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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및 청년층의 결혼 관련 인식 변화 등으로 

만혼 및 비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의 핵심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인지방통계청은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객관적 현황

(미혼율, 경제활동 등) 및 주관적 의식(결혼의식, 삶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조망한 기획보도를 작성하였습니다.  

ㅇ 본 자료는 수도권 미혼인구 분석에 유용한 지표 프레임*을 구축

하고,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지표별 횡단면·시계열 주요 

특성 및 변화상을 분석하였습니다.

* 일반현황, 일, 사랑, 웰빙, 건강과 여가, 1인 가구 6개 영역의 38개 지표로 구성

□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20~49세의 미혼인구*입니다. 또한 작성된

지표별로 출처가 다양하고, 작성 연도와 주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미혼율 및 청년 관련 법률에 정의된 연령, 청년통계별 기준연령을 포괄하여 정의

□ 본 자료는 국가승인통계(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각종 통계에서

미혼인구(20~49세)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 및 집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보도자료는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gi)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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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작성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청년층의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 증가

ㅇ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객관적 현황 및 주관적 의식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생애미혼 및 초저출산의 원인을 심층규명

□ 보고서 구성 [6개 영역, 38개 지표]

 

미혼인구
(20~49세)

① 일반현황
(7개)

② 일
(6개)

⑤
건강과 여가
(10개)

⑥ 1인 가구
(5개)

③ 사랑
(4개)

④
주관적 웰빙

(6개)

영역 지표수 영역 지표수

① 일반현황* 7 ④ 주관적웰빙** 6

② 일*,** 6 ⑤ 건강과여가** 10

③ 사랑** 4 ⑥ 1인 가구*,** 5

* 객관적 지표 (15개), ** 주관적 지표 (23개)

ㅇ 한국의 사회지표, 수도권 광역지표 및 관련 연구 등을 기초로 수도권 

미혼인구 분석에 유용한 프레임워크(Frame-Work) 도출

ㅇ 수도권 미혼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분석을 위해 6개 영역의 38개 

지표를 선정하고, 횡단면 및 시계열 분석

영역 지표 자료출처

일반현황(7)

· 성·연령별인구, 혼인상태별 인구, 교육정도별 미혼인구,  

출생코호트별 미혼율, 부모동거여부, 미혼 가주주 추계, 

수도권 미혼인구 분포

주민등록인구현황(2022)

인구총조사(2010~2020)

장래가구추계(2000~2050)

일(6)
· 고용률·실업률, 직업별 취업자 분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 취업자 소득 분포, 직업선택요인, 생활비마련방법

지역별고용,(2020~2022)
사회조사(2017~2021)
인구총조사(2020)

사랑(4)
·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2018~2022)

주관적 웰빙(6)
· 주관적 삶의 만족도, 성취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계층의식,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조사(2017~2022)

건강과 여가(10)
· 건강평가, 건강관리, 스트레스 정도, 흡연율·음주율, 주중·

주말 여가 활용,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여가 활용 만

족도,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독서, 여행경험

사회조사(2017~2022)

지역사회건강조사(2020~2022)

1인 가구(5)
· 1인 가구 사유, 혼자산기간, 반려동물 보유여부,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전국 시도별 1인 가구 분포
인구총조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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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3 수도권 미혼인구 분석 결과[요약]

【일반현황】

’20년 수도권 청년층(20~49세)의 미혼율(50.4%)은 10년 전보다 10.6%p 증가

❍ 수도권 20~49세 인구의 미혼율은 ’10년 

39.8%, ’15년 44.4%, ’20년 50.4%로 만혼 및 

비혼 인구는 꾸준히 증가

  - 수도권 20~49세 인구의 미혼율(50.4%)은 비

수도권(47.4%)보다 3.0%p 높음

< 청년층(20~49세) 미혼율 : 2010~2020 >

’20년 수도권 미혼남녀(20~49세) 10명 중 6명은 부모와 동거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60.3%는 부모와 

동거하는 반면, 29.7%는 혼자(1인 가구) 살고 

있음

  - 20대와 30대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69.7%, 51.0%, 40대는 혼자 사는 비중이 

46.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혼자 사는 

비중이 증가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부모동거
여부 : 2020 >

’20년 수도권의 미혼율(20~49세)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71.7%)임

❍ 전국 시도 중 20~49세 청년들의 미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57.1%)이며, 가장 낮은 

세종(34.7%)과 지역 간 차이는 22.4%p임 
 

   - 서울지역 청년층(20~49세)의 미혼율은 

관악구(71.7%)가 가장 높고, 광진구와

종로구(63.3%) 순으로 나타남

< 미혼율(20~49세) 분포(서울)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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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2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취업자 10명 중 9명은 임금근로자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90.1%로 취업자 10명 중 9명은 임금근로자

이며, 비임금근로자는 9.9%임  

  - 수도권 미혼인구는 비수도권에 비해 상용직

비중은 높은 반면, 임시·일용 및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낮음

< 수도권 청년층(20~49세)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 : 2022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직업선택 요인은 수입(34.9%), 적성․흥미(20.2%) 순임

❍ 수도권 미혼남녀(20~49세)가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4.9%), 

적성·흥미(20.2%), 안정성(19.8%) 순임

  - 미혼인구(20.2%)는 기혼(14.4%)보다 적성·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5.8%p 

높음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직업선택
요인 : 2021 >

’20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부모 도움’은 26.9%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본인 일·직업(64.1%)’,

‘부모 도움(26.9%)’인 반면,

  - 기혼인구는‘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

직업(64.9%)’및‘복합수단(26.4%)’으로 

생활비를 주로 마련하며,‘부모 도움’은 

1.4%에 불과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생활비
마련 방법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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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22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73.9%가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생각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73.9%가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비용, 절차 등)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

  -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인천(75.1%)이 가장 높고, 여자

(75.0%)가 남자(72.9%)보다 2.1%p 높음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 2022 >

’22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42.7%만 결혼 후 자녀 필요성에 동의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동의

하는 비중은 미혼 42.7%, 기혼 57.2%로 

기혼이 미혼보다 14.5%p 더 높음 

  - 성별로 보면, 미혼 남자 53.7%, 미혼 여자 

29.0%로 미혼 여자가 결혼 후 자녀 필요

성에 더 부정적임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결혼 후 자녀 필요성 : 2022 >

【주관적 웰빙】

’22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41.2%가 현재 삶에 만족,

’21년보다 11.5%p 증가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41.2%가 현재 

삶에 만족, 코로나 영향을 받은 ’21년

(29.7%)보다 삶 만족도는 11.5%p 증가  

  - 연령대별 삶 만족도를 살펴보면, 20대

(46.3%), 30대(37.1%), 40대(25.3%)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인구의 삶 만족

도는 하락  

< 수도권 청년층(20~49세)의
주관적 삶 만족도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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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사회적 관계망은 기혼인구보다 약한 수준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사회적 관계망은 

기혼인구에 비해 약한 수준   

  -‘가사도움’은 미혼 72.8%, 기혼 77.8%로 

기혼이 5.0%p 더 높고,‘대화상대도움’은 

미혼 81.7%, 기혼 83.9%로 기혼이 2.2%p 

더 높음

< 수도권 청년층(20~49세)의
사회적 관계망 : 2021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48.1%로 절반 수준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1%로 

’19년(42.6%)보다 5.5%p 상승

  - 지역별 사회적 신뢰도는 경기(50.0%), 

서울(46.7%), 인천(45.1%) 순이며, 기혼이 

미혼보다 높음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 : 2021 >

【건강과 여가】

건강관리를 위한 적정수면, 운동, 정기건강검진 실천율은 높아지는 추세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건강관리 실천

율은 아침식사(-0.3%p)를 제외하고, ’20년에 

비해 모두 증가

  - 아침식사와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미혼이 

기혼보다 낮으며, 규칙적인 운동은 미혼이 

기혼보다 높음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건강관리 : 2020, 2022 >

42.6 42.3

77.1 77.7

43.1 45.7

66.1

73.8

2020 2022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건강검진

미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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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동영상콘텐츠시청으로 여가를 즐기는 비중은 주중 55.0%, 주말 41.2%로 높아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55.0%는 주중에 주로 ‘동영상콘텐츠

시청’으로 여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19년보다 21.9%p 증가함

  -‘동영상콘텐츠시청’ 다음은 ‘게임·

취미’(24.5%), ‘휴식’(12.6%) 순임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주중 여가 활용 : 2021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31.6%

❍ 수도권 20~49세 인구 중 여가생활에 만족

한다는 비중은 미혼(31.6%), 기혼(27.3%)로 

미혼이 기혼보다 4.3%p 높음

  - 미혼인구(20~49세)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3.9%), 30대(27.9%), 40대(27.7%) 순임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여가생활 만족도 : 2021 >

【1인 가구】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의 혼자 사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직장(56.3%)

❍ ’20년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는 

총 1,512천 가구이며, 혼자 사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직장(56.3%), 독립생활

(30.3%) 순임

  - 연령대별로 보면, 본인의 직장은 30대

(60.9%), 본인의 학업은 20대(15.1%), 본인의 

독립생활은 40대(42.4%) 비중이 높음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사유: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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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는 월세(50.5%), 전세(31.1%), 자기집(14.5%) 순임 

❍ ’20년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50.5%로 절반을 차지

하며, 전세(31.1%), 자기집(14.5%) 순임

  - 수도권 미혼 1인 가구는 비수도권보다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거주 비중이 

높고, 단독주택, 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음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점유형태 : 2020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의 10가구 중 1가구는 반려(애완)동물을 보유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의 10.4%는 

반려(애완)동물을 키우며, 주로 개(6.2%)와 

고양이(4.1%)임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중은 인천이 

14.0%로 가장 높고, 경기(11.9%), 서울

(8.7%) 순임

-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인구(21.9%)가 혼자 

사는 미혼인구(10.4%) 보다 반려(애완)

    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11.5%p 더 높음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반려동물보유 여부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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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3 수도권 미혼인구 분석 결과

1. 일반현황

 1-1. 성·연령별 인구

수도권 청년층(20~49세) 인구의 비중은 44.0%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많음

□ ’22년 수도권 인구는 25,985천 명으로 비수도권(25,454천 명)보다 531천 명 

많음

◦ 수도권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 비수도권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음

◦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증가하여 항아리형의 모습을 보임

◦ 전체 인구에서 20~4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이 44.0%, 비

수도권이 38.0%로 수도권이 6.0%p 높고, 남자 인구가 여자보다 많음

【수도권 성 · 연령별 인구피라미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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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 연령별 청년층(20~49세) 인구: 2022  >
(단위: 천 명, %)

수도권 비수도권

총 인구1) 남자 여자 총 인구 남자 여자구성비2) 구성비

합계 25,985 100.0 12,894 13,091 25,454 100.0 12,742 12,711

소계 11,433  44.0  5,805  5,628  9,673  38.0  5,085  4,588

20-24세  1,539   5.9   773 766  1,403   5.5   759   644

25-29세  1,964   7.6  1,003 961  1,511   5.9   826   685

30-34세  1,899   7.3   978 920  1,419   5.6   759   659

35-39세  1,815   7.0   923 892  1,483   5.8   768   715

40-44세  2,127   8.2  1,078 1,049  1,899   7.5   974   925

45-49세  2,089   8.0  1,048 1,041  1,958   7.7   998   96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2
  주: 1) 연령(5세)별 주민등록인구(2022.12.31. 기준)
      2) 구성비 = (해당 연령(5세)별 인구 ÷ 총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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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혼인상태별 인구

’20년 수도권 청년층(20~49세)의 미혼율(50.4%)은 10년 전보다 10.6%p 증가

□ ’20년 수도권 15세 이상 인구는 21,918천 명이며, 이 중 미혼 인구는 7,302
천 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함

◦ 15세 이상 인구 기준 시도별 미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36.6%)이며,
인천(31.6%), 경기(31.2%) 순임

□ 수도권 20~49세 인구의 미혼율은 ’10년 39.8%, ’15년 44.4%, ’20년 50.4%로

만혼 및 비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수도권 20~49세 인구의 미혼율(50.4%)은 비수도권(47.4%)보다 3.0%p 높고,
10년 전 보다 10.6%p 증가함

【수도권 미혼율(15세 이상): 2020】 【청년층(20~49세) 미혼율: 2010~2020】

< 수도권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2020 >
(단위: 천 명, %)

2020
15세이상

인구1)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미혼율2)

전국 43,958 13,688 31.1 24,575 3,148 2,545

수도권 21,918  7,302 33.3 12,037 1,285 1,292

서울  8,264  3,026 36.6  4,303  486  449

인천  2,490   788 31.6  1,365  158  179

경기 11,164  3,489 31.2  6,369  641  665

비수도권 22,040  6,386 29.0 12,538 1,863 1,253

< 수도권 혼인상태별 인구(20~49세): 2010~2020 >
(단위: 천 명, %)

청년층(20~49세) 미혼인구 2010 2015 2020미혼율3) 미혼율 미혼율

전국  8,644 38.3  9,680 43.5 10,382 49.0

수도권  4,673 39.8  5,122 44.4  5,673 50.4

비수도권  3,972 36.6  4,558 42.5  4,710 47.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2010~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내 내국인(외국인 제외)
      2) (15세이상 미혼인구 ÷ 15세이상 인구) × 100
      3) (20~49세 미혼인구 ÷ 20~49세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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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육정도별 미혼인구

수도권 미혼인구는 대학(교) 이상이 66.6%,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수준이 높음

□ 수도권 15세 이상 미혼 인구의 교육정도는 대학(교)가 6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고등학교(29.4%), 대학원(4.7%) 순임

◦ 대학(교) 이상은 서울이 71.2%로 가장 높고, 경기(63.8%), 인천(60.8%)

순이며, 서울과 인천 간 차이는 10.4%p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높음

◦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대학(교), 대학원(석·박사) 비중이 높고, 고등

학교, 중학교 이하의 비중은 낮음 

【수도권 교육정도별 미혼인구(15세 이상): 2020】

< 수도권 교육정도별 미혼인구(15세 이상): 2020 >
(단위: 천 명, %)

15세이상
미혼인구1) 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전국 13,688 100.0 4.6 30.4 61.1 3.9 

수도권 7,302 100.0 4.0 29.4 61.9 4.7 

시도별

서울 3,026 100.0 3.5 25.3 64.8 6.4 

인천  788 100.0 4.6 34.6 58.1 2.7 

경기 3,489 100.0 4.4 31.8 60.1 3.7 

성별
남자 4,045 100.0 4.2 32.2 59.8 3.8 

여자 3,258 100.0 3.8 25.9 64.5 5.8 

비수도권 6,386 100.0 5.2 31.5 60.3 3.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내 15세이상 미혼인구(외국인 제외)
  * 재학, 수료, 휴학, 중퇴도 해당 교육정도로 집계(예: 고등학교 재학 →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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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출생코호트별 미혼율1)

출생코호트별 미혼율은 서울이 가장 높고, 인천, 경기 순임

□ 수도권 출생코호트별 미혼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최근 출생코호트

일수록 미혼율이 높아짐 

◦ 출생코호트별 미혼율은 남녀 모두 서울이 가장 높고, 인천, 경기 순임

◦ 1990년생 미혼율은 남자(82.0%), 여자(65.6%)인 반면, 1975년생 미혼율은

남자(23.0%), 여자(12.9%)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미혼율이 높음

◦ 서울지역 1990년생과 1975년생 여자의 미혼율은 각각 73.8%, 18.1%로

수도권 평균(65.6%, 12.9%)보다 높고, 경기지역(58.3%, 10.1%)보다 각각

15.5%p, 8.0%p 높음

【출생코호트별 미혼율: 수도권】 【출생코호트별 미혼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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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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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80.0

100.0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00 '05

남자 여자

( % )

27.4

85.7

99.9

18.1

73.8

99.9

100.0

0.0

20.0

40.0

60.0

80.0

100.0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00 '05

남자 여자

( % )

【출생코호트별 미혼율: 인천】 【출생코호트별 미혼율: 경기】

23.3

81.3

99.9

9.8

64.0

99.5

100.0

0.0

20.0

40.0

60.0

80.0

100.0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00 '05

남자 여자

( % )

20.1

79.0

99.8

10.1

58.3

99.6

100.0

0.0

20.0

40.0

60.0

80.0

100.0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00 '05

남자 여자

( %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 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내 15세이상 미혼인구(특별조사구제외,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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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부모동거 여부

수도권 미혼남녀(20~49세) 10명 중 6명은 부모와 동거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60.3%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반면, 29.7%는 

혼자 살고 있음

◦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은 인천(67.0%)이 가장 높고, 혼자 사는 비중은 

서울(34.5%)이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69.7%, 51.0%로 

가장 높고, 40대는 혼자 사는 비중이 46.9%로 가장 높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혼자 사는 비중이 증가함

◦ 부모동거 비중은 수도권(60.3%)이 비수도권(59.9%)보다 0.4%p 높음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부모동거 여부: 2020】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부모동거 여부: 2020 >
(단위: %)

계1) 혼자(1인) 부모동거 기타

전국 100.0 30.6 60.1  9.3

수도권 100.0 29.7 60.3 10.0

시도별

서울 100.0 34.5 54.8 10.7

인천 100.0 24.1 67.0  8.9

경기 100.0 26.5 63.9  9.6

연령별

20~29세 100.0 21.3 69.7  9.0

30~39세 100.0 38.0 51.0 11.0

40~49세 100.0 46.9 40.9 12.2

비수도권 100.0 31.6 59.9  8.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일반가구 내 20~49세 미혼인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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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미혼 가구주 가구

수도권 미혼 가구주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2050년에는 60세 이상 미혼 가구주 가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

□ ’20년 미혼 가구주 가구는 서울 1,103천 가구(27.9%), 인천 208천 가구

(18.2%), 경기 926천 가구(18.4%) 임

◦ 수도권 시도별 미혼 가구주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50년에는 서울 

1,394천 가구(36.7%), 인천 417천 가구(31.0%), 경기 1,731천 가구

(2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시도별 증가 속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서울과 경기는 ’25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인천은 ’25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미혼 가구주 연령은 ’20년에는 30~39세가 32.5%로 가장 많으나, ’50년에는

60세 이상이 31.9%로 가장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수도권 미혼 가구주 가구 구성비 추이: 2000~2050】 【수도권 가구: 2020】

14.1

18.0
21.3

23.0
27.9

31.4
33.0 34.2 35.5 36.1

36.7

9.9 12.2 14.1 14.6
18.2

21.3
23.4 25.4

27.3 29.1 31.0

9.6

12.5
14.5 15.1

18.4
21.2 22.6 23.6 24.7 25.5

26.3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서울 인천 경기

(%)

< 수도권 미혼 가구주 가구 및 구성비: 2000, 2020, 2050 >
(단위: 천 가구, %)

서울 인천 경기

총가구
미혼가구주

가구
총가구

미혼가구주
가구

총가구
미혼가구주

가구구성비1) 구성비 구성비

2000 3,121  440 14.1  761 75  9.9 2,688  258  9.6

2020 3,953 1,103 27.9 1,138 208 18.2 5,034  926 18.4

2050 3,799 1,394 36.7 1,347 417 31.0 6,582 1,731 26.3

자료: 통계청,「2020년 기준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00, 2020, 2050
  주: 1) 구성비 = (해당연도 미혼가구주 ÷ 해당연도 총가구) × 100

< 연령별 수도권 미혼 가구주 가구 구성비: 2000, 2020, 2050 >
(단위: %)

 계1) 24세이하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00 100.0 21.0 34.8 33.4  8.4  1.7  0.6

2020 100.0 12.1 23.4 32.5 18.6  9.4  4.0

2050 100.0  4.1  7.2 19.1 15.1 22.6 31.9

자료: 통계청,「2020년 기준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00, 2020, 2050
  주: 1) 수도권 미혼 가구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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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수도권 미혼인구 분포

수도권의 미혼율(20~49세)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관악구로 71.7%임

□ 20~49세 청년들의 미혼율1)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57.1%)이며, 가장 낮은

세종(34.7%)과 지역 간 차이는 22.4%p임 

◦ (서울) 청년층 미혼율은 관악구가 71.7%로 가장 높고, 다음은 광진구와

종로구(63.3%)임. 미혼율이 낮은 곳은 양천구(48.9%), 서초구(49.5%)임

◦ (인천) 서울, 경기보다 지역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미추홀구가

54.7%로 가장 높고, 옹진군(40.9%)이 가장 낮음

◦ (경기) 안산시와 부천시가 52.9%로 가장 높고, 성남시(51.1%), 안양시

(50.2%) 순이며, 미혼율이 낮은 지역은 김포시(35.7%), 화성시(36.8%)임

【미혼율(20~49세) 분포: 전국】 【미혼율(20~49세) 분포: 서울】
(단위: %) (단위: %)

【미혼율(20~49세) 분포: 인천】 【미혼율(20~49세) 분포: 경기】
(단위: %)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내 20~49세 미혼인구 (외국인 제외)

         미혼율 = (20~49세 미혼인구 ÷ 20~49세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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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2-1. 고용률, 실업률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고용률은 ’22년 71.5%로 전년동기 대비 2.3%p 상승

□ ’22년. 하반기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고용률은 71.5%로 전년동기

대비 2.3%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5.2%로 0.5%p 하락하였음

◦ 시도별 미혼인구 고용률은 인천이 73.7%로 가장 높고, 경기(71.8%),
서울(70.7%) 순이며, 동일 연령대 기혼인구보다 모두 낮은 편임

◦ 미혼인구의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감소추세이나 기혼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임. 20대(6.4%)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데, 20대 기혼인구(2.0%)

보다 3배 이상 차이 남

【수도권 청년층(20~49세) 고용률 및 실업률: 2020~2022】

< 수도권 청년층(20~49세) 고용률, 실업률: 2020~2022 >
(단위: 천 명, %)

미혼 기혼3)

취업자 실업자 취업자 실업자고용률1) 실업률2) 고용률 실업률

2020. 하반기 3,641 65.5 305 7.7 4,497 74.1 114 2.5

2021. 하반기 3,960 69.2 239 5.7 4,401 75.1 80 1.8

2022. 하반기 4,096 71.5 226 5.2 4,375 76.7 63 1.4

시도별

서울 1,720 70.7 101 5.5 1,396 77.6 20 1.4

인천 439 73.7  22 4.7 496 76.7  7 1.4

경기 1,937 71.8 103 5.1 2,482 76.3 36 1.4

연령별

 20~29세4) 1,998 63.3 136 6.4 161 73.4   3* 2.0

30~39세 1,486 83.0  66 4.2 1,529 75.0 22 1.4

40~49세 612 78.6  24 3.8 2,684 78.0 38 1.4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2022
  주: 1) 고용률 = (청년층(20~49세) 미혼 취업자 ÷ 청년층(20~49세) 미혼인구) × 100
      2) 실업률 = (청년층(20~49세) 미혼 실업자 ÷ 청년층(20~49세) 미혼 경제활동인구) × 100
      3)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포함
      4) 혼인상태와 연령구간이 종속적이므로 해석에 유의
      * 상대표준오차(RSE)가 25%≤RSE<50%이므로 이용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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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직업별 취업자 분포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직업 분포는 관리·전문직, 사무직, 기능직 순임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직업별 취업자는 관리·전문직(33.6%), 사무직

(24.1%), 기능직(12.5%) 순임

◦ 관리·전문직은 서울이 38.8%로 가장 많았고, 기능직은 인천(20.5%)과 경기

(16.1%)가 많음

◦ 연령별로는 서비스직은 20대, 기능직은 40대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각각 9.6%p, 4.1%p
많고, 그 외 직업군은 비수도권이 많음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직업별 취업자 분포: 2022】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직업별 취업자 분포: 2022 >
(단위: 천 명, %)

취업자

　

계 관리자ㆍ
전문가 및 관련 사무 서비스 판매 기능ㆍ

기계조작ㆍ조립 기타1)

전국 7,008 100.0 29.6 22.4 13.0  9.4 15.6 9.9

수도권 4,096 100.0 33.6 24.1 12.2  9.0 12.5  8.6

시도별

서울 1,720 100.0 38.8 26.4 13.1  9.2  6.4  6.1

인천 439 100.0 27.2 22.0 10.6 10.2 20.5  9.4

경기 1,937 100.0 30.5 22.5 11.8  8.7 16.1 10.5

연령별

20~29세 1,998 100.0 33.3 23.6 15.6  9.8  9.9  7.9

30~39세 1,486 100.0 36.7 26.6  9.1  7.7 12.6  7.4

40~49세 612 100.0 27.3 19.7  8.7  9.9 21.1 13.4

비수도권 2,911 100.0 24.0 20.0 14.3 10.0 20.0 11.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2.하반기
  주: 1) 농림·어업, 단순노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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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취업자 10명 중 9명은 임금근로자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90.1%로 취업자 10명 

중 9명은 임금근로자이고, 비임금근로자는 1명(9.9%) 수준임 

◦ 미혼 여자는 미혼 남자보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기혼남녀가 미혼남녀보다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30대, 임시·일용근로자는 20대, 비임금

근로자는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수도권 미혼인구는 비수도권에 비해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임시·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낮음

【수도권 청년층(20~49세)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 2022】

< 수도권 청년층(20~49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2022 >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소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국 100.0 67.4 21.9 10.7 100.0 69.0 11.5 19.5

수도권 100.0 68.6 21.4  9.9 100.0 71.2 11.4 17.4

성별
남자 100.0 67.2 21.4 11.4 100.0 74.0  7.5 18.5

여자 100.0 70.3 21.5  8.3 100.0 67.4 16.6 16.0

연령별

20~29세 100.0 65.8 28.8  5.3 100.0 76.9 12.3 10.8

30~39세 100.0 74.5 12.9 12.6 100.0 75.5  9.7 14.7

40~49세 100.0 63.4 18.1 18.5 100.0 68.4 12.3 19.4

비수도권 100.0 65.8 22.5 11.8 100.0 66.7 11.6 21.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2.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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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취업자 소득 분포

 ’22년 수도권 미혼 취업자(20~49세)의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 미만(44.1%)이 가장 많음

□ ’22년 수도권 미혼 취업자(20~49세)의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 미만이

44.1%로 가장 많고, 다음은 300~400만원 미만(24.6%) 임 

◦ 서울은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각각 9.1%, 7.7%로

인천, 경기보다 많고, 2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경기(18.6%)가 상대적

으로 많았음 

◦ 미혼 남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 미만이 40.1%로 가장 많고,
기혼 남자는 500만원 이상이 33.9%로 가장 많음. 미혼 남자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7.3%로 미혼, 기혼 간 임금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연령효과(미혼인구의 평균연령이 기혼보다 낮음)에 기인함

【수도권 청년층(20~49세) 미혼 취업자의 소득 분포: 2022】

< 수도권 청년층(20~49세) 미혼 취업자의 소득 분포: 2020~2022 >
(단위: %)

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20. 하반기 100.0 29.2 44.4 18.4 5.3 2.8

2021. 하반기 100.0 23.7 46.2 19.8 6.4 4.0

2022. 하반기 100.0 18.1 44.1 24.6 7.4 5.9

시도별

서울 100.0 17.8 41.0 24.4 9.1 7.7

인천 100.0 17.3 50.3 24.5 5.0 3.0

경기 100.0 18.6 45.3 24.8 6.4 4.9

성별
남자 100.0 15.1 40.1 28.9 8.6 7.3

여자 100.0 21.5 48.6 19.6 6.0 4.3

기혼1) 100.0 10.1 24.9 25.0 15.9 24.0

성별
남자 100.0 2.2 14.1 29.1 20.8 33.9

여자 100.0 20.6 39.2 19.7 9.5 11.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2022
  주: 1) 수도권 청년층 기혼(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포함)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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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직업선택 요인

수도권 미혼남녀(20~49세)가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입(34.9%), 적성·흥미(20.2%) 순임

□ ’21년 수도권 미혼남녀(20~49세)가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4.9%), 적성·흥미(20.2%), 안정성(19.8%) 순임

◦ 수도권 내 모든 시도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경기는 근무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13.4%)이 서울, 인천보다 다소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수입 다음으로 20대는 적성·흥미를, 30대와 40대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함

◦ 직업선택 시 적성·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은 수도권 미혼인구

(20~49세)가 기혼인구보다 5.8%p 높음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직업선택요인: 2021】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직업선택요인: 2017~2021 >
(단위: %)

계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실현

발전성,
장래성

근무
환경

기타

2017 100.0 3.2 23.5 33.7 24.7 6.7 7.3 0.3 0.7

2019 100.0 3.2 21.1 37.3 23.2 4.8 6.5 3.8 0.1

2021 100.0 4.3 19.8 34.9 20.2 5.3 4.1 10.5 0.8

시도별

서울 100.0 5.5 17.6 37.1 19.9 6.5 4.7 8.1 0.7

인천 100.0 3.2 24.7 40.2 17.3 2.5 3.2 8.1 0.8

경기 100.0 3.5 20.7 31.7 21.2 4.9 3.7 13.4 0.8

연령별

20~29세 100.0 4.7 20.3 32.5 23.0 5.6 4.1 9.1 0.7

30~39세 100.0 4.4 18.0 39.2 16.0 4.9 4.3 12.7 0.5

40~49세 100.0 2.2 21.4 38.0 15.6 4.7 3.5 12.9 1.8

기혼 100.0 2.5 22.3 40.0 14.4 4.3 5.0 10.7 0.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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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생활비 마련 방법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부모 도움’은 26.9%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는 ‘본인 일·직업(64.1%)’과 ‘부모 도움(26.9%)’으로 

생활비를 주로 마련하는 반면, 기혼인구(20~49세)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

직업(64.9%)’ 및 ‘복합수단(26.4%)’으로 생활비를 주로 마련하고, ‘부모 도움’은

1.4%에 불과함

◦ 미혼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본인 일, 직업’ 다음으로 20대와 30대는 

‘부모도움’으로, 40대는 ‘금융자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함 

◦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모 도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2.6%p 더 높음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생활비 마련 방법: 2020】

45.7

64.1

19.2 6.2

5.0 26.9

23.3기혼

미혼

(%) 

74.4
58.3

69.0 

12.7
35.3

18.7

1인 부모동거 기타

(단일) 

(복합)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생활비 마련 방법: 2020 >
(단위: %)

계1) 단일
수단
계

복합
수단
계

본인 일, 
직업

배우자 
일, 직업

금융
자산

부모
도움 기타2)

본인 일, 
직업 
+

배우자 일, 
직업

본인 일, 
직업 
+

금융자산

기타

수도권 100.0 85.4 54.8 9.7 5.6 14.0 1.3 14.6 11.8 1.5 1.3

기혼 100.0 73.6 45.7 19.2 6.2 1.4 1.1 26.4 23.3 1.4 1.7

미혼 100.0 97.5 64.1 - 5.0 26.9 1.5 2.5 - 1.5 0.9

연령별

20~29세 100.0 98.1 56.3 - 1.8 39.0 1.0 1.9 - 1.1 0.8

30~39세 100.0 96.8 76.2 - 6.5 12.7 1.4 3.2 - 2.3 1.0

40~49세 100.0 96.8 70.4 - 14.6 8.0 3.8 3.2 - 1.8 1.4

부모
동거
여부

1인 100.0 95.8 74.4 - 7.7 12.7 1.1 4.2 - 3.0 1.2

부모동거 100.0 98.4 58.3 - 3.3 35.3 1.4 1.6 - 0.8 0.8

기타 100.0 97.3 69.0 - 6.8 18.7 2.9 2.7 - 1.6 1.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 2020
  주: 1) 일반가구 내 20~49세 인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외국인 제외)
      2) 공적연금, 개인연금, 실물자산, 자녀 도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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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

 3-1. 결혼에 대한 견해

수도권 미혼남녀(20~49세)의 61.3%, 기혼남녀(20~49세)의 50.1%가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

□ ’22년 수도권 미혼남녀(20~49세) 중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1.8%로 ’20년(33.6%)보다 1.8%p 감소함

◦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남자(39.6%)가 미혼 여자

(22.3%)보다 17.3%p 높고, 기혼 남자(59.7%)는 기혼 여자(36.3%)보다 23.4%p

높아 성·결혼 유무별 결혼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도권 청년층(20~49세) 결혼에 대한 견해: 2018~2022 >
(단위: %)

미혼 기혼3)

소계
하는 것이

좋다
(긍정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정2))

소계
하는 것이

좋다
(긍정)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정)

2018 100.0 31.9 62.3 5.8 100.0 41.6 56.0 2.5

2020 100.0 33.6 57.8 8.6 100.0 49.3 47.0 3.7

2022 100.0 31.8 61.3 6.9 100.0 47.1 50.1 2.8

성별
남자 100.0 39.6 55.2 5.2 100.0 59.7 37.9 2.4

여자 100.0 22.3 68.7 9.0 100.0 36.3 60.4 3.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2022
  주: 1) 긍정: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2) 부정: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포함

□ 수도권 미혼남녀(20~49세)의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

(34.0%)’과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7.8%)’임

◦ 남자는 ‘결혼자금 부족(42.3%)’이 주된 이유이며, 여자는 ‘결혼자금 부족

(23.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3.1%)’가 주된 이유임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2022 >
(단위: %)

계
결혼자금

부족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 
불안정

결혼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출산과
양육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수도권 100.0 34.0 9.6 6.5 10.7 11.0 8.5 17.8 1.9

성별
남자 100.0 42.3 11.8 4.1 9.4 9.3 7.8 13.5 1.8

여자 100.0 23.6 6.9 9.5 12.2 13.1 9.3 23.1 2.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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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수도권 미혼 인구(20~49세) 10명 중 8명은 결혼 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

□ ’22년 수도권 20~49세 인구 중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81.2%, 기혼 75.3%로 4년 전보다 각각 

5.6%p, 8.4%p 증가함

◦ ‘남녀가 결혼 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대와 30대는 

기혼, 40대는 미혼이 높음 

□ 미혼인구의 41.7%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중은 높아짐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42.7%, 기혼 

57.2%로 ’20년보다 각각 5.3%p, 5.1%p 감소함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여자가 

29.0%로 낮고, 기혼 남자가 63.7%로 높음

【수도권 청년층(20~49세)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2018, 2022】

< 수도권 청년층(20~49세)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2018~2022 >
(단위: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동의1))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동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동의)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동의)

미혼 기혼2)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2018 75.6 66.9 85.1 81.3 38.0 34.0 48.0 62.6

2020 78.5 69.8 82.6 81.9 39.3 31.8 48.0 62.3

2022 81.2 75.3 85.3 83.6 41.7 38.3 42.7 57.2

성별
남자 83.3 76.9 83.5 85.9 41.6 40.1 53.7 63.7

여자 78.5 74.0 87.6 81.6 41.9 36.8 29.0 51.6

연령별

20~29세 83.3 85.5 85.7 78.3 40.1 34.2 38.1 39.0

30~39세 77.7 79.7 84.9 86.5 41.0 40.6 48.7 54.0

40~49세 79.0 71.9 84.0 82.2 51.5 37.2 51.6 60.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2022
  주: 1) 동의: 전적으로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2)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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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73.9%가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73.9%가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비용, 절차 등)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하며, 기혼인구(20~49세)는 이보다 6.5%p 높은 80.4%가

과도하다고 생각

◦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인천(75.1%)이 가장 

높고, 여자(75.0%)가 남자(72.9%)보다 2.1%p 높음

◦ 수도권(73.9%)이 비수도권(71.7%)보다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2%p 높음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2022】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2022 >
(단위: %)

계 간소한 편 보통 과도한 편 잘 모름

전국 100.0 4.2 13.4 72.9 9.5

수도권 100.0 4.1 13.2 73.9 8.8

시도별

서울 100.0 4.0 13.7 73.0 9.2

인천 100.0 3.5 12.7 75.1 8.7

경기 100.0 4.3 12.8 74.3 8.5

성별
남자 100.0 4.6 14.1 72.9 8.4

여자 100.0 3.5 12.1 75.0 9.3

기혼 100.0 2.6 14.3 80.4 2.7

비수도권 100.0 4.3 13.6 71.7 10.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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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86.0%, 기혼 68.3%

□ ’22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86.0%,

기혼 68.3%로 미혼이 높으며, ’18년에 비해 미혼은 4.4%p 증가한 반면,

기혼은 11.0%p로 크게 증가

◦ ‘가사를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남자(15.7%)가 

미혼 여자(6.4%)보다 2배 이상 높고, 기혼 남자는 36.6%로 미혼 남자보다

2배 이상 높음. 성·결혼 유무별 견해 차이가 크게 발생

◦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데, 미혼 20대(88.4%)는 40대보다 9.4%p 높고, 기혼 20대(81.8%)는 

40대보다 16.4%p 높음. 연령대별 견해 차이는 기혼이 더 큼

【수도권 청년층(20~49세)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2018~2022】

< 수도권 청년층(20~49세)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2018~2022 >
(단위: %)

미혼 기혼3)

소계 아내가
주로1) 공평하게 남편이 

주로2) 소계 아내가
주로 공평하게 남편이 

주로

2018 100.0 15.0 81.6 3.4 100.0 40.4 57.3 2.3

2020 100.0 12.6 83.4 4.0 100.0 33.7 64.3 2.0

2022 100.0 11.6 86.0 2.4 100.0 30.0 68.3 1.7

성별
남자 100.0 15.7 82.8 1.5 100.0 36.6 61.4 2.0

여자 100.0 6.4 90.0 3.6 100.0 24.4 74.2 1.4

연령별

20~29세 100.0 8.9 88.4 2.6 100.0 14.8 81.8 3.5

30~39세 100.0 13.8 83.8 2.5 100.0 26.4 71.5 2.2

40~49세 100.0 19.7 79.0 1.3 100.0 33.4 65.4 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2022
  주: 1) 아내가 전적으로, 아내가 주로하고 남편도 분담
      2)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주로하고 아내도 분담
      3)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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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웰빙

 4-1. 주관적 삶의 만족도

’22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41.2%가 현재 삶에 만족, 

코로나 영향을 받은‘21년보다 11.5%p 증가

□ ’22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1.2%로 코로나 영향을 받은 ’21년(29.7%)보다 11.5%p 증가함 

◦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미혼과 기혼 모두 서울이 

가장 높고, 경기, 인천 순임 

◦ 연령대가 낮을수록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으며, 미혼 30대는 

37.1%, 기혼 30대는 50.0%로 기혼인구의 만족도가 미혼인구보다 12.9%p

더 높음

【수도권 청년층(20~49세) 주관적 삶의 만족도: 2020~2022】

         

< 수도권 청년층(20~49세) 주관적 삶의 만족도: 2020~2022 >
(단위: %)

미혼 기혼3)

소계 만족1) 보통 불만족2)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2020 100.0 42.6 44.9 12.5 100.0 53.5 36.9 9.6

2021 100.0 29.7 42.3 27.9 100.0 39.1 39.7 21.2

2022 100.0 41.2 43.3 15.5 100.0 48.0 39.2 12.8

시도별

서울 100.0 41.6 43.9 14.5 100.0 52.5 35.1 12.4

인천 100.0 39.7 47.9 12.4 100.0 43.2 41.8 15.0

경기 100.0 41.1 41.8 17.1 100.0 46.5 41.0 12.5

연령별

20~29세 100.0 46.3 41.1 12.7 100.0 53.8 36.2 10.1

30~39세 100.0 37.1 46.6 16.3 100.0 50.0 37.6 12.4

40~49세 100.0 25.3 46.9 27.8 100.0 46.4 40.4 13.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0~2022
  주: 1) 매우 만족, 약간 만족
      2)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3)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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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성취만족도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중은  

미혼 29.9%, 기혼 40.7%로 기혼인구가 10.8%p 더 높음

□ ’22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29.9%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동일 연령의 기혼인구

(40.7%)보다 10.8%p 낮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6.8%p 증가함

◦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인천이 34.9%로 가장 

높고, 서울(30.3%), 경기(28.4%) 순임 

◦ 미혼인구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취한 것에 대한 불만족 비중이 

높아지는데, 40대는 그 비중이 32.9%로 기혼 40대(15.5%)보다 17.4%p 더 

높음

【수도권 청년층(20~49세)의 사회·경제적 성취만족도: 2020~2022】

< 수도권 청년층(20~49세)의 사회·경제적 성취만족도: 2020~2022 >
(단위: %)

미혼 기혼3)

소계 만족1) 보통 불만족2)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2020 100.0 28.4 46.8 24.9 100.0 42.5 40.8 16.7

2021 100.0 23.1 45.9 31.0 100.0 34.0 46.1 20.0

2022 100.0 29.9 47.2 22.9 100.0 40.7 42.7 16.6

시도별

서울 100.0 30.3 47.2 22.5 100.0 46.3 37.4 16.3

인천 100.0 34.9 47.8 17.4 100.0 36.2 47.5 16.3

경기 100.0 28.4 47.0 24.6 100.0 38.5 44.7 16.8

연령별

20~29세 100.0 31.6 47.8 20.6 100.0 41.6 40.4 18.1

30~39세 100.0 29.9 46.6 23.6 100.0 41.0 40.8 18.2

40~49세 100.0 21.5 45.5 32.9 100.0 40.5 44.0 15.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0~2022
  주: 1) 매우 만족, 약간 만족
      2)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3)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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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인간관계 만족도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비중은 54.6%,‘19년에 비해 2.4%p 증가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개인적 인간관계(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에 만족하는 비중은 54.6%로 ’19년보다 2.4%p 증가함

◦ 인간관계 만족도 비중을 살펴보면, 남자는 기혼(56.5%)이 미혼(52.4%)보다

4.1%p 높고, 여자는 미혼(57.3%)이 기혼(54.8%)보다 2.5%p 높음

◦ 연령별로 보면 미혼 20대는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비중이 61.5%로 가장 

높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낮아짐

◦ 20대는 미혼이 기혼보다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은 반면, 30·40대는 기혼이 

미혼보다 만족도가 높음

【수도권 청년층(20~49세) 인간관계 만족도 : 2021】

< 수도권 청년층(20~49세)의 인간관계 만족도 : 2017~2021 >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만족1) 보통 불만족2)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2017 100.0 54.4 38.2  7.4 100.0 55.4 38.8 5.8

2019 100.0 52.2 41.9  5.8 100.0 52.9 42.5 4.7

2021 100.0 54.6 37.6  7.8 100.0 55.6 40.0 4.4

성별
남자 100.0 52.4 38.7  8.9 100.0 56.5 39.4 4.1

여자 100.0 57.3 36.3  6.3 100.0 54.8 40.5 4.6

연령별

20~29세 100.0 61.5 32.0  6.4 100.0 56.6 41.1 2.3

30~39세 100.0 45.7 44.0 10.3 100.0 57.4 38.3 4.3

40~49세 100.0 38.5 52.7  8.9 100.0 54.3 41.1 4.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주: 1) 매우 만족, 약간 만족
      2)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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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사회적 관계망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사회적 관계망(도움요청 대상)은 기혼인구보다 취약한 수준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고 응답한 비중은 72.8%로 ’19년(83.3%)

보다 10.5%p 감소하였고, 동일 연령층 기혼인구보다 5.0%p 낮음

□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미혼인구는 58.3%로 ’17년(63.2%)에 비해 4.9%p 감소, 기혼인구는 60.5%로 

’17년(58.6%)에 비해 1.9%p 증가

□ 미혼인구의 81.7%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 87.7%, 남성 76.9%로 여성이 

10.8%p 더 높음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사회적 관계망: 2021】

< 수도권 청년층(20~49세) 사회적 관계망: 2017~2021 >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가사

도움요청
대상있음

자금차입
도움요청
대상있음

대화상대
도움요청
대상있음

소계
가사

도움요청
대상있음

자금차입
도움요청
대상있음

대화상대
도움요청
대상있음

2017 100.0 80.9 63.2 87.0 100.0 80.1 58.6 87.8

2019 100.0 83.3 59.9 87.0 100.0 81.5 60.7 88.0

2021 100.0 72.8 58.3 81.7 100.0 77.8 60.5 83.9

성별
남자 100.0 67.8 53.6 76.9 100.0 77.8 60.5 82.3

여자 100.0 78.8 64.0 87.7 100.0 77.8 60.5 85.3

연령별

20~29세 100.0 75.5 59.9 84.1 100.0 87.4 67.4 90.6

30~39세 100.0 69.2 56.7 79.3 100.0 79.7 64.3 84.9

40~49세 100.0 66.3 53.2 74.5 100.0 75.8 57.5 82.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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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계층의식

사회·경제적 지위를‘중’이상으로 응답한 비중은 미혼 59.0%, 기혼 72.0%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미혼 56.2%, 기혼 68.9%로 기혼이 12.7%p 높으며, ‘상’은 미혼

2.8%, 기혼 3.1%로 기혼이 0.3%p 높음  

◦ 기혼인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미혼인구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중’ 이상의 비중은 서울(62.8%), 인천(60.5%), 경기

(55.2%)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 청년층(20~49세) 계층의식: 2021】

< 수도권 청년층(20~49세) 계층의식: 2017~2021 >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상 중 하 소계 상 중 하

2017 100.0 3.1 58.1 38.9 100.0 3.3 66.1 30.7

2019 100.0 2.4 55.6 42.0 100.0 3.3 68.3 28.4

2021 100.0 2.8 56.2 41.0 100.0 3.1 68.9 28.0

시도별

서울 100.0 4.0 58.8 37.1 100.0 2.8 73.7 23.5

인천 100.0 2.6 57.9 39.6 100.0 1.4 70.1 28.4

경기 100.0 1.7 53.5 44.8 100.0 3.7 65.8 30.6

연령별

20~29세 100.0 3.6 57.7 38.8 100.0 0.5 63.1 36.5

30~39세 100.0 1.8 57.9 40.3 100.0 3.2 68.2 28.6

40~49세 100.0 1.2 44.3 54.5 100.0 3.3 69.8 26.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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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사회에 대한 신뢰도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는 

48.1%로 ’19년에 비해 5.5%p 상승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1%이며, ’19년(42.6%)보다 5.5%p 상승함

◦ 미혼인구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경기가 50.0%로 가장 높고,

서울(46.7%), 인천(45.1%) 순이며,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신뢰도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높음

◦ 미혼인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함

◦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신뢰도가 고졸 이하 학력자보다 높음

【수도권 청년층(20~49세) 사회에 대한 신뢰도: 2021】

< 수도권 청년층(20~49세) 사회에 대한 신뢰도: 2019, 2021 >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믿을 수
있다1)

믿을 수 
없다2) 소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2019 100.0 42.6 57.4 100.0 51.8 48.2

2021 100.0 48.1 51.9 100.0 55.8 44.2

시도별

서울 100.0 46.7 53.3 100.0 54.0 46.0

인천 100.0 45.1 54.9 100.0 49.7 50.3

경기 100.0 50.0 50.0 100.0 58.0 42.0

연령별

20~29세 100.0 45.9 54.1 100.0 53.7 46.3

30~39세 100.0 50.3 49.7 100.0 52.0 48.0

40~49세 100.0 54.1 45.9 100.0 58.4 41.6

교육
정도별

고졸이하 100.0 44.7 55.3 100.0 48.2 51.8

대졸이상 100.0 50.7 49.3 100.0 59.6 40.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9, 2021
  주: 1) 매우 믿을 수 있다, 약간 믿을 수 있다
      2) 전혀 믿을 수 없다, 별로 믿을 수 없다



- 34 -

5. 건강과 여가

 5-1. 건강평가

미혼인구(20~49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수도권(66.2%)이 

비수도권(70.5)보다 4.3%p 낮음 

□ ’22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6.2%로 비수도권 20~49세 미혼인구(70.5%)보다 4.3%p 낮음

◦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서울이 69.4%로 가장 높고,

인천(65.2%), 경기(63.6%) 순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낮아짐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와 기혼인구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해보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미혼 66.2%, 기혼 58.4%로, 이는 연령

효과(미혼인구의 평균연령이 기혼보다 낮음)에 기인함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주관적 건강평가: 2022】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주관적 건강평가: 2022 >
(단위: %)

계 좋다1) 보통 나쁘다2)

전국 100.0 68.1 26.5  5.3

수도권 100.0 66.2 28.1  5.7

시도별

서울 100.0 69.4 24.6  6.1

인천 100.0 65.2 31.9  2.9

경기 100.0 63.6 30.4  6.0

성별

20~29세 100.0 69.5 26.6  4.0

30~39세 100.0 65.4 28.2  6.3

40~49세 100.0 51.9 35.2 12.9

기혼 100.0 58.4 35.8  5.7

비수도권 100.0 70.5 24.6  4.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2
  주: 1)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2)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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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건강관리

건강관리를 위한 적정수면, 운동, 정기건강검진 실천율은 높아지는 추세

□ ’22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는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 식사하기(42.3%)’,

‘적정 수면(77.7%)’, ‘규칙적인 운동하기(45.7%)’, ‘정기 건강 검진(73.8%)’을 

실천하고 있으며, ‘아침 식사하기(-0.3%p)’를 제외하고, 실천율은 ’20년보다 

모두 증가

◦ ‘아침 식사하기’와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미혼인구가 기혼보다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규칙적인 운동하기‘는 미혼인구가 기혼보다 높음

◦ 미혼인구의 연령대별로는 ‘적정수면’과 ‘규칙적인 운동하기’ 실천율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정기 건강검진’은 20대가

낮음

【수도권 청년층(20~49세) 건강관리(복수응답): 2020~2022】

42.6 42.3

77.1 77.7

43.1 45.7

66.1

73.8

2020 2022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인 운동

정기건강검진

미혼

(%)

41.9 42.9
48.0 

51.9

77.3 78.2
74.7

80.9

46.6 44.7
40.7 40.6

71.8
76.3

90.9
84.1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미혼 기혼

(%)

【2022】

< 수도권 청년층(20~49세) 건강관리(복수응답): 2018~2022 >
(단위: %)

미혼 기혼

아침식사
실천

적정수면
(6~8시간)

실천

규칙적인
운동 실천

정기건강
검진 실천

아침식사
실천

적정수면
(6~8시간)

실천

규칙적인
운동 실천

정기건강
검진 실천

2018 44.0 72.2 37.2 66.7 58.6 77.1 33.7 84.1

2020 42.6 77.1 43.1 66.1 53.1 78.4 34.9 84.2

2022 42.3 77.7 45.7 73.8 50.1 78.0 40.6 87.3

성별
남자 41.9 77.3 46.6 71.8 48.0 74.7 40.7 90.9

여자 42.9 78.2 44.7 76.3 51.9 80.9 40.6 84.1

연령별

20~29세 42.1 78.3 46.2 68.0 45.9 76.2 46.7 81.4

30~39세 42.3 78.4 46.6 82.2 44.4 78.0 35.9 84.4

40~49세 43.5 73.2 41.6 82.6 54.0 78.2 43.2 89.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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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비중은 46.1%, 

비수도권(39.7%) 보다 6.4%p 높음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중은

46.1%로 비수도권 미혼인구(39.7%) 보다 6.4%p 더 높음 

◦ 여자(51.1%)가 남자(42.2%)보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더 심함

◦ 연령대별로는 40대(55.8%), 30대(48.6%), 20대(43.0%) 순으로 40대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심함

◦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기혼(55.0%)이 미혼(46.1%)보다 8.9%p 더 

높음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2022】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2022 >
(단위: %)

계 느낌 느끼지
않음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

전국 100.0 43.3 4.1 39.2 56.7 44.5 12.2

수도권 100.0 46.1 4.0 42.1 53.9 43.1 10.8

성별
남자 100.0 42.2 4.1 38.1 57.8 44.5 13.3

여자 100.0 51.1 3.9 47.2 49.0 41.3  7.7

연령별

20~29세 100.0 43.0 2.7 40.3 57.0 44.2 12.8

30~39세 100.0 48.6 4.9 43.7 51.4 43.9  7.5

40~49세 100.0 55.8 8.1 47.7 44.2 35.2  9.0

기혼 100.0 55.0 4.7 50.3 45.0 39.1  5.9

비수도권 100.0 39.7 4.1 35.6 60.3 46.3 14.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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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흡연율·음주율

’22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흡연율은 21.3%, 음주율은 65.3%

□ ’22년 수도권 인구(20~49세)의 흡연율은 미혼 21.3%, 기혼 17.4%로 전년보다

미혼은 0.7%p, 기혼은 0.3%p 증가함 

◦ 미혼인구(20~49세)의 흡연율은 인천이 23.8%로 가장 높고, 경기(22.2%),

서울(19.7%) 순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흡연율도 높아져 40대는 32.3%에

이름  

□ ’22년 수도권 인구(20~49세)의 음주율은 미혼(65.3%), 기혼(66.0%)로 전년

보다 각각 5.8%p, 3.6%p 증가하였으며, 미혼의 증가 폭이 큼 

◦ 미혼인구(20~49세)의 음주율은 서울(65.9%), 경기(65.5%), 인천(61.6%) 순이며,

20대가 67.2%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주율은 낮아짐

【수도권 청년층(20~49세) 흡연율 · 음주율: 2020~2022】

22.2 20.6
21.3

18.2
17.1

17.4

62.6
59.5

65.3

63.4 62.4
66.0

2020 2021 2022

미혼 기혼
미혼 기혼 ( % )

음주율

흡연율

< 수도권 청년층(20~49세) 흡연율 · 음주율: 2020~2022 >
(단위: %)

미혼 기혼

흡연율1) 음주율2) 흡연율 음주율

2020 22.2 62.6 18.2 63.4

2021 20.6 59.5 17.1 62.4

2022 21.3 65.3 17.4 66.0

시도별

서울 19.7 65.9 13.7 65.5

인천 23.8 61.6 22.1 66.8

경기 22.2 65.5 18.5 66.1

연령별

20~29세 18.1 67.2 18.2 67.7

30~39세 23.4 64.3 14.8 67.4

40~49세 32.3 57.8 18.9 64.9

비수도권 24.4 64.7 19.8 66.0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0~2022
  주: 1) 평생(지금까지)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비율
      2)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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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주중·주말 여가 활용

동영상콘텐츠시청으로 여가를 즐기는 비중은 주중 55.0%, 주말 41.2%에 이름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55.0%는 주중에 주로 ‘동영상콘텐츠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19년보다 21.9%p 증가함 

◦ ‘동영상콘텐츠시청’ 다음은 ‘게임, 취미(24.5%)’, ‘휴식(12.6%)’ 순임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는 주말에는 주로 ‘동영상콘텐츠시청

(41.2%)’과 ‘게임·취미(25.4%)’로 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동영상콘텐츠시청’은

’19년(20.9%)보다 약 2배 증가함  

◦ 주말 여가 활동 중 ’관광‘은 미혼이 2.7%로 기혼(7.1%)보다 4.4%p 낮음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주중·주말 여가 활용: 2021】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주중·주말 여가 활용: 2017~2021 >
(단위: %)

주중 계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예술
(관람,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게임, 취미 휴식 기타1)

2017 100.0 36.4 5.2 6.4 33.9 16.6 1.6

2019 100.0 33.1 4.3 6.4 36.6 17.6 2.0

2021 100.0 55.0 2.2 4.7 24.5 12.6 1.0

기혼 100.0 58.7 2.1 5.0 18.0 15.0 1.2

주말 계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예술
(관람,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관광 게임, 취미 휴식 기타2)

2017 100.0 23.3 14.2 7.6 3.7 25.7 20.6 4.9

2019 100.0 20.9 10.5 8.2 5.3 27.4 21.7 6.1

2021 100.0 41.2  3.9 5.7 2.7 25.4 18.2 2.8

기혼 100.0 45.0  2.4 7.0 7.1 13.5 22.1 2.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주: 1) 관광, 사회활동 포함
      2) 사회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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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여가활동은 주중에는 주로 혼자서, 주말에는 친구·연인과 함께 보냄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는 주중에는 주로 혼자서(46.0%), 주말에는

친구·연인(45.9%)과 여가시간을 보내며, 기혼인구는 주중·주말 모두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주중 67.4%, 주말 83.5%)을 하는 사람이 많음

◦ 미혼인구는 주중과 주말에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은 증가(주중 ’17년 

42.8%→ ‘21년 46.0%)하는 반면, 친구·연인과 보내는 비중은 감소(주중 ’17년

31.2%→ ‘21년 23.1%)하는 경향을 보임 

□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주중,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미혼 주중 ’17년 20.6%→ ’21년 25.6%, 기혼 주중 ’17년 58.6%→ ’21년 67.4%)

【수도권 청년층(20~49세) 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2021】

< 수도권 청년층(20~49세) 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2017~2021 >
(단위: %)

주중

미혼 기혼

계 가족 친구
(연인) 혼자서 기타1) 계 가족 친구

(연인) 혼자서 기타

2017 100.0 20.6 31.2 42.8 5.4 100.0 58.6 10.0 21.1 10.2

2019 100.0 19.7 29.4 44.0 7.0 100.0 57.5  9.0 24.5  9.0

2021 100.0 25.6 23.1 46.0 5.3 100.0 67.4  6.5 21.7  4.4

주말

미혼 기혼

계 가족 친구
(연인) 혼자서 기타1) 계 가족 친구

(연인) 혼자서 기타

2017 100.0 21.1 52.5 20.6 5.9 100.0 81.1  6.9 6.5 5.5

2019 100.0 19.2 51.5 23.3 6.0 100.0 80.1  8.2 7.7 4.0

2021 100.0 23.3 45.9 26.8 4.0 100.0 83.5  5.6 7.9 3.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주: 1) 동호회, 직장동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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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여가 활용 만족도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31.6%로 

2년 전보다 1.2%p 감소

□ ’21년 수도권 20~49세 인구 중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비중은 미혼 

(31.6%), 기혼(27.3%)로 미혼이 기혼보다 4.3%p 높으나, ’19년에 비해서는

각각 1.2%p, 4.0%p 감소함

◦ 미혼인구의 만족도는 인천이 34.2%로 가장 높고, 서울(33.8%), 경기

(29.0%) 순임

◦ 연령별로 보면 미혼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반면(20대 33.9%, 30대 27.9%, 40대 27.7%), 기혼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 만족도가 상승(20대 23.8%, 30대 25.3%, 40대 28.9%)함

【수도권 청년층(20~49세) 여가 활용 만족도: 2021】

< 수도권 청년층(20~49세) 여가 활용 만족도: 2017~2021 >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2017 100.0 31.4 47.1 21.5 100.0 28.3 44.9 26.8

2019 100.0 32.8 47.7 19.5 100.0 31.3 46.3 22.4

2021 100.0 31.6 46.0 22.4 100.0 27.3 47.1 25.6

시도별

서울 100.0 33.8 47.0 19.3 100.0 27.3 48.3 24.4

인천 100.0 34.2 46.5 19.3 100.0 26.6 48.5 24.9

경기 100.0 29.0 45.1 25.9 100.0 27.5 46.1 26.4

연령별

20~29세 100.0 33.9 43.4 22.6 100.0 23.8 46.3 29.9

30~39세 100.0 27.9 50.0 22.1 100.0 25.3 48.5 26.1

40~49세 100.0 27.7 50.3 21.9 100.0 28.9 46.2 24.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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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37.4%), 게임․취미(18.2%), 문화예술(17.8%) 순임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37.4%가 향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관광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게임·취미(18.2%)와 문화예술

(17.8%)을 선택함

◦ 미혼남자가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관광(30.9%), 게임·취미(21.2%), 스포츠

(17.3%) 순이며, 미혼여자는 관광(45.4%), 문화예술(22.5%), 게임·취미(14.4%)

순임

◦ 연령대별로는 20대는 관광(36.4%), 게임·취미(19.0%), 문화예술(18.9%)

순이며, 30대는 관광(38.5%), 문화예술(17.5%), 게임·취미(17.0%), 40대는

관광(40.3%), 게임·취미(16.8%), 스포츠(16.4%) 순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21】

12.1 13.9
17.3

30.9

21.2

2.9 1.5
8.8

22.5

5.4

45.4

14.4

2.9 0.8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게임, 취미 휴식 기타

남자 여자
( % )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21 >
(단위: %)

계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예술
(관람,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관광 게임, 취미 휴식 기타1)

전국 100.0 10.6 16.1 13.6 38.1 17.3 3.1 1.2

수도권 100.0 10.6 17.8 12.0 37.4 18.2 2.9 1.2

성별
남자 100.0 12.1 13.9 17.3 30.9 21.2 2.9 1.5

여자 100.0  8.8 22.5  5.4 45.4 14.4 2.9 0.8

연령별

20~29세 100.0 10.2 18.9 11.4 36.4 19.0 2.8 1.3

30~39세 100.0 11.9 17.5 11.4 38.5 17.0 3.2 0.5

40~49세 100.0  9.8 12.2 16.4 40.3 16.8 2.5 1.9

기혼 100.0  6.7 11.6 15.0 48.0 12.5 5.2 1.0

비수도권 100.0 10.6 14.0 15.7 39.1 16.2 3.2 1.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주: 1) 사회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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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독서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독서율은 58.7%, 1인당 연간 평균 독서권수는 17.5권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지난 1년1)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은 

58.7%이며, 독서인구 1인당 연간 평균 독서 권수는 17.5권임 

◦ 미혼여자의 독서율(68.9%)은 미혼남자(50.4%)보다 높은 반면, 독서인구

1인당 연간 평균 독서 권수는 남자(19.3권)가 여자(15.8권)보다 3.5권 

더 많음

◦ 연령별 독서율은 20대(60.9%), 30대(55.9%), 40대(53.4%)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독서율은 낮아짐

◦ 미혼인구의 독서율은 수도권(58.7%)이 비수도권(55.0%)보다 높음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독서: 2021】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독서: 2021 >
(단위: %, 권)

계 독서함
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

독서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

복  수 응  답

잡지류 교양
서적

직업,
직무관련

생활취미
정보 기타

전국 100.0  9.5 57.1 16.6 5.2  7.5 5.0 3.6 23.2

수도권 100.0 10.3 58.7 17.5 5.3  8.0 4.8 3.3 24.2

성별
남자 100.0  9.7 50.4 19.3 5.6  8.1 5.1 3.1 25.8

여자 100.0 10.9 68.9 15.8 5.1  8.0 4.4 3.5 22.3

연령별

20~29세 100.0 10.0 60.9 16.4 4.3  7.0 4.6 2.8 23.2

30~39세 100.0 10.9 55.9 19.6 7.5  9.0 4.9 3.8 26.8

40~49세 100.0 10.1 53.4 18.9 8.1 12.3 5.6 4.6 24.4

기혼 100.0  9.1 57.3 15.9 5.3  7.5 4.8 4.2 27.0

비수도권 100.0  8.5 55.0 15.5 5.1  6.8 5.3 3.9 21.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주: 1) 지난 1년: 2020.5.12.~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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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여행경험

’21년 수도권 미혼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47.2%, 해외여행은 1.5%임 

□ ’21년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중 지난 1년1) 동안 국내 관광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47.2%,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1.5%임 

◦ 국내 관광은 미혼여자(54.8%)가 미혼남자(41.1%)보다 13.7%p 많고, 해외

여행은 미혼남자(2.1%) 미혼여자(0.7%)보다 1.4%p 많음

◦ 연령별로 보면 국내 여행은 20대(52.3%)가 가장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국내 여행 비중은 낮아짐

◦ 국내 관광 여행자 중 당일여행은 22.6%, 숙박여행은 39.5%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국내 및 해외여행은 수도권 미혼인구(국내 47.2%, 해외 

1.5%)가 비수도권 미혼인구(국내 44.0%, 해외 1.3%)보다 더 많이 다녀옴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여행경험(복수응답): 2021】

<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여행경험(복수응답): 2021 >
(단위: %, 회, 일)

계
국내관광

여행
경험있음

해외여행
경험있음당일여행 숙박여행

관광자
1인당

여행횟수

관광자
1인당

여행횟수

회당
평균

숙박일수

전국 100.0 45.8 25.4 3.7 35.6 2.6 2.5 1.4

수도권 100.0 47.2 22.6 3.6 39.5 2.6 2.4 1.5

성별
남자 100.0 41.1 20.5 3.6 32.8 2.5 2.5 2.1

여자 100.0 54.8 25.3 3.7 47.6 2.7 2.4 0.7

연령별

20~29세 100.0 52.3 24.4 3.1 44.4 2.3 2.4 1.6

30~39세 100.0 42.9 21.0 4.7 35.9 3.1 2.5 0.9

40~49세 100.0 30.3 17.0 4.7 21.0 3.7 2.5 2.2

기혼 100.0 56.2 30.2 4.4 47.2 2.8 2.4 2.1

비수도권 100.0 44.0 28.9 3.7 30.6 2.7 2.5 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주: 1) 지난 1년: 2020.5.12.~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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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인 가구

 6-1. 1인 가구 사유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의 혼자 사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직장(56.3%) 때문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는 총 1,512천 가구이며, 혼자 사는 주된 이유는

본인의 직장 때문(56.3%)임

◦ 본인의 독립생활을 위해 혼자 사는 사람은 인천이 37.7%로 경기(31.2%),

서울(28.3%)보다 높고, 본인의 학업 때문에는 서울(8.4%)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 1인 가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직장은 30대(60.9%),
본인의 학업은 20대(15.1%), 본인의 독립생활은 40대(42.4%) 비중이 높음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사유: 2020】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사유: 2020 >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1)
계

본인의
직장

때문에

본인의
학업

때문에

본인의
독립생활을

위하여

가족이
학업, 취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

기타2)

전국 2,743 100.0 54.2  9.4 29.5 3.9 3.0

수도권 1,512 100.0 56.3  6.6 30.3 4.0 2.9

시도별

서울   782 100.0 56.9  8.4 28.3 3.8 2.5

인천   128 100.0 49.9  3.5 37.7 5.3 3.6

경기   602 100.0 56.8  4.8 31.2 3.9 3.2

연령별

20~29세   637 100.0 56.8 15.1 22.9 3.8 1.5

30~39세   568 100.0 60.9  0.5 32.0 3.9 2.7

40~49세   307 100.0 46.8  0.1 42.4 4.7 6.1

비수도권 1,231 100.0 51.7 12.9 28.6 3.8 3.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일반가구(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제외)
      2) 본인의 건강 때문에, 가족과 사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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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혼자 산 기간

수도권 미혼남자 1인 가구의 혼자 산 기간(6.2년)은 

미혼여자(5.3년)보다 0.9년 더 긺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의 혼자 산 기간은 5~10년 미만이 21.4%로

가장 많고, 혼자 산 평균 기간은 5.8년임 

◦ 미혼남자 1인 가구의 혼자 산 평균 기간은 6.2년으로 미혼여자 1인 가구

(5.3년)보다 0.9년 더 긺

◦ 연령대별로는 20대는 1년 미만(22.3%), 30대는 5~10년 미만(26.1%), 40대는

10~20년 미만(31.0%)의 비중이 높음 

◦ 수도권 미혼 1인 가구의 혼자 산 평균 기간(5.8년)은 비수도권(5.3년)에

비해 0.5년 더 긺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혼자 산 기간: 2020】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혼자 산 기간: 2020 >
(단위: %, 년)

계1)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평균
기간

전국 100.0 15.6 14.8 11.5 16.3 20.1 16.2  5.5  5.6

수도권 100.0 14.3 14.2 11.2 16.0 21.4 17.2  5.6  5.8

성별
남자 100.0 13.6 13.6 10.6 15.4 21.4 18.8  6.7  6.2

여자 100.0 15.3 14.9 12.0 16.8 21.5 15.3  4.3  5.3

연령별

20~29세 100.0 22.3 20.2 15.0 19.3 19.4 3.8  0.0  3.0

30~39세 100.0 10.4 11.5  9.6 15.8 26.1 24.8  1.8  6.1

40~49세 100.0  5.1  6.8  6.2  9.6 16.9 31.0 24.4 11.1

비수도권 100.0 17.1 15.6 11.9 16.6 18.6 14.9  5.3  5.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일반가구(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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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반려동물 보유 여부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의 10.4%는 반려(애완)동물을 키우며, 

주로 개(6.2%)와 고양이(4.1%)임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의 10.4%는 현재 반려(애완)동물을 키우며,
주로 개(6.2%)와 고양이(4.1%)임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중은 인천이 14.0%로 가장 높고, 경기

(11.9%), 서울(8.7%) 순임

◦ 미혼여자 1인 가구(14.4%)가 미혼남자 1인 가구(7.3%)보다 반려(애완)
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7.1%p 더 높음

□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인구(21.9%)가 혼자 사는 미혼인구(10.4%)보다 반려

(애완)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더 높음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반려동물 보유 여부: 2020】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반려동물 보유 여부: 2020 >
(단위: %)

계1) 반려동물
있음

복 수 응 답 반려동물
없음개 고양이 기타

전국 100.0 10.4 6.3 4.0 0.5 89.6

수도권 100.0 10.4 6.2 4.1 0.5 89.6

시도별

서울 100.0  8.7 4.8 3.8 0.4 91.3

인천 100.0 14.0 9.4 4.4 0.7 86.0

경기 100.0 11.9 7.3 4.5 0.6 88.1

성별
남자 100.0  7.3 4.4 2.8 0.4 92.7

여자 100.0 14.4 8.5 5.8 0.7 85.6

비수도권 100.0 10.4 6.4 3.9 0.5 89.6

계2) 반려동물
있음

복 수 응 답 반려동물
없음개 고양이 기타

가구
유형별

1인 가구 100.0 10.4  6.2 4.1 0.5 89.6

부모동거가구 100.0 21.9 17.6 4.7 0.7 78.1

기타가구 100.0 19.5 13.8 5.7 0.6 80.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수도권 20~49세 미혼 1인 가구(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제외)
      2) 수도권 20~49세 미혼 가구원(외국인 제외)이 있는 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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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에서 거주, 월세가 절반 수준(50.5%) 임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35.7%), 아파트 

(20.4%), 오피스텔(19.9%) 순임

◦ 서울(37.6%)과 경기(35.7%)는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 인천은 아파트

(28.7%) 거주 비중이 높음

◦ 수도권 미혼 1인 가구는 비수도권보다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거주 

비중이 높고, 단독주택, 아파트 거주 비중이 낮음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50.5%로 절반을 

차지하며, 전세(31.1%), 자기집(14.5%) 순임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주택유형·점유형태: 2020】

<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주택유형·점유형태: 2020 >
(단위: %)

계1)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기타

전국 100.0 43.3 24.2 12.7 14.5 5.3

수도권 100.0 35.7 20.4 17.5 19.9 6.5

시도별

서울 100.0 37.6 13.5 20.6 20.2 8.0

인천 100.0 24.2 28.7 19.5 22.1 5.5

경기 100.0 35.7 27.6 12.9 19.0 4.8

비수도권 100.0 52.6 28.8  6.8  7.9 3.9

계1) 자기집 전세 월세 기타

전국 100.0 15.5 25.3 53.4 5.9

수도권 100.0 14.5 31.1 50.5 3.9

시도별

서울 100.0 11.2 32.7 53.4 2.7

인천 100.0 22.6 27.5 44.7 5.2

경기 100.0 17.2 29.8 48.0 5.1

비수도권 100.0 16.7 18.1 56.9 8.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일반가구(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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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전국 시도별 미혼 1인 가구 분포

미혼(20~49세) 1인 가구 비중은 서울(56.2%), 경기(44.0), 인천(40.2%) 순임  

□ ’20년 미혼 1인 가구는 3,341천 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50.3%를 차지

◦ 미혼 1인 가구 비중은 서울(65.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종(62.5%),

대전(59.6%) 순임. 경기와 인천은 각각 52.0%, 48.8%로 중상위 수준

□ 20~49세의 미혼 1인 가구는 2,810천 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42.3%를 

차지하며, 미혼 1인 가구 중 84.1%를 차지함  

◦ 20~49세 미혼 1인 가구 비중 역시 서울이 56.2%로 가장 높았음

【미혼 1인 가구 분포: 2020】 【미혼(20~49세) 1인 가구 분포: 2020】

< 미혼 1인 가구 분포 >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1) 미혼 
1인 가구

20~49세 미혼 
1인 가구구성비2) 구성비3)

전국  6,643  3,341 50.3  2,810 42.3

서울  1,391   904 65.0   782 56.2

인천   325   159 48.8   131 40.2

경기  1,406   732 52.0   619 44.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2) (미혼 1인 가구 ÷ 1인 가구 ) × 100

      3) (청년층 미혼 1인 가구 ÷ 1인 가구 ) × 100

   * 만 15세 미만은 혼인상태 미혼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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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1. 수도권 혼인상태별 인구
(단위: 천 명, %)

15세이상
인구1)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미혼율2)

전국 43,958 13,688 31.1 24,575 3,148 2,545

수도권 21,918  7,302 33.3 12,037 1,285 1,292

시도별

서울  8,264  3,026 36.6  4,303  486  449

인천  2,490   788 31.6  1,365  158  179

경기 11,164  3,489 31.2  6,369  641  665

연령별

15~19세  1,185  1,184 99.9      0 - -

20~24세  1,611  1,593 98.9    16    1    2

25~29세  1,907  1,699 89.1   198    1    9

30~34세  1,696   997 58.8   674    2   22

35~39세  1,932   626 32.4  1,247    4   55

40~44세  1,959   424 21.6  1,426    9  101

45~49세  2,146   333 15.5  1,605   21  187

50~54세  2,107   204  9.7  1,615   45  244

55~59세  1,989   113  5.7  1,554   80  242

60세 이상  5,386   129  2.4  3,703 1,122  431

비수도권 22,040  6,386 29.0 12,538 1,863 1,25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내 15세이상 내국인(외국인 제외)

      2) (15세이상 미혼인구 ÷ 15세이상 인구) × 100

(단위: 천 명, %)

청년인구1)

(20~49세)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미혼율2)

전국

2010 22,594  8,644 38.3 12,899 172 879

2015 22,255  9,680 43.5 11,567 126 882

2020 21,197 10,382 49.0  9,965  86 764

수도권

2010 11,734  4,673 39.8  6,539  75 448

2015 11,530  5,122 44.4  5,922  54 433

2020 11,251  5,673 50.4  5,165  38 375

비수도권

2010 10,860  3,972 36.6  6,360  97 431

2015 10,724  4,558 42.5  5,645  72 449

2020  9,946  4,710 47.4  4,800  48 38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2010~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내 20~49세 내국인(외국인 제외)

      2) (20~49세 미혼인구 ÷ 20~49세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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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교육정도별 미혼인구(15세 이상)
(단위: 천 명, %)

15세이상
미혼인구1) 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전국 13,688 100.0  4.6 30.4 61.1 3.9 

수도권  7,302 100.0  4.0 29.4 61.9           
4.7 

시도별

서울  3,026 100.0  3.5 25.3 64.8 6.4 

인천    788 100.0  4.6 34.6 58.1 2.7 

경기  3,489 100.0  4.4 31.8 60.1 3.7 

성별

남자  4,045 100.0  4.2 32.2 59.8 3.8 

여자  3,258 100.0  3.8 25.9 64.5 5.8 

연령별

15~19세  1,184 100.0 14.8 65.3 19.8 0.0 

20~24세  1,593 100.0  0.3 18.4 80.1 1.1 

25~29세  1,699 100.0  0.3 15.5 78.0 6.1 

30~34세   997 100.0  0.4 15.0 75.9 8.7 

35~39세   626 100.0  1.1 24.9 65.8 8.2 

40~44세   424 100.0  1.7 33.8 56.6 7.9 

45~49세   333 100.0  3.6 44.3 44.4 7.7 

50~54세   204 100.0  7.6 51.3 34.4 6.8 

55~59세  113 100.0 15.0 52.8 26.8 5.4 

60세 이상  129 100.0 34.9 43.4 16.9 4.8 

비수도권  6,386 100.0  5.2 31.5 60.3 3.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내 15세이상 미혼인구(외국인 제외)

  * 재학, 수료, 휴학, 중퇴도 해당 교육정도로 집계(예: 고등학교 재학 →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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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부모동거 여부
(단위: %)

계1) 혼자(1인) 부모동거 기타

전국 100.0 30.6 60.1  9.3

수도권 100.0 29.7 60.3 10.0

시도별

서울 100.0 34.5 54.8 10.7

인천 100.0 24.1 67.0  8.9

경기 100.0 26.5 63.9  9.6

성별

남자 100.0 31.2 59.3  9.4

여자 100.0 27.8 61.5 10.7

연령별

20~29세 100.0 21.3 69.7  9.0

30~39세 100.0 38.0 51.0 11.0

40~49세 100.0 46.9 40.9 12.2

비수도권 100.0 31.6 59.9  8.5

성별

남자 100.0 33.9 57.9  8.2

여자 100.0 28.4 62.7  8.9

연령별

20~29세 100.0 24.2 67.6  8.1

30~39세 100.0 39.6 51.9  8.5

40~49세 100.0 48.9 41.3  9.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일반가구 내 20~49세 미혼인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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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도권 미혼 가구주 가구 및 연령별 수도권 미혼 가구주 가구 구성비

1-4-1. 수도권 미혼 가구주 가구
(단위: 천 가구, %)

서울 인천 경기

총가구
미혼

가구주 
가구

총가구
미혼

가구주 
가구

총가구
미혼

가구주 
가구

구성비1) 구성비 구성비

2000 3,121  440 14.1  761  75  9.9 2,688  258  9.6

2005 3,353  602 18.0  856 105 12.2 3,253  405 12.5

2010 3,573  761 21.3  947 133 14.1 3,805  553 14.5

2015 3,775  867 23.0 1,038 152 14.6 4,355  657 15.1

2020 3,953 1,103 27.9 1,138 208 18.2 5,034  926 18.4

2025 4,099 1,286 31.4 1,241 264 21.3 5,695 1,208 21.2

2030 4,126 1,361 33.0 1,302 304 23.4 6,156 1,392 22.6

2035 4,108 1,406 34.2 1,350 342 25.4 6,476 1,531 23.6

2040 4,064 1,441 35.5 1,376 376 27.3 6,662 1,644 24.7

2045 3,961 1,431 36.1 1,375 400 29.1 6,697 1,710 25.5

2050 3,799 1,394 36.7 1,347 417 31.0 6,582 1,731 26.3

자료: 통계청,「2020년 기준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00~2050 

  주: 1) 구성비 = (해당연도 미혼가구주 ÷ 해당연도 총가구) × 100

1-4-2. 연령별 수도권 미혼 가구주 가구 구성비
(단위: %)

 계1) 24세이하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00 100.0 21.0 34.8 33.4  8.4  1.7  0.6

2005 100.0 18.4 30.5 37.2 10.8  2.3  0.8

2010 100.0 13.8 28.2 38.3 14.3  4.1  1.2

2015 100.0 13.0 21.6 35.4 19.6  7.7  2.7

2020 100.0 12.1 23.4 32.5 18.6  9.4  4.0

2025 100.0  9.0 21.1 34.0 17.8 12.3  5.7

2030 100.0  7.4 15.9 34.8 18.3 14.6  9.0

2035 100.0  6.9 13.7 28.5 20.5 16.2 14.1

2040 100.0  5.4 13.2 23.2 21.5 17.6 19.2

2045 100.0  3.8 10.2 22.0 18.0 20.4 25.5

2050 100.0  4.1  7.2 19.1 15.1 22.6 31.9

자료: 통계청,「2020년 기준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00, 2020, 2050
  주: 1) 수도권 미혼 가구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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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도별 미혼인구1) 분포
(단위: 천 명, %)

15세이상
인구

20~49세
인구15세이상

미혼인구
20~49세
미혼인구미혼율2) 미혼율2)

전국 43,958 13,688 31.1 21,197 10,382 49.0

서울 8,264 3,026 36.6 4,263 2,433 57.1

부산 2,939 905 30.8 1,318 694 52.7

대구 2,092 648 31.0 977 489 50.0

인천 2,490 788 31.6 1,240 602 48.6

광주 1,254 414 33.0 633 313 49.4

대전 1,283 436 34.0 650 332 51.0

울산 955 273 28.6 471 206 43.8

세종 277 79 28.6 165 57 34.7

경기 11,164 3,489 31.2 5,748 2,637 45.9

강원 1,329 359 27.0 555 256 46.1

충북 1,381 408 29.5 631 301 47.8

충남 1,806 510 28.2 826 370 44.8

전북 1,552 442 28.5 655 316 48.3

전남 1,535 384 25.0 600 270 45.0

경북 2,276 599 26.3 934 433 46.4

경남 2,811 762 27.1 1,268 553 43.6

제주 550 165 30.0 263 119 45.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내 내국인 (외국인 제외)

      2) 구성비 = (해당연령 미혼인구 ÷ 해당연령 전체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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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2-1. 수도권 청년층(20~49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미혼 기혼1)

소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소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국 100.0 67.4 21.9 10.7 100.0 69.0 11.5 19.5

수도권 100.0 68.6 21.4 9.9 100.0 71.2 11.4 17.4

시도별

서울 100.0 68.9 20.8 10.3 100.0 72.4 11.2 16.4

인천 100.0 67.4 22.1 10.5 100.0 66.4 15.0 18.6

경기 100.0 68.7 21.9 9.5 100.0 71.5 10.8 17.8

성별

남자 100.0 67.2 21.4 11.4 100.0 74.0 7.5 18.5

여자 100.0 70.3 21.5 8.3 100.0 67.4 16.6 16.0

연령별

20~29세 100.0 65.8 28.8 5.3 100.0 76.9 12.3 10.8

30~39세 100.0 74.5 12.9 12.6 100.0 75.5 9.7 14.7

40~49세 100.0 63.4 18.1 18.5 100.0 68.4 12.3 19.4

비수도권 100.0 65.8 22.5 11.8 100.0 66.7 11.6 21.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2.하반기)」

  주: 1)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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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의 직업선택요인
(단위: %)

계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실현

발전성,
장래성

근무
환경

기타

2017 100.0 3.2 23.5 33.7 24.7 6.7 7.3 0.3 0.7

2019 100.0 3.2 21.1 37.3 23.2 4.8 6.5 3.8 0.1

2021 100.0 4.3 19.8 34.9 20.2 5.3 4.1 10.5 0.8

시도별

서울 100.0 5.5 17.6 37.1 19.9 6.5 4.7 8.1 0.7

인천 100.0 3.2 24.7 40.2 17.3 2.5 3.2 8.1 0.8

경기 100.0 3.5 20.7 31.7 21.2 4.9 3.7 13.4 0.8

성별

남자 100.0 5.7 19.0 37.6 18.5 4.2 4.9 9.4 0.8

여자 100.0 2.7 20.8 31.7 22.4 6.7 3.1 12.0 0.7

연령별

20~29세 100.0 4.7 20.3 32.5 23.0 5.6 4.1 9.1 0.7

30~39세 100.0 4.4 18.0 39.2 16.0 4.9 4.3 12.7 0.5

40~49세 100.0 2.2 21.4 38.0 15.6 4.7 3.5 12.9 1.8

기혼1) 100.0 2.5 22.3 40.0 14.4 4.3 5.0 10.7 0.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 57 -

2-3.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생활비마련방법
(단위: %)

계1) 단일
수단
계

복합
수단
계

본인 
일, 

직업

배우자 
일, 

직업

금융
자산

부모
도움 기타2)

본인 일, 
직업 
+

배우자 
일, 직업

본인 
일, 

직업 
+

금융자
산

기타

수도권 100.0 85.4 54.8 9.7 5.6 14.0 1.3 14.6 11.8 1.5 1.3

기혼 100.0 73.6 45.7 19.2 6.2 1.4 1.1 26.4 23.3 1.4 1.7

미혼 100.0 97.5 64.1 - 5.0 26.9 1.5 2.5 - 1.5 0.9

시
도
별

서울 100.0 97.1 63.8 - 5.4 26.5 1.5 2.9 - 1.8 1.1

인천 100.0 98.1 64.5 - 5.0 26.9 1.8 1.9 - 1.1 0.8

경기 100.0 97.8 64.3 - 4.6 27.4 1.5 2.2 - 1.4 0.8

성
별

남자 100.0 97.7 63.8 - 5.2 27.1 1.6 2.4 - 1.5 0.9

여자 100.0 97.4 64.6 - 4.8 26.7 1.4 2.6 - 1.6 1.0

연
령
별

20~29세 100.0 98.1 56.3 - 1.8 39.0 1.0 1.9 - 1.1 0.8

30~39세 100.0 96.8 76.2 - 6.5 12.7 1.4 3.2 - 2.3 1.0

40~49세 100.0 96.8 70.4 - 14.6 8.0 3.8 3.2 - 1.8 1.4

부
모
동
거
여
부

1인 100.0 95.8 74.4 - 7.7 12.7 1.1 4.2 - 3.0 1.2

부모동거 100.0 98.4 58.3 - 3.3 35.3 1.4 1.6 - 0.8 0.8

기타 100.0 97.3 69.0 - 6.8 18.7 2.9 2.7 - 1.6 1.1

비수도권 100.0 84.3 52.4 10.8 4.5 15.3 1.4 15.7 13.3 1.1 1.3

기혼 100.0 72.7 45.9 19.9 4.6 1.3 1.1 27.3 24.7 1.0 1.6

미혼 100.0 97.9 60.0 - 4.4 31.8 1.8 2.1 - 1.1 1.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 2020 

  주: 1) 일반가구 내 20~49세 인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외국인 제외)

      2) 공적연금, 개인연금, 실물자산, 자녀 도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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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

3-1. 수도권 청년층(20~49세)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미혼 기혼3)

소계
하는 것이

좋다
(긍정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정2))

소계
하는 것이

좋다
(긍정)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정)

2018 100.0 31.9 62.3 5.8 100.0 41.6 56.0 2.5

2020 100.0 33.6 57.8 8.6 100.0 49.3 47.0 3.7

2022 100.0 31.8 61.3 6.9 100.0 47.1 50.1 2.8

시도별

서울 100.0 30.0 63.2 6.8 100.0 47.1 49.9 3.0

인천 100.0 36.6 57.8 5.6 100.0 44.0 53.6 2.4

경기 100.0 32.3 60.3 7.4 100.0 47.7 49.5 2.8

성별

남자 100.0 39.6 55.2 5.2 100.0 59.7 37.9 2.4

여자 100.0 22.3 68.7 9.0 100.0 36.3 60.4 3.2

연령별

20~29세 100.0 33.6 58.5 7.8 100.0 50.3 48.6 1.1

30~39세 100.0 32.1 62.7 5.3 100.0 47.9 50.6 1.5

40~49세 100.0 21.7 71.8 6.5 100.0 46.3 49.9 3.8

교육
정도별

고졸이하 100.0 33.5 58.6 7.9 100.0 44.6 52.2 3.2

대졸이상 100.0 30.6 63.2 6.3 100.0 48.2 49.1 2.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2022

  주: 1) 긍정: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2) 부정: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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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단위: %)

계 간소한 편 보통 과도한 편 잘 모름

전국 100.0 4.2 13.4 72.9  9.5

수도권 100.0 4.1 13.2 73.9  8.8

시도별

서울 100.0 4.0 13.7 73.0  9.2

인천 100.0 3.5 12.7 75.1  8.7

경기 100.0 4.3 12.8 74.3  8.5

성별

남자 100.0 4.6 14.1 72.9  8.4

여자 100.0 3.5 12.1 75.0  9.3

연령별

20~29세 100.0 3.8 12.8 73.0 10.4

30~39세 100.0 4.6 13.3 75.6  6.5

40~49세 100.0 4.5 15.1 73.7  6.7

경제
활동

취업 100.0 4.3 13.7 74.5  7.5

실업,비경 100.0 3.9 12.4 72.8 11.0

기혼 100.0 2.6 14.3 80.4  2.7

비수도권 100.0 4.3 13.6 71.7 10.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2



- 60 -

3-3. 수도권 청년층(20~49세)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단위: %)

미혼 기혼3)

소계
아내가
주로1) 공평하게

남편이 
주로2) 소계

아내가
주로

공평하게
남편이 
주로

2018 100.0 15.0 81.6 3.4 100.0 40.4 57.3 2.3

2020 100.0 12.6 83.4 4.0 100.0 33.7 64.3 2.0

2022 100.0 11.6 86.0 2.4 100.0 30.0 68.3 1.7

시도별

서울 100.0 10.8 87.5 1.7 100.0 25.9 72.1 2.0

인천 100.0 12.6 85.6 1.8 100.0 29.1 70.0 0.8

경기 100.0 12.1 84.7 3.2 100.0 32.6 65.8 1.7

성별

남자 100.0 15.7 82.8 1.5 100.0 36.6 61.4 2.0

여자 100.0 6.4 90.0 3.6 100.0 24.4 74.2 1.4

연령별

20~29세 100.0 8.9 88.4 2.6 100.0 14.8 81.8 3.5

30~39세 100.0 13.8 83.8 2.5 100.0 26.4 71.5 2.2

40~49세 100.0 19.7 79.0 1.3 100.0 33.4 65.4 1.3

교육
정도별

고졸이하 100.0 13.5 84.4 2.1 100.0 36.4 61.0 2.6

대졸이상 100.0 10.3 87.1 2.7 100.0 27.0 71.7 1.3

경제
활동

취업 100.0 11.2 86.5 2.3 100.0 27.9 70.3 1.8

실업,비경 100.0 12.2 85.1 2.7 100.0 36.6 62.2 1.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2022

  주: 1) 아내가 전적으로, 아내가 주로하고 남편도 분담

      2)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주로하고 아내도 분담

      3)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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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웰빙

4-1. 수도권 청년층(20~49세) 주관적 삶의 만족도
(단위: %)

미혼 기혼3)

소계 만족1) 보통 불만족2)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2020 100.0 42.6 44.9 12.5 100.0 53.5 36.9 9.6

2021 100.0 29.7 42.3 27.9 100.0 39.1 39.7 21.2

2022 100.0 41.2 43.3 15.5 100.0 48.0 39.2 12.8

시도별

서울 100.0 41.6 43.9 14.5 100.0 52.5 35.1 12.4

인천 100.0 39.7 47.9 12.4 100.0 43.2 41.8 15.0

경기 100.0 41.1 41.8 17.1 100.0 46.5 41.0 12.5

성별

남자 100.0 39.7 44.1 16.2 100.0 48.1 38.9 12.9

여자 100.0 43.0 42.4 14.6 100.0 48.0 39.4 12.6

연령별

20~29세 100.0 46.3 41.1 12.7 100.0 53.8 36.2 10.1

30~39세 100.0 37.1 46.6 16.3 100.0 50.0 37.6 12.4

40~49세 100.0 25.3 46.9 27.8 100.0 46.4 40.4 13.2

교육
정도별

고졸이하 100.0 38.1 46.3 15.6 100.0 37.3 46.1 16.5

대졸이상 100.0 43.3 41.2 15.5 100.0 53.1 36.0 11.0

가구
소득별

200만원
미만

100.0 32.4 48.1 19.5 100.0 29.1 45.6 25.3

200~
300만원

미만
100.0 36.5 46.5 17.1 100.0 37.9 45.7 16.4

300~
500만원

미만
100.0 38.7 44.6 16.8 100.0 40.5 44.3 15.3

500만원
이상

100.0 50.2 38.2 11.6 100.0 57.7 33.5 8.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0~2022

  주: 1) 매우 만족, 약간 만족

      2)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3)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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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도권 청년층(20~49세) 사회·경제적 성취만족도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만족1) 보통 불만족2)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2020 100.0 28.4 46.8 24.9 100.0 42.5 40.8 16.7

2021 100.0 23.1 45.9 31.0 100.0 34.0 46.1 20.0

2022 100.0 29.9 47.2 22.9 100.0 40.7 42.7 16.6

시도별

서울 100.0 30.3 47.2 22.5 100.0 46.3 37.4 16.3

인천 100.0 34.9 47.8 17.4 100.0 36.2 47.5 16.3

경기 100.0 28.4 47.0 24.6 100.0 38.5 44.7 16.8

성별

남자 100.0 28.9 47.5 23.6 100.0 43.0 40.1 16.8

여자 100.0 31.1 46.8 22.1 100.0 38.8 44.9 16.4

연령별

20~29세 100.0 31.6 47.8 20.6 100.0 41.6 40.4 18.1

30~39세 100.0 29.9 46.6 23.6 100.0 41.0 40.8 18.2

40~49세 100.0 21.5 45.5 32.9 100.0 40.5 44.0 15.5

교육
정도별

고졸이하 100.0 24.9 50.4 24.7 100.0 29.5 49.0 21.5

대졸이상 100.0 33.4 44.9 21.7 100.0 46.0 39.7 14.3

가구
소득별

200만원
미만

100.0 24.0 45.9 30.1 100.0 21.6 48.7 29.7

200~
300만원

미만
100.0 24.0 47.8 28.2 100.0 26.0 49.3 24.7

300~
500만원

미만
100.0 28.4 49.1 22.5 100.0 32.9 48.2 18.8

500만원
이상

100.0 37.4 45.9 16.7 100.0 51.6 36.7 11.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0~2022

  주: 1) 매우 만족, 약간 만족

      2)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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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사회적 관계망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가사

도움요청
대상있음

자금차입
도움요청
대상있음

대화상대
도움요청
대상있음

소계
가사

도움요청
대상있음

자금차입
도움요청
대상있음

대화상대
도움요청
대상있음

2017 100.0 80.9 63.2 87.0 100.0 80.1 58.6 87.8

2019 100.0 83.3 59.9 87.0 100.0 81.5 60.7 88.0

2021 100.0 72.8 58.3 81.7 100.0 77.8 60.5 83.9

시도별

서울 100.0 72.2 56.6 80.3 100.0 77.3 59.9 82.3

인천 100.0 74.1 60.2 83.4 100.0 78.5 63.7 88.7

경기 100.0 73.0 59.3 82.6 100.0 78.0 60.3 84.0

성별

남자 100.0 67.8 53.6 76.9 100.0 77.8 60.5 82.3

여자 100.0 78.8 64.0 87.7 100.0 77.8 60.5 85.3

연령별

20~29세 100.0 75.5 59.9 84.1 100.0 87.4 67.4 90.6

30~39세 100.0 69.2 56.7 79.3 100.0 79.7 64.3 84.9

40~49세 100.0 66.3 53.2 74.5 100.0 75.8 57.5 82.8

교육
정도별

고졸이하 100.0 70.2 52.4 78.8 100.0 73.9 52.3 79.0

대졸이상 100.0 74.8 62.8 83.9 100.0 79.8 64.7 86.4

가구
소득별

200만원
미만

100.0 67.4 52.2 74.1 100.0 66.4 39.1 67.8

200~
300만원

미만
100.0 76.4 63.6 86.2 100.0 75.0 54.1 75.2

300~
500만원

미만
100.0 74.8 67.3 83.5 100.0 76.1 59.9 80.7

500만원
이상

100.0 65.8 68.5 83.6 100.0 83.7 67.4 88.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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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도권 청년층(20~49세) 계층의식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상 중 하 소계 상 중 하

2017 100.0 3.1 58.1 38.9 100.0 3.3 66.1 30.7

2019 100.0 2.4 55.6 42.0 100.0 3.3 68.3 28.4

2021 100.0 2.8 56.2 41.0 100.0 3.1 68.9 28.0

시도별

서울 100.0 4.0 58.8 37.1 100.0 2.8 73.7 23.5

인천 100.0 2.6 57.9 39.6 100.0 1.4 70.1 28.4

경기 100.0 1.7 53.5 44.8 100.0 3.7 65.8 30.6

성별

남자 100.0 2.8 52.1 45.1 100.0 3.9 68.2 27.9

여자 100.0 2.8 61.3 35.9 100.0 2.4 69.5 28.1

연령별

20~29세 100.0 3.6 57.7 38.8 100.0 0.5 63.1 36.5

30~39세 100.0 1.8 57.9 40.3 100.0 3.2 68.2 28.6

40~49세 100.0 1.2 44.3 54.5 100.0 3.3 69.8 26.9

주관적
만족도

만족 100.0 6.5 70.5 22.9 100.0 6.0 82.2 11.8

보통 100.0 1.6 59.7 38.7 100.0 1.4 66.9 31.7

불만족 100.0 0.7 35.8 63.5 100.0 1.1 48.0 50.9

가구
소득별

200만원
미만

100.0 4.7 39.2 56.1 100.0 4.2 33.9 61.9

200~
300만원

미만
100.0 0.4 52.4 47.2 100.0 1.7 45.5 52.9

300~
500만원

미만
100.0 1.5 67.3 31.2 100.0 2.2 64.8 33.0

500만원
이상

100.0 8.1 72.1 19.8 100.0 6.6 83.9  9.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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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도권 청년층(20~49세) 사회에 대한 신뢰도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믿을 수
있다1)

믿을 수 
없다2) 소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2019 100.0 42.6 57.4 100.0 51.8 48.2

2021 100.0 48.1 51.9 100.0 55.8 44.2

시도별

서울 100.0 46.7 53.3 100.0 54.0 46.0

인천 100.0 45.1 54.9 100.0 49.7 50.3

경기 100.0 50.0 50.0 100.0 58.0 42.0

성별

남자 100.0 47.2 52.8 100.0 53.1 46.9

여자 100.0 49.1 50.9 100.0 58.1 41.9

연령별

20~29세 100.0 45.9 54.1 100.0 53.7 46.3

30~39세 100.0 50.3 49.7 100.0 52.0 48.0

40~49세 100.0 54.1 45.9 100.0 58.4 41.6

교육
정도별

고졸이하 100.0 44.7 55.3 100.0 48.2 51.8

대졸이상 100.0 50.7 49.3 100.0 59.6 40.4

가구
소득별

200만원
미만

100.0 47.0 53.0 100.0 50.4 49.6

200~
300만원

미만
100.0 52.0 48.0 100.0 44.2 55.8

300~
500만원

미만
100.0 52.1 47.9 100.0 54.4 45.6

500만원
이상

100.0 69.7 30.3 100.0 56.9 43.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9~2021

  주: 1) 매우 믿을 수 있다, 약간 믿을 수 있다

      2) 전혀 믿을 수 없다, 별로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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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과 여가

5-1.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주관적 건강평가
(단위: %)

계 좋다1) 보통 나쁘다2)

전국 100.0 68.1 26.5 5.3

수도권 100.0 66.2 28.1 5.7

시도별

서울 100.0 69.4 24.6 6.1

인천 100.0 65.2 31.9 2.9

경기 100.0 63.6 30.4 6.0

성별

남자 100.0 67.5 26.3 6.2

여자 100.0 64.6 30.4 5.1

연령별

20~29세 100.0 69.5 26.6 4.0

30~39세 100.0 65.4 28.2 6.3

40~49세 100.0 51.9 35.2 12.9

세대
구분

1인 및 1세대 100.0 68.5 24.5 7.0

2세대 이상 100.0 65.7 29.6 4.8

비혈연 100.0 46.3 36.4 17.2

기혼 100.0 58.4 35.8 5.7

비수도권 100.0 70.5 24.6 4.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2

  주: 1)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2)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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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단위: %)

계 느낌 느끼지
않음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

전국 100.0 43.3 4.1 39.2 56.7 44.5 12.2

수도권 100.0 46.1 4.0 42.1 53.9 43.1 10.8

시도별

서울 100.0 46.1 3.5 42.6 54.0 42.9 11.1

인천 100.0 43.4 2.5 40.9 56.6 44.5 12.1

경기 100.0 46.8 4.8 42.0 53.2 42.9 10.3

성별

남자 100.0 42.2 4.1 38.1 57.8 44.5 13.3

여자 100.0 51.1 3.9 47.2 49.0 41.3 7.7

연령별

20~29세 100.0 43.0 2.7 40.3 57.0 44.2 12.8

30~39세 100.0 48.6 4.9 43.7 51.4 43.9  7.5

40~49세 100.0 55.8 8.1 47.7 44.2 35.2  9.0

규칙적
운동
여부

실천 100.0 42.3 3.4 38.9 57.7 44.5 13.2

비실천 100.0 49.4 4.5 44.9 50.7 41.9  8.8

적정
수면
여부

실천 100.0 43.2 3.2 40.0 56.9 45.0 11.9

비실천 100.0 56.5 6.8 49.7 43.5 36.4  7.1

기혼 100.0 55.0 4.7 50.3 45.0 39.1  5.9

비수도권 100.0 39.7 4.1 35.6 60.3 46.3 14.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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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도권 청년층(20~49세) 흡연율 · 음주율
(단위: %)

미혼 기혼

흡연율1) 음주율2) 흡연율 음주율

2020 22.2 62.6 18.2 63.4

2021 20.6 59.5 17.1 62.4

2022 21.3 65.3 17.4 66.0

시도별

서울 19.7 65.9 13.7 65.5

인천 23.8 61.6 22.1 66.8

경기 22.2 65.5 18.5 66.1

성별

남자 33.0 68.8 32.9 76.6

여자  6.4 60.8  3.9 56.9

연령별

20~29세 18.1 67.2 18.2 67.7

30~39세 23.4 64.3 14.8 67.4

40~49세 32.3 57.8 18.9 64.9

교육
정도별

고졸이하 36.8 61.7 29.9 65.1

대졸이상 16.5 66.4 13.1 66.3

경제
활동별

취업 23.5 69.5 20.7 69.7

실업, 비경 15.7 54.5  5.7 52.8

비수도권 24.4 64.7 19.8 66.0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0~2022

  주: 1) 평생(지금까지)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비율

      2)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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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도권 미혼인구(20~49세) 주중 · 주말 여가활용
(단위: %)

주중 계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예술 스포츠 게임, 취미 휴식 기타1)

2017 100.0 36.4 5.2 6.4 33.9 16.6 1.6

2019 100.0 33.1 4.3 6.4 36.6 17.6 2.0

2021 100.0 55.0 2.2 4.7 24.5 12.6 1.0

시도별

서울 100.0 56.6 1.5 4.1 25.5 11.5 0.9

인천 100.0 54.9 2.6 4.4 24.7 12.5 0.8

경기 100.0 53.7 2.7 5.3 23.5 13.8 1.1

성별
남자 100.0 51.0 2.2 6.2 30.2  9.8 0.6

여자 100.0 60.1 2.1 2.8 17.4 16.1 1.5

연령별

20~29세 100.0 54.1 2.2 5.3 25.1 12.3 0.9

30~39세 100.0 55.0 2.0 3.6 24.0 14.3 1.1

40~49세 100.0 60.3 2.4 3.8 22.0 10.3 1.2

기혼 100.0 58.7 2.1 5.0 18.0 15.0 1.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주: 1) 관광, 사회활동 포함

(단위: %)

주말 계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게임, 취미 휴식 기타1)

2017 100.0 23.3 14.2 7.6 3.7 25.7 20.6 4.9

2019 100.0 20.9 10.5 8.2 5.3 27.4 21.7 6.1

2021 100.0 41.2  3.9 5.7 2.7 25.4 18.2 2.8

시도별

서울 100.0 40.5  3.5 6.0 2.4 26.4 18.6 2.6

인천 100.0 43.6  4.6 5.1 3.1 25.4 14.9 3.3

경기 100.0 41.4  4.2 5.5 2.8 24.4 18.7 2.9

성별
남자 100.0 39.8  3.6 7.6 1.6 30.5 15.4 1.6

여자 100.0 43.1  4.4 3.4 4.0 19.1 21.7 4.4

연령별

20~29세 100.0 40.5  4.1 5.3 2.3 26.3 18.2 3.2

30~39세 100.0 41.1  3.5 6.2 3.9 24.4 19.7 1.3

40~49세 100.0 45.6  3.9 6.4 1.7 22.7 14.9 4.7

기혼 100.0 45.0  2.4 7.0 7.1 13.5 22.1 2.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주: 1) 사회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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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도권 청년층(20~49세) 여가 활용 만족도
(단위: %)

미혼 기혼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2017 100.0 31.4 47.1 21.5 100.0 28.3 44.9 26.8

2019 100.0 32.8 47.7 19.5 100.0 31.3 46.3 22.4

2021 100.0 31.6 46.0 22.4 100.0 27.3 47.1 25.6

시도별

서울 100.0 33.8 47.0 19.3 100.0 27.3 48.3 24.4

인천 100.0 34.2 46.5 19.3 100.0 26.6 48.5 24.9

경기 100.0 29.0 45.1 25.9 100.0 27.5 46.1 26.4

성별

남자 100.0 30.6 46.7 22.7 100.0 26.2 50.0 23.8

여자 100.0 32.8 45.2 22.0 100.0 28.3 44.6 27.1

연령별

20~29세 100.0 33.9 43.4 22.6 100.0 23.8 46.3 29.9

30~39세 100.0 27.9 50.0 22.1 100.0 25.3 48.5 26.1

40~49세 100.0 27.7 50.3 21.9 100.0 28.9 46.2 24.9

경제
활동별

취업 100.0 33.1 45.4 21.5 100.0 27.9 47.9 24.2

실업, 비경 100.0 29.1 47.0 23.8 100.0 25.7 44.8 29.5

가구
소득별

200만원
미만

100.0 23.9 43.3 32.8 100.0 21.4 39.8 38.8

200~
300만원

미만
100.0 30.9 54.4 14.7 100.0 21.0 49.4 29.6

300~
500만원

미만
100.0 35.0 38.9 26.1 100.0 23.1 53.9 23.1

500만원
이상

100.0 39.8 41.2 19.0 100.0 35.6 44.2 20.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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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인 가구

6-1.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사유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1)

계
본인의
직장

때문에

본인의
학업

때문에

본인의
독립생활을

위하여

가족이
학업, 취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

기타2)

전국 2,743 100.0 54.2  9.4 29.5 3.9 3.0

수도권 1,512 100.0 56.3  6.6 30.3 4.0 2.9

시도별

서울   782 100.0 56.9  8.4 28.3 3.8 2.5

인천   128 100.0 49.9  3.5 37.7 5.3 3.6

경기   602 100.0 56.8  4.8 31.2 3.9 3.2

성별

남자   844 100.0 56.8  6.1 29.8 3.9 3.3

여자   668 100.0 55.6  7.2 30.8 4.1 2.3

연령별

20~29세   637 100.0 56.8 15.1 22.9 3.8 1.5

30~39세   568 100.0 60.9  0.5 32.0 3.9 2.7

40~49세   307 100.0 46.8  0.1 42.4 4.7 6.1

교육
정도별

고졸이하   380 100.0 46.3  2.9 39.9 5.1 5.8

대학졸
(2~3년)   398 100.0 46.5  18.6 28.5 4.2 2.2

대학교졸
(4년이상)   639 100.0 67.1  1.6 26.1 3.4 1.8

대학원졸이상    95 100.0 64.5  4.0 27.1 2.9 1.5

비수도권 1,231 100.0 51.7 12.9 28.6 3.8 3.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2) 본인의 건강 때문에, 가족과 사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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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반려동물 보유 여부
(단위: %)

계1) 반려동물
있음

복 수 응 답
반려동물

없음개 고양이 기타

전국 100.0 10.4 6.3 4.0 0.5 89.6

수도권 100.0 10.4 6.2 4.1 0.5 89.6

시도별

서울 100.0  8.7 4.8 3.8 0.4 91.3

인천 100.0 14.0 9.4 4.4 0.7 86.0

경기 100.0 11.9 7.3 4.5 0.6 88.1

성별

남자 100.0  7.3 4.4 2.8 0.4 92.7

여자 100.0 14.4 8.5 5.8 0.7 85.6

연령별

20~29세 100.0  9.9 5.5 4.1 0.6 90.1

30~39세 100.0 11.2 6.7 4.6 0.4 88.8

40~49세 100.0 10.2 6.8 3.3 0.4 89.8

비수도권 100.0 10.4 6.4 3.9 0.5 89.6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수도권 20~49세 미혼 1인 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단위: %)

계1) 반려동물
있음

복 수 응 답
반려동물

없음개 고양이 기타

가구
유형별

1인 가구 100.0 10.4  6.2 4.1 0.5 89.6

부모동거가구 100.0 21.9 17.6 4.7 0.7 78.1

기타가구 100.0 19.5 13.8 5.7 0.6 80.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수도권 20~49세 미혼 가구원(외국인 제외)이 있는 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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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주택유형
(단위: %)

계1)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기타

전국 100.0 43.3 24.2 12.7 14.5 5.3

수도권 100.0 35.7 20.4 17.5 19.9 6.5

시도별

서울 100.0 37.6 13.5 20.6 20.2 8.0

인천 100.0 24.2 28.7 19.5 22.1 5.5

경기 100.0 35.7 27.6 12.9 19.0 4.8

성별

남자 100.0 38.9 19.9 17.2 16.9 7.1

여자 100.0 31.7 21.0 17.8 23.7 5.8

연령별

20~29세 100.0 39.5 13.5 16.5 22.4 8.1

30~39세 100.0 32.3 22.9 18.1 21.1 5.7

40~49세 100.0 34.2 30.0 18.4 12.5 4.8

비수도권 100.0 52.6 28.8  6.8  7.9 3.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수도권 20~49세 미혼 1인 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단위: %)

계1)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기타

가구
유형별

1인 가구 100.0 35.7 20.4 17.5 19.9 6.5

부모동거가구 100.0 16.5 60.6 19.7  1.5 1.7

기타가구 100.0 26.4 40.0 22.6  7.7 3.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수도권 20~49세 미혼 가구원(외국인 제외)이 있는 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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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수도권 미혼(20~49세) 1인 가구 점유형태
(단위: %)

계1) 자기집 전세 월세2) 기타3)

전국 100.0 15.5 25.3 53.4 5.9

수도권 100.0 14.5 31.1 50.5 3.9

시도별

서울 100.0 11.2 32.7 53.4 2.7

인천 100.0 22.6 27.5 44.7 5.2

경기 100.0 17.2 29.8 48.0 5.1

성별

남자 100.0 15.2 30.5 50.0 4.3

여자 100.0 13.7 31.8 51.1 3.3

연령별

20~29세 100.0  8.0 30.4 57.9 3.7

30~39세 100.0 15.7 35.3 44.9 4.0

40~49세 100.0 25.8 24.7 45.5 4.0

비수도권 100.0 16.7 18.1 56.9 8.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수도권 20~49세 미혼 1인 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2) 월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3) 사글세, 무상 포함

(단위: %)

계1) 자기집 전세 월세2) 기타3)

가구
유형별

1인 가구 100.0 14.5 31.1 50.5 3.9

부모동거가구 100.0 67.1 15.4 16.0 1.5

기타가구 100.0 36.5 23.7 34.2 5.6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 2020

  주: 1) 수도권 20~49세 미혼 가구원(외국인 제외)이 있는 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제외)

      2) 월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3) 사글세, 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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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시도별 미혼 1인 가구 분포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1) 미혼
1인 가구

20~49세 미혼 
1인 가구구성비2) 구성비3)

전국  6,643  3,341 50.3  2,810 42.3

서울  1,391   904 65.0   782 56.2

부산   455   213 46.9   173 38.0

대구   305   142 46.7   117 38.5

인천   325   159 48.8   131 40.2

광주   194   101 52.1    87 44.7

대전   229   136 59.6   117 51.0

울산   123    56 45.3    47 38.2

세종    44    27 62.5    24 55.8

경기  1,406   732 52.0   619 44.0

강원   231    94 40.6    76 32.7

충북   236   110 46.4    93 39.3

충남   305   137 45.0   116 38.2

전북   255   103 40.2    84 32.8

전남   257    80 31.2    63 24.6

경북   389   151 38.8   122 31.5

경남   418   158 37.9   129 30.9

제주    82    38 45.9    30 36.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2020 
  주: 1)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2) (미혼 1인 가구 ÷ 1인 가구 ) × 100

      3) (20~49세 미혼 1인 가구 ÷ 1인 가구 ) × 100

   * 만 15세 미만은 혼인상태 미혼으로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