경북 (102) 2.7 34.4 53.4 9.5 37.1 62.9

부산/울산/경남 (152) 2.7 23.8 64.1 9.3 26.6 73.4

강원/제주 (41) 7.3 29.6 57.6 5.5 36.9 63.1

학력 중졸이하 (91) 2.5 32.5 61.6 3.4 35.0 65.0

고졸 (372) 3.8 26.5 60.0 9.7 30.3 69.7

대재이상 (536) 6.6 30.0 52.9 10.4 36.7 63.3

혼인 미혼 (210) 11.6 35.3 45.1 7.9 46.9 53.1

기혼 (718) 3.5 26.3 60.1 10.1 29.8 70.2

이혼/사별 (72) 3.5 36.5 51.2 8.8 40.0 60.0

가구원 1인 (55) 13.1 26.8 48.1 12.1 39.9 60.1

수 2인 (209) 1.8 26.8 61.3 10.1 28.6 71.4

3인 (282) 6.2 28.3 54.1 11.3 34.5 65.5

4인이상 (454) 5.2 30.5 56.4 7.8 35.8 64.2

종교 불교 (166) 2.1 25.8 59.3 12.8 27.9 72.1

기독교 (191) 4.8 28.2 55.6 11.4 33.0 67.0

천주교 (82) 4.9 22.9 61.5 10.7 27.8 72.2

기타 (7) 0.0 3.6 46.2 50.2 3.6 96.4

종교없음 (553) 6.4 31.3 55.1 7.2 37.7 62.3

가구 300만원 이하 (292) 7.0 25.7 59.4 7.9 32.7 67.3

소득 300~500만원 (458) 3.8 31.4 56.3 8.5 35.2 64.8

500만원 이상 (250) 5.7 28.2 52.8 13.3 33.9 66.1

생활 상 인식층 (70) 3.4 24.5 52.1 20.0 28.0 72.0

수준 중 인식층 (553) 4.8 30.0 55.2 9.9 34.9 65.1

하 인식층 (377) 6.1 28.1 58.8 7.0 34.2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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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사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그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문      2 』다음은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한국사회는 남성

과 여성 모두 그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변 수 명 』B028(원 문항), RB028(2점 recode)

 남성과 여성 모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이 

56.1%(‘전혀’ 7.6% + ‘별로’ 48.4%)로, ‘그렇다’는 긍정인식 43.9%(‘매우’ 4.5% 

+ ‘대체로’ 39.4%)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계층에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인식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직업별로 

농/임/어업(75.4%), 무직/기타(61.8%)에서는 ‘그렇다’는 긍정인식이 높게 나

타남.

[표. 2-1-16] 한국 사회의 남성과 여성 -  한국사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그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28 1 매우 그렇다 4.5

(4점) 2 대체로 그렇다 39.4

3 별로 그렇지 않다 48.4

4 전혀 그렇지 않다 7.6

RB028 5(1+ 2) 그렇다 43.9

(2점 re.) 6(3+ 4) 그렇지 않다 56.1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3+ 4)
전     체 (1000) 4.5 39.4 48.4 7.6 43.9 56.1

직업 농/임/어업 (22) 10.2 65.2 24.6 0.0 75.4 24.6

자영업 (159) 1.1 43.8 48.2 6.9 44.9 55.1

생산/서비스직 (218) 4.9 35.3 52.1 7.7 40.2 59.8

관리/전문/사무직 (246) 4.0 33.1 53.7 9.1 37.2 62.8

가정주부 (196) 1.3 43.5 49.2 6.0 44.9 55.1

학생 (105) 12.1 36.5 40.8 10.7 48.6 51.4

무직/기타 (54) 9.5 52.3 32.3 6.0 61.8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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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

그렇지 
않다 

( 3+ 4)

전     체 (1000) 4.5 39.4 48.4 7.6 43.9 56.1
성 남성 (492) 7.4 38.8 45.6 8.3 46.2 53.8

여성 (508) 1.7 40.1 51.2 7.0 41.8 58.2

연령 18~29세 (187) 11.2 33.4 46.5 8.9 44.6 55.4

30대 (173) 3.0 28.0 57.8 11.1 31.0 69.0

40대 (202) 2.3 28.4 60.9 8.4 30.7 69.3

50대 (196) 2.2 48.7 43.4 5.8 50.8 49.2

60세 이상 (242) 4.1 54.0 36.9 5.0 58.1 41.9

지역 서울 (199) 4.5 43.2 47.4 4.9 47.7 52.3

인천/경기 (299) 4.7 33.4 50.7 11.2 38.0 62.0

대전/세종/충청 (106) 5.3 40.2 47.1 7.4 45.5 54.5

광주/전라 (102) 9.0 45.9 41.7 3.4 54.9 45.1

대구/경북 (102) 2.7 34.8 57.5 5.1 37.5 62.5

부산/울산/경남 (152) 1.6 43.6 45.1 9.7 45.3 54.7

강원/제주 (41) 5.2 43.5 46.6 4.7 48.7 51.3

학력 중졸이하 (91) 5.0 64.2 28.9 1.9 69.2 30.8

고졸 (372) 3.7 43.9 46.8 5.7 47.5 52.5

대재이상 (536) 5.0 32.2 52.9 9.9 37.2 62.8

혼인 미혼 (210) 10.2 65.2 24.6 0.0 75.4 24.6

기혼 (718) 1.1 43.8 48.2 6.9 44.9 55.1

이혼/사별 (72) 4.9 35.3 52.1 7.7 40.2 59.8

가구원 1인 (55) 4.0 33.1 53.7 9.1 37.2 62.8

수 2인 (209) 1.3 43.5 49.2 6.0 44.9 55.1

3인 (282) 12.1 36.5 40.8 10.7 48.6 51.4

4인이상 (454) 9.5 52.3 32.3 6.0 61.8 38.2

종교 불교 (166) 10.7 32.6 46.8 9.9 43.3 56.7

기독교 (191) 3.0 41.6 47.7 7.7 44.5 55.5

천주교 (82) 1.8 38.1 60.1 0.0 39.9 60.1

기타 (7) 1.9 46.3 41.9 9.9 48.3 51.7

종교없음 (553) 2.9 50.7 41.8 4.6 53.6 46.4

가구 300만원 이하 (292) 6.6 35.4 48.8 9.3 41.9 58.1

소득 300~500만원 (458) 4.3 35.9 52.0 7.8 40.2 59.8

500만원 이상 (250) 5.6 45.8 41.0 7.7 51.3 48.7

생활 상 인식층 (70) 3.9 40.6 51.8 3.7 44.5 55.5

수준 중 인식층 (553) 2.0 35.9 51.6 10.5 37.9 62.1

하 인식층 (377) 0.0 53.4 46.6 0.0 53.4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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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 방안 

3.1. 국회의원 비율은 남녀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문      3 』다음은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

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하십니까? - 국회의원 비율은 남녀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변 수 명 』B031(원 문항), RB031(2점 recode)

 국회의원의 비율은 남녀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는 찬성층이 62.9%(‘매우’ 12.7% + ‘대체로’ 50.2%)로, ‘반대한다’는 

반대층 37.1%(‘매우’ 6.5% + ‘대체로’ 30.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여성(72.3%)이 남성(53.2%)에 비해 ‘찬성한다’는 찬성층이 높음.

[표. 2-1-17]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 방안 -  국회의원 비율은 남녀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31 1 매우 찬성한다 12.7

(4점) 2 대체로 찬성한다 50.2

3 대체로 반대한다 30.6

4 매우 반대한다 6.5

RB031 5(1+ 2) 찬성한다 62.9

(2점 re.) 6(3+ 4) 반대한다 37.1

구     분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찬성한다 
(1+ 2)

반대한다 
(3+ 4)

전     체 (1000) 12.7 50.2 30.6 6.5 62.9 37.1

성 남성 (492) 11.2 42.0 35.8 10.9 53.2 46.8

여성 (508) 14.1 58.2 25.5 2.2 72.3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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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찬성한다 
(1+ 2)

반대한다 
( 3+ 4)

전     체 (1000) 12.7 50.2 30.6 6.5 62.9 37.1
연령 18~29세 (187) 13.5 45.3 33.0 8.2 58.9 41.1

30대 (173) 10.6 55.3 25.8 8.3 65.9 34.1

40대 (202) 10.0 55.1 27.1 7.8 65.1 34.9

50대 (196) 15.7 45.6 33.6 5.1 61.4 38.6

60세 이상 (242) 13.4 50.0 32.7 3.9 63.4 36.6

지역 서울 (199) 14.5 51.3 28.1 6.2 65.8 34.2

인천/경기 (299) 14.0 54.1 27.1 4.9 68.0 32.0

대전/세종/충청 (106) 11.7 48.8 31.4 8.1 60.4 39.6

광주/전라 (102) 8.2 55.2 25.3 11.4 63.3 36.7

대구/경북 (102) 17.3 44.4 31.3 7.0 61.7 38.3

부산/울산/경남 (152) 9.1 44.7 40.9 5.3 53.8 46.2

강원/제주 (41) 10.5 43.9 39.1 6.5 54.4 45.6

학력 중졸이하 (91) 8.3 56.9 27.3 7.6 65.2 34.8

고졸 (372) 15.8 47.4 33.5 3.4 63.1 36.9

대재이상 (536) 11.3 51.1 29.1 8.4 62.4 37.6

직업 농/임/어업 (22) 13.5 24.4 48.3 13.9 37.8 62.2

자영업 (159) 12.2 44.0 35.3 8.5 56.2 43.8

생산/서비스직 (218) 14.1 54.7 27.7 3.5 68.8 31.2

관리/전문/사무직 (246) 11.1 52.8 27.0 9.2 63.8 36.2

가정주부 (196) 14.0 56.0 27.4 2.5 70.0 30.0

학생 (105) 11.6 40.1 37.3 11.0 51.7 48.3

무직/기타 (54) 13.0 48.2 35.8 3.0 61.2 38.8

혼인 미혼 (210) 13.1 45.4 32.4 9.1 58.4 41.6

기혼 (718) 12.6 50.3 31.0 6.1 62.9 37.1

이혼/사별 (72) 12.8 63.6 21.3 2.3 76.5 23.5

가구원 1인 (55) 12.0 38.3 44.9 4.8 50.3 49.7

수 2인 (209) 13.2 50.5 30.9 5.4 63.7 36.3

3인 (282) 12.8 52.5 28.3 6.3 65.4 34.6

4인이상 (454) 12.5 50.2 30.1 7.3 62.6 37.4

종교 불교 (166) 9.5 54.2 30.8 5.6 63.6 36.4

기독교 (191) 13.4 54.4 28.2 4.0 67.8 32.2

천주교 (82) 17.0 46.7 26.9 9.5 63.6 36.4

기타 (7) 0.0 44.3 27.7 28.0 44.3 55.7

종교없음 (553) 12.9 48.2 32.0 6.9 61.2 38.8

가구 300만원 이하 (292) 11.1 50.3 34.4 4.1 61.4 38.6

소득 300~500만원 (458) 13.5 50.1 30.1 6.4 63.5 36.5

500만원 이상 (250) 13.1 50.5 27.1 9.3 63.6 36.4

생활 상 인식층 (70) 13.3 53.6 26.6 6.5 66.9 33.1

수준 중 인식층 (553) 13.0 49.8 30.5 6.6 62.8 37.2

하 인식층 (377) 12.1 50.2 31.4 6.2 62.3 37.7



2017년 2차 한국사회과학조사(KAMOS)

46

3.2. 임산부가 원하는 임신 중절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문       3 』다음은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임산부가 원하는 임신 중절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변 수 명 』B032(원 문항), RB032(2점 recode)

 임산부가 원하는 임신 중절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는 찬성층이 

79.6%(‘매우’ 22.1% + ‘대체로’ 57.6%)로, ‘반대한다’는 반대층 20.4%(‘매우’ 4.2% 

+ ‘대체로’ 16.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계층에 관계 없이 ‘반대한다’는 반대층이 높은 가운데, ‘매우 반대한다’는 적극

반대층은 미혼(26.9%)이 기혼(21.5%), 이혼/사별(14.0%)에 비해 높음.

[표. 2- 1- 18]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 방안 -  임산부가 원하는 임신 중절은 법률적으

로 보장되어야 한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32 1 매우 찬성한다 22.1

(4점) 2 대체로 찬성한다 57.6

3 대체로 반대한다 16.1

4 매우 반대한다 4.2

RB032 5(1+ 2) 찬성한다 79.6

(2점 re.) 6(3+ 4) 반대한다 20.4

구     분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찬성한다 
(1+ 2)

반대한다 
(3+ 4)

전     체 (1000) 22.1 57.6 16.1 4.2 79.6 20.4

혼인 미혼 (210) 26.9 51.2 15.1 6.8 78.1 21.9

기혼 (718) 21.5 58.9 15.8 3.8 80.4 19.6

이혼/사별 (72) 14.0 62.8 22.1 1.1 76.8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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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찬성한다 
(1+ 2)

반대한다 
( 3+ 4)

전     체 (1000) 22.1 57.6 16.1 4.2 79.6 20.4
성 남성 (492) 20.4 57.7 17.1 4.9 78.0 22.0

여성 (508) 23.7 57.5 15.2 3.6 81.2 18.8

연령 18~29세 (187) 26.9 52.4 14.8 5.9 79.3 20.7

30대 (173) 22.0 54.6 16.4 7.1 76.6 23.4

40대 (202) 22.6 61.5 12.4 3.4 84.1 15.9

50대 (196) 19.5 62.0 16.1 2.4 81.5 18.5

60세 이상 (242) 20.0 56.9 20.1 3.1 76.8 23.2

지역 서울 (199) 27.7 54.8 14.8 2.8 82.4 17.6

인천/경기 (299) 21.0 55.8 17.2 6.0 76.8 23.2

대전/세종/충청 (106) 25.6 55.4 13.8 5.2 81.0 19.0

광주/전라 (102) 24.6 53.8 18.4 3.2 78.4 21.6

대구/경북 (102) 15.9 67.8 14.2 2.0 83.8 16.2

부산/울산/경남 (152) 19.1 61.0 15.1 4.8 80.0 20.0

강원/제주 (41) 13.5 60.8 23.8 1.9 74.3 25.7

학력 중졸이하 (91) 20.4 60.8 18.9 0.0 81.1 18.9

고졸 (372) 19.4 58.8 19.1 2.6 78.3 21.7

대재이상 (536) 24.2 56.2 13.6 6.1 80.3 19.7

직업 농/임/어업 (22) 18.7 35.8 45.5 0.0 54.5 45.5

자영업 (159) 21.9 59.1 13.4 5.5 81.0 19.0

생산/서비스직 (218) 19.0 63.5 14.8 2.7 82.5 17.5

관리/전문/사무직 (246) 20.4 61.1 14.0 4.5 81.5 18.5

가정주부 (196) 27.1 50.2 20.7 1.9 77.3 22.7

학생 (105) 28.9 52.7 12.1 6.2 81.6 18.4

무직/기타 (54) 12.1 58.3 18.1 11.5 70.5 29.5

가구원 1인 (55) 22.5 58.5 14.4 4.6 80.9 19.1

수 2인 (209) 19.6 59.6 18.6 2.1 79.3 20.7

3인 (282) 23.9 56.9 14.9 4.3 80.8 19.2

4인이상 (454) 22.0 56.9 16.0 5.1 78.9 21.1

종교 불교 (166) 20.4 58.9 17.6 3.2 79.2 20.8

기독교 (191) 18.5 56.1 19.8 5.6 74.6 25.4

천주교 (82) 20.1 57.0 16.7 6.1 77.2 22.8

기타 (7) 52.3 20.0 0.0 27.7 72.3 27.7

종교없음 (553) 23.7 58.2 14.6 3.5 82.0 18.0

가구 300만원 이하 (292) 20.8 58.7 17.6 3.0 79.4 20.6

소득 300~500만원 (458) 23.7 57.7 14.5 4.2 81.4 18.6

500만원 이상 (250) 20.7 56.1 17.5 5.8 76.7 23.3

생활 상 인식층 (70) 19.5 62.7 15.7 2.2 82.2 17.8

수준 중 인식층 (553) 22.2 56.0 16.3 5.4 78.3 21.7

하 인식층 (377) 22.3 58.9 16.0 2.8 81.2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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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일노동에 대해서 남녀노동자에게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 되어야 한다

『 문      3 』다음은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입

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하십니까? - 동일노동에 대해서 남녀노동자에게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

는 법률이 제정 되어야 한다

『 변 수 명 』B033(원 문항), RB033(2점 recode)

 동일노동에 대해서 남녀노동자에게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는 찬성층이 83.1%(‘매우’ 33.0% + ‘대체로’ 50.1%)로 매우 높음. 

반면 ‘반대한다’는 반대층운 16.9%(‘매우’ 2.1% + ‘대체로’ 14.8%)에 그침.

-  연령에 관계없이 ‘찬성한다’는 찬성층이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76.0%)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표. 2- 1- 19]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 방안 -  동일노동에 대해서 남녀노동자에게 동등

한 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33 1 매우 찬성한다 33.0

(4점) 2 대체로 찬성한다 50.1

3 대체로 반대한다 14.8

4 매우 반대한다 2.1

RB033 5(1+ 2) 찬성한다 83.1

(2점 re.) 6(3+ 4) 반대한다 16.9

구     분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찬성한다 
(1+ 2)

반대한다 
(3+ 4)

전     체 (1000) 33.0 50.1 14.8 2.1 83.1 16.9
연령 18~29세 (187) 40.1 44.2 14.0 1.7 84.3 15.7

30대 (173) 34.3 51.0 12.3 2.4 85.4 14.6

40대 (202) 31.8 53.3 12.8 2.2 85.0 15.0

50대 (196) 30.1 56.8 11.8 1.3 86.9 13.1

60세 이상 (242) 30.1 46.0 21.1 2.8 76.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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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찬성한다 
(1+ 2)

반대한다 
( 3+ 4)

전     체 (1000) 33.0 50.1 14.8 2.1 83.1 16.9
성 남성 (492) 25.5 53.5 18.8 2.1 79.0 21.0

여성 (508) 40.3 46.8 10.8 2.1 87.1 12.9

지역 서울 (199) 35.6 47.3 13.8 3.3 82.9 17.1

인천/경기 (299) 34.6 53.5 9.7 2.2 88.1 11.9

대전/세종/충청 (106) 35.4 49.1 14.9 0.7 84.4 15.6

광주/전라 (102) 34.4 47.6 17.2 0.7 82.0 18.0

대구/경북 (102) 30.6 50.7 16.5 2.2 81.3 18.7

부산/울산/경남 (152) 27.3 48.8 22.0 1.9 76.1 23.9

강원/제주 (41) 26.7 51.4 18.7 3.2 78.0 22.0

학력 중졸이하 (91) 33.5 49.0 17.5 0.0 82.5 17.5

고졸 (372) 30.8 49.7 16.9 2.5 80.5 19.5

대재이상 (536) 34.5 50.6 12.8 2.2 85.1 14.9

직업 농/임/어업 (22) 42.7 31.4 25.9 0.0 74.1 25.9

자영업 (159) 26.2 57.0 14.2 2.6 83.2 16.8

생산/서비스직 (218) 34.0 48.8 14.8 2.4 82.9 17.1

관리/전문/사무직 (246) 28.7 51.9 17.6 1.8 80.6 19.4

가정주부 (196) 43.1 44.6 10.1 2.2 87.7 12.3

학생 (105) 37.4 47.7 12.7 2.1 85.1 14.9

무직/기타 (54) 19.7 59.2 19.4 1.7 78.9 21.1

혼인 미혼 (210) 40.7 42.3 14.4 2.6 83.0 17.0

기혼 (718) 31.1 52.5 14.5 1.8 83.6 16.4

이혼/사별 (72) 29.6 48.9 17.9 3.5 78.6 21.4

가구원 1인 (55) 32.9 44.4 18.1 4.6 77.3 22.7

수 2인 (209) 28.6 54.2 15.6 1.6 82.8 17.2

3인 (282) 35.5 46.5 16.3 1.8 82.0 18.0

4인이상 (454) 33.6 51.2 13.0 2.3 84.7 15.3

종교 불교 (166) 31.4 50.9 15.9 1.8 82.3 17.7

기독교 (191) 34.0 52.9 10.8 2.3 86.9 13.1

천주교 (82) 32.3 54.9 10.2 2.6 87.2 12.8

기타 (7) 56.3 22.2 0.0 21.5 78.5 21.5

종교없음 (553) 33.0 48.6 16.6 1.8 81.5 18.5

가구 300만원이하 (292) 34.1 50.2 14.6 1.1 84.3 15.7

소득 301~500만원 (458) 31.8 51.0 15.1 2.1 82.8 17.2

501만원이상 (250) 34.0 48.5 14.3 3.3 82.4 17.6

생활 상 인식층 (70) 23.4 63.5 12.6 0.6 86.8 13.2

수준 중 인식층 (553) 37.0 44.2 16.6 2.2 81.2 18.8

하 인식층 (377) 29.0 56.4 12.4 2.2 85.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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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과 아내의 공감이 가는 역할 유형

『 문     4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다음의 유형 중 가장 공감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 변 수 명 』B04(원 문항), RB04(3점 recode)

 가정 내 역할에 대해 공감이 가는 유형으로, ‘직장일과 가사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 59.5%로 과반을 차지함. 한편 ‘남편은 직장일에 아내는 가사에 집중’은 38.4%, 

‘남편은 가사에 아내는 직장일에 집중’은 2.0%로 나타남.

-  성별로 여성(63.3%)이 남성(55.6%)에 비해 ‘직장일과 가사를 공평하게 나누

는 것’이 높게 나타남.

[표. 2- 1- 20] 남편과 아내의 공감이 가는 역할 유형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B04 1 남편만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가정 12.3

(5점) 2 아내가 남편보다 적게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더 많이 하는 가정 26.2

3 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을 다니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공평하게 나누는 가정 59.5

4 남편이 아내보다 적게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더 많이 하는 가정 1.8

5 아내만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가정 0.3

RB04 6(1+ 2) 남편은 직장일에 아내는 가사에 집중 38.4

7(3) 직장일과 가사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59.5

(3점 re.) 8(4+ 5) 남편은 가사에 아내는 직장일에 집중 2.0

구     분 사례수

남편은 
직장에 
아내는 
가사와 
육아 
전담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더 많이 

하는 
가정

직장 
일과

 가사를 
공평하

게 
나누는 

것

남편이 
가사와 
양육을 
더 많이 

하는 
가정

아내는 
직장에 
남편은 
가사와 
육아 
전담

남편은 
직장일

에 
아내는 
가사에 
집중

직장 
일과 

가사를 
공평하

게 
나누는 

것

남편은 
가사에 
아내는 
직장일
에 집중

전     체 (1000) 12.3 26.2 59.5 1.8 0.3 38.4 59.5 2.0

성 남성 (492) 16.2 25.8 55.6 2.0 0.4 42.0 55.6 2.4

여성 (508) 8.5 26.5 63.3 1.6 0.1 35.0 63.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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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남편은 
직장에 
아내는 
가사와 
육아 
전담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더 
많이 
하는 
가정

직장일
과 

가사를 
공평
하게 

나누는 
것

남편이 
가사와 
양육을 

더 
많이 
하는 
가정

아내는 
직장에 
남편은 
가사와 
육아 
전담

남편은 
직장일

에 
아내는 
가사에 
집중

직장일
과 

가사를 
공평
하게 

나누는 
것

남편은 
가사에 
아내는 
직장일

에 
집중

전     체 (1000) 12.3 26.2 59.5 1.8 0.3 38.4 59.5 2.0
연령 18~29세 (187) 5.0 20.0 69.9 4.5 0.5 25.1 69.9 5.0

30대 (173) 16.6 22.4 60.2 0.9 0.0 39.0 60.2 0.9

40대 (202) 14.8 32.9 51.7 0.5 0.0 47.8 51.7 0.5

50대 (196) 15.9 21.6 61.2 0.3 0.9 37.5 61.2 1.3

60세 이상 (242) 9.7 31.7 56.1 2.5 0.0 41.4 56.1 2.5

지역 서울 (199) 9.0 27.7 61.5 1.8 0.0 36.8 61.5 1.8

인천/경기 (299) 12.7 28.9 56.2 1.7 0.4 41.6 56.2 2.1

대전/세종/충청 (106) 11.2 23.3 63.6 0.9 0.9 34.5 63.6 1.9

광주/전라 (102) 11.6 18.5 64.9 4.9 0.0 30.2 64.9 4.9

대구/경북 (102) 15.7 36.7 47.6 0.0 0.0 52.4 47.6 0.0

부산/울산/경남 (152) 15.1 18.5 64.2 1.8 0.5 33.6 64.2 2.2

강원/제주 (41) 10.0 27.5 61.7 0.9 0.0 37.4 61.7 0.9

학력 중졸이하 (91) 3.7 25.0 65.8 5.5 0.0 28.7 65.8 5.5

고졸 (372) 16.8 26.3 55.8 0.6 0.5 43.2 55.8 1.1

대재이상 (536) 10.6 26.3 61.0 2.0 0.2 36.9 61.0 2.1

직업 농/임/어업 (22) 5.6 26.6 67.8 0.0 0.0 32.2 67.8 0.0

자영업 (159) 15.2 23.9 60.8 0.0 0.0 39.2 60.8 0.0

생산/서비스직 (218) 17.8 25.4 55.2 1.3 0.3 43.2 55.2 1.6

관리/전문/사무직 (246) 13.1 26.5 58.0 1.9 0.5 39.6 58.0 2.4

가정주부 (196) 10.7 29.0 58.0 2.3 0.0 39.6 58.0 2.3

학생 (105) 3.9 23.8 68.2 3.2 1.0 27.7 68.2 4.2

무직/기타 (54) 2.3 29.0 64.7 4.0 0.0 31.3 64.7 4.0

혼인 미혼 (210) 5.4 19.8 70.3 4.0 0.5 25.2 70.3 4.5

기혼 (718) 14.1 28.0 57.0 0.7 0.3 42.1 57.0 0.9

이혼/사별 (72) 13.8 27.1 53.1 6.0 0.0 40.9 53.1 6.0

가구 1인 (55) 10.1 23.8 64.2 0.0 1.8 34.0 64.2 1.8

원 2인 (209) 9.8 31.5 57.8 0.3 0.6 41.3 57.8 0.9

수 3인 (282) 14.3 24.3 58.7 2.7 0.0 38.6 58.7 2.7

4인이상 (454) 12.4 25.2 60.2 2.1 0.2 37.6 60.2 2.2

종교 불교 (166) 15.6 29.0 53.1 2.4 0.0 44.6 53.1 2.4

기독교 (191) 10.7 24.3 64.5 0.5 0.0 35.0 64.5 0.5

천주교 (82) 6.9 27.9 63.6 0.8 0.8 34.8 63.6 1.6

기타 (7) 3.6 28.3 68.0 0.0 0.0 32.0 68.0 0.0

종교없음 (553) 12.7 25.7 59.0 2.2 0.4 38.4 59.0 2.6

가구 300만원이하 (292) 11.2 31.0 56.5 0.9 0.4 42.2 56.5 1.3

소득 301~500만원 (458) 13.0 25.3 59.1 2.4 0.2 38.4 59.1 2.6

501만원이상 (250) 12.1 22.1 63.8 1.7 0.3 34.2 63.8 2.0

생활 상 인식층 (70) 7.0 19.3 71.6 2.1 0.0 26.3 71.6 2.1

수준 중 인식층 (553) 13.0 25.8 59.2 1.5 0.5 38.8 59.2 2.0

하 인식층 (377) 12.2 27.9 57.7 2.1 0.0 40.1 57.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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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계 유지 수단 확보 시, 추가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 지속 의향

『 문     5 』만약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귀하는 계속 소득이 되는 경제활동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

십니까?

『 변 수 명 』B05(원 문항), RB05(2점 recode)

 생계 유지 수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 소득이 되는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질문한 결과, ‘원한다’라는 긍정의향이 84.3%(‘매우’ 26.7% + ‘비교적’ 57.6%)로 

매우 높음. 반면 ‘원하지 않는다’는 부정의향은 15.7%(‘전혀’ 1.6% + ‘별로’ 14.2%)에 

불과함. 지난 2016년에 비해 ‘매우 원한다’는 적극의향이 11.2%p 상승함.

-  계층에 관계없이 ‘원한다’는 긍정의향이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부정의향(21.7%)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 1- 21] 생계 유지 수단 확보 시, 추가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 지속 의향

변수명 값 응답 항목 2017년
비율(%)

2016년
비율(%)

Gap
(%p)

B05 1 매우 원한다 26.7 15.5 11.2

(4점) 2 비교적 원하는 편이다 57.6 67.7 - 10.1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14.2 15.6 - 1.4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1.6 1.2 0.4

RB05 5(1+ 2) 원한다 84.3 83.2 1.1

(2점 re.) 6(3+ 4) 원하지 않는다 15.7 16.8 - 1.1

구     분 사례수 매우 
원한다

비교적 
원하는 
편이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 1+ 2)

원하지 
않는다 
( 3+ 4)

전     체 (1000) 26.7 57.6 14.2 1.6 84.3 15.7

연령 18~29세 (187) 22.5 67.4 9.2 0.9 89.9 10.1

30대 (173) 29.9 50.9 17.6 1.6 80.9 19.1

40대 (202) 30.8 55.3 12.2 1.6 86.1 13.9

50대 (196) 28.4 58.9 12.0 0.7 87.3 12.7

60세 이상 (242) 22.9 55.4 19.0 2.7 78.3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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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매우 
원한다

비교적 
원하는 
편이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1+ 2)

원하지 
않는다 
( 3+ 4)

전     체 (1000) 26.7 57.6 14.2 1.6 84.3 15.7
성 남성 (492) 29.4 58.3 11.5 0.7 87.8 12.2

여성 (508) 24.1 56.8 16.7 2.4 80.9 19.1

지역 서울 (199) 26.5 60.6 12.5 0.3 87.1 12.9

인천/경기 (299) 22.5 57.3 18.9 1.3 79.8 20.2

대전/세종/충청 (106) 36.0 51.5 7.1 5.4 87.5 12.5

광주/전라 (102) 18.6 68.2 12.1 1.1 86.8 13.2

대구/경북 (102) 25.9 57.8 14.8 1.6 83.7 16.3

부산/울산/경남 (152) 35.2 51.2 12.0 1.5 86.4 13.6

강원/제주 (41) 25.2 56.6 16.9 1.2 81.8 18.2

학력 중졸이하 (91) 18.2 65.3 12.7 3.8 83.5 16.5

고졸 (372) 28.3 54.0 15.6 2.0 82.4 17.6

대재이상 (536) 27.0 58.7 13.4 0.9 85.7 14.3

직업 농/임/어업 (22) 46.2 39.6 5.6 8.7 85.8 14.2

자영업 (159) 29.0 58.9 11.7 0.4 87.9 12.1

생산/서비스직 (218) 23.2 61.9 13.4 1.6 85.1 14.9

관리/전문/사무직 (246) 32.8 50.3 16.0 0.9 83.1 16.9

가정주부 (196) 25.0 53.6 18.7 2.8 78.6 21.4

학생 (105) 19.7 72.9 6.8 0.6 92.6 7.4

무직/기타 (54) 18.1 61.6 17.5 2.8 79.7 20.3

혼인 미혼 (210) 22.4 66.2 10.7 0.8 88.6 11.4

기혼 (718) 28.3 54.4 15.7 1.5 82.7 17.3

이혼/사별 (72) 23.7 63.6 8.5 4.2 87.2 12.8

가구원 1인 (55) 34.4 54.8 10.8 0.0 89.2 10.8

수 2인 (209) 25.5 56.7 15.8 2.0 82.2 17.8

3인 (282) 26.8 57.3 15.3 0.6 84.1 15.9

4인이상 (454) 26.3 58.5 13.1 2.1 84.8 15.2

종교 불교 (166) 26.3 56.9 16.9 0.0 83.1 16.9

기독교 (191) 22.3 55.9 20.6 1.2 78.2 21.8

천주교 (82) 31.4 54.1 9.9 4.6 85.5 14.5

기타 (7) 18.6 81.4 0.0 0.0 100.0 0.0

종교없음 (553) 27.8 58.6 11.9 1.7 86.3 13.7

가구 300만원이하 (292) 27.1 54.0 16.1 2.8 81.1 18.9

소득 301~500만원 (458) 26.1 58.3 14.6 1.0 84.4 15.6

501만원이상 (250) 27.4 60.4 11.1 1.1 87.8 12.2

생활 상 인식층 (70) 22.1 60.0 17.9 0.0 82.1 17.9

수준 중 인식층 (553) 28.1 57.5 13.3 1.1 85.6 14.4

하 인식층 (377) 25.6 57.2 14.7 2.6 82.7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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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 소득 부담 주체

『 문      6 』귀하 가정의 소득은 누가 주로 부담하십니까?

『 변 수 명 』B06(원 문항)

 가정의 소득을 주로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본인’(35.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공동’(24.3%), ‘본인의 배우자’(22.0%), ‘부모님 

공동’(9.3%)이 그 뒤를 이음.

-  성별로 남성(49.4%)이 여성(22.7%)보다 ‘본인’이라 응답한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2- 1- 22] 가구 소득 부담 주체

변수명 값 응답 항목 2017년
비율(%)

2016년
비율(%)

Gap
(%p)

B06 1 본인 35.9 37.5 - 1.6

2 본인의 배우자 22.0 25.7 - 3.7

3 본인과 배우자 공동 24.3 13.2 9.1

4 아버지 4.9 11.3 - 6.4

5 어머니 2.9 2.0 0.9

6 부모님 공동 9.3 5.2 4.1

7 혼인한 자식부부의 남편 0.0 1.3 - 1.3

8 혼인한 자식부부의 아내 0.0 0.1 - 0.1

9 혼인한 자식부부 공동 0.2 1.5 - 1.3

10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딸 0.0 0.4 - 0.4

11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아들 0.1 0.8 - 0.7

12 기타 다른 사람 0.5 1.0 - 0.5

구     분 사례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공동

전     체 (1000) 35.9 22.0 24.3 4.9 2.9 9.3

성 남성 (492) 49.4 6.0 25.1 4.8 3.3 11.1

여성 (508) 22.7 37.5 23.6 5.0 2.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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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공동

전     체 (1000) 35.9 22.0 24.3 4.9 2.9 9.3
연령 18~29세 (187) 15.8 2.7 1.8 22.2 12.5 44.3

30대 (173) 37.4 33.2 21.6 2.2 2.4 2.6

40대 (202) 45.2 23.9 27.9 0.7 0.4 1.2

50대 (196) 33.0 27.5 38.0 1.1 0.3 0.0

60세 이상 (242) 44.8 22.9 29.6 0.0 0.0 1.2

지역 서울 (199) 39.1 20.9 19.3 5.6 4.5 9.5

인천/경기 (299) 38.1 24.7 19.2 3.8 4.3 9.7

대전/세종/충청 (106) 33.2 18.7 33.5 4.1 0.0 8.8

광주/전라 (102) 43.7 13.5 29.4 7.1 0.6 5.0

대구/경북 (102) 27.0 23.9 28.4 3.4 3.3 14.0

부산/울산/경남 (152) 31.9 23.4 27.7 6.7 1.8 7.0

강원/제주 (41) 28.2 27.9 27.0 3.3 1.1 12.6

학력 중졸이하 (91) 37.8 26.4 26.0 3.3 0.7 1.8

고졸 (372) 41.1 25.5 27.8 1.9 0.6 3.1

대재이상 (536) 31.9 18.8 21.6 7.2 4.9 14.8

직업 농/임/어업 (22) 50.8 14.7 29.0 0.0 0.0 5.6

자영업 (159) 49.8 9.6 37.8 0.9 1.1 0.9

생산/서비스직 (218) 43.7 19.4 27.3 1.9 1.6 5.7

관리/전문/사무직 (246) 45.6 12.3 25.1 5.2 1.8 9.3

가정주부 (196) 12.5 64.5 19.0 1.4 0.2 0.6

학생 (105) 10.8 0.0 0.9 23.8 18.1 45.0

무직/기타 (54) 45.9 5.2 31.8 5.2 0.0 11.9

혼인 미혼 (210) 24.6 0.0 0.0 19.8 13.3 40.7

기혼 (718) 32.7 30.7 33.9 1.0 0.2 0.9

이혼/사별 (72) 99.4 0.0 0.0 0.0 0.0 0.6

가구원 1인 (55) 71.8 5.2 0.5 3.8 0.5 18.3

수 2인 (209) 32.6 26.4 32.7 2.2 3.0 2.4

3인 (282) 38.8 21.2 23.6 4.9 2.9 7.0

4인이상 (454) 31.1 22.6 23.8 6.3 3.2 12.7

종교 불교 (166) 37.1 25.2 27.1 1.6 1.8 5.5

기독교 (191) 37.5 23.0 24.6 5.4 1.6 6.9

천주교 (82) 36.8 18.7 33.5 3.5 5.4 2.1

기타 (7) 37.4 34.2 28.3 0.0 0.0 0.0

종교없음 (553) 34.8 21.0 22.0 6.0 3.4 12.4

가구 300만원이하 (292) 43.5 20.1 22.2 3.8 3.1 5.8

소득 301~500만원 (458) 34.6 23.1 24.9 4.7 2.7 9.3

501만원이상 (250) 29.3 22.1 25.7 6.5 3.1 13.3

생활 상 인식층 (70) 31.4 16.9 34.2 3.3 3.7 10.6

수준 중 인식층 (553) 33.7 22.2 24.8 5.9 2.7 10.2

하 인식층 (377) 39.9 22.7 21.7 3.7 3.1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