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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basic data that I can provide the guidelines in order to the single man and 

women of the college students have positive the marital consciousness. 

Method: The subjects were 180 people as single man and women recruited from 3 college located 

in B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the PASW 21.0 

program.

Results: The result to implemen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is that the media perception from the 

woman and family strength are affected the significant influence(p=.007, p=.015) and explanation 

powers were 21.2%. The ego-identity from the man is affected the significant influence and R² 

were 10.9%. When looking through this results of the research, the man can be affected by the in-

ternal factor and the women can know to be influenced by the external factor. 

Conclusion: Accordingly, through the sex custom education the man decide to family strength, the 

women strengthens the factor which is internal than the external factor and it is positive, it is ef-

fective to form the outlook on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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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당연 

시 하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현대의 젊은 세대는 결혼 자체를 개인의 선

택으로 생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결

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1). 

인간은 가정이라는 사회적 공동체 안에 가족 

구성원으로 관계를 시작하며 부모와 가정은 자

녀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교육환경이다2). 자아정

체감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이며 동시에 

인간이 일생동안 성취해야하는 과업으로 이 시

기의 정체감 확립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

향을 미친다. 한편 자아정체감 형성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3), 특히 가정환경은 개

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 형성의 틀이 되기에 많

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4).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가 아닌 기

능을 말하는 것으로2),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므로 외적인 기능 측면으로만 판단

하는 경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5). 유년시

절을 건강한 가족에서 보낸 개인은 안정적인 성

숙과 발달을 도모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 

가족 내 스트레스와 폭력까지 야기할 수 있다2). 

선행연구들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

고하고 있다5)6)7). 

최근에는 TV미디어를 통해 가상 결혼, 실제 

부부의 생활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인기

를 끌고 있다. 스마트 폰과 같은 매체의 발달로 

인해 접근이 용이하여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

다.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은 정보 처리와 인지

과정을 거쳐 개인의 사고를 재구성하게 된다. 특

히 이러한 매체는 외부세계나 사회현실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8)9), 결혼관

련 미디어 노출이 개인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결혼은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겪는 큰 사건으

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

다. 결혼관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기혼

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

이다10)11). 따라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그 영향

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5)12).

본 연구에서는 미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

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 

등이 개인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좀 더 긍정적인 결혼

관 즉, 결혼 친화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움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자

료 개발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다.

셋째, 대상자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 관

련 미디어 노출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B지역에 소재하는 3개 대학 20

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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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사전에 각 대학의 해당 학과에 동의

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윤리적 

측면을 보장함을 전제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30일

까지였으며, 자가 질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연구대상자 수

는 G*Power version 3.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 크기 산출을 위해 유의수준

(⍺) .05, 효과크기(effect size) .02, 검정력(1-β) 

.90으로 설정하여 178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총 204부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24부를 제외한 총 1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Park(1996)이 개

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Kim13)가 재구성

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방

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매우 그렇

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인 내

용은 역으로 확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3)의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6이었다.

  

2.3.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Eo와 Yoo14)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34문항이며,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

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

성 및 각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

강성 수준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Eo와 Yoo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5이었다. 

2.3.3.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Busselle(2001)의 텔레비전 현실감 측정 문항과 

Ban(2012)의 인지된 현실감 측정 도구를 Yang15)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매우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의 5점까지 5점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인지된 현실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ang15)

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4이었다. 

 2.3.4. 결혼관 

   

결혼관을 파악하기 위해 Jung 등(1997)이 개

발하고 Lee16)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결혼관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

정적이며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결혼 친화적 사

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Lee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1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술통

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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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애서 성별은 남

성 94명, 여성 86명, 평균나이는 22.4세로 나타

났다. 출생순위가 첫째인 대상자는 남성 53.2%, 

여성 43.0%이었으며, 가족유형은 부모님 모두 

계신 경우 남성 88.3%, 여성 83.7%로 나타났다. 

부모님 결혼 상태는 초혼이 남성 88.3%, 여성 

81.4%이었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

성 80.9%, 여성 74.4%)이었고,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남성 70.2%, 여성 38.4%로 나

타났다(Table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94)

Female
 (n=86)

n(%) n(%)

Age Mean: 22.4

Birth order

1s. 50 (53.2) 37 (43.0)

2nd 39 (41.5) 44 (51.2)

3rd 5 (5.3) 5 (2.8)

Family pattern

Parent 83 (88.3) 72 (83.7)

Single parent 11 (11.7) 13 (15.1)

Grandparents 0 (0.0) 2 (2.3)

Marriaged 
conditions of 
parent

First marriaged 83 (88.3) 70 (81.4)

Single 10 (10.6) 14 (16.3)

Remariage 2 (2.1) 2 (2.3)

Experience of 
heterosexuality 

Yes 76 (80.9) 64 (74.4)

No 18 (19.1) 22 (25.6)

Experience of 
sex

Yes 66 (70.2) 33 (38.4)

No 28 (29.8) 53 (61.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180)

3.2.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

관련 노출과 결혼관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관

련 미디어 노출과 결혼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변수의 평균값은 자아정체감은 남성 3.60

점, 여성 3.38점이었으며, 가족건강성은 남성 

3.38점, 여성 3.33점이었다. 미디어 이용정도는 

남성 3.26점, 여성 3.83점, 미디어 인지정도는 남

성 2.34점, 여성 4.42점이었다. 결혼관은 남성 

3.33점, 여성 3.03점이었다. 자아정체감, 가족건

강성, 미디어 이용정도, 결혼관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인지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9, p=.025)(Table2).

Categories
Male Female

t(p)
M±SD

Ego identity 3.60±0.57 3.38±0.59
2.006
(.933)

Family strength 3.38±0.68 3.33±0.74
.344

(.550)

Use degree of media 3.26±1.06 3.83±1.00
-2.958
(.511)

Perception degree of 
media 

2.34±0.71 4.42±0.55
-.359
(.025)

Marital 
consciousness 

3.33±0.41 3.03±0.41
3.838
(.703)

Table 2. Difference and Degree on Variable
(N=180)

3.3.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및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의 상관관계

남성의 경우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

아정체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65, p=.000). 미디어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정도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491, p=.000). 결혼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

아정체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30, p=011).

여성의 경우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

정체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가 있었다(r=.357, p=.007). 결혼에 대해 긍

정적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고(r=.287, p=.034),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았으며(r=.306, p=.023), 미

디어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42, 

p=.011). 여성의 결혼관은 자아정체감, 가족건강

성, 미디어 인지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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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3). 

Gender Categories A B C D E

Male
(n=58)

A 1

B .465** 1

C .113 .117 1

D .007 .027 .491** 1

E .330* .239 .017 .084 1

Female
(n=55)

A 1

B .357** 1

C -.030 .055 1

D -.004 -.009 .055 1

E .287* .306* -.037 .342* 1

*p<0.05 **p<.001 
A; Ego identity, B;  Family strength, C; Use degree 

of media,
D; Perception degree of media, E; Marital 

consciousness 

Table 3. Correlations of on Variable (N=180)

3.4.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가 지각한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

혼 관련 미디어 노출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은 독립변수 중 자아정체감(β=.330, 

p=.011)이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자아정체감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0.9%이었다. 여성의 결혼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Ⅰ에서는 미

디어 인지정도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력을 살펴보았다. 미디어 인지정도의 설명력은 

11.7%이었으며,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모델Ⅱ에서는 미디어 인지정

도 독립변수에 가족건강성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두 독립변수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1.2%였으며, 결혼관에 미디어 인지정도가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Table4).

Variable
   Variable  

Marital consciousness 

B β t(p)

Male

Ego identity .454 .330 2.616 (.011)

Constant .330

R² .109

F 6.844**

Variable
Variable

ModelⅠ ModelⅡ

B β t(p) B β t(p)

Female

Perception 
degree of 
media

.984 .347
2.647
(.011)

.991 .344
2.798
(.007)

Family 
strength 

.116 .309
2.512
(.015)

Constant .342 .461

R² .117 .212

F 7.005** 7.009

*p<0.5 **p<.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on Marital 
consciousness of the  subjects
(N=180) 

4. 논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가족건

강성,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결혼관에 관해 논

의하고자 한다.

첫째, 각 변수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남

성은 여성에 비해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이 높았으며, 여성은 미디어 이용정도와 미디

어 인지정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Kim17)

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정체감 점

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 가족건강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

아 자신의 가족을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8). 

미디어 인지정도는 남성과 여성 간 통계적으

로 높은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p=.025). 이는 여성이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 영

역 중 미디어 인지정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미디어 인지정도는 결혼 

관련 미디어에 대한 몰입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He19)의 미혼의 20대 

중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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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의 모습과 유사한 가상의 아내에게 감

정이입을 하고 몰입도가 클수록 가상의 남편과 

나누는 낭만적 사랑을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기

준으로 받아들여 현실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원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둘째,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

디어 노출, 결혼관의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남성은 개인적 

요인인 자아정체감이 여성은 개인적 요인인 자

아정체감, 가족적 요인인 가족건강성, 환경적 요

인인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미디어 이용정도, 

미디어 인지정도)이 결혼관과 유의한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중회

귀분석결과 여성은 자아정체감을 제외한 가족건

강성과 미디어 인지정도가 결혼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개

인적 요인의 내적 요인, 여성은 가족적 요인, 환

경적 요인 등의 외적 요인에 따라 결혼관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도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인 결혼관 형성에 자신의 인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Han21)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관점과 

육아가 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결혼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보

다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 관련 요인 중 환

경적 요인으로 결혼 관련 미디어 노출을 제시하

였다. 이는 사랑과 결혼이 주요 소재가 되는 TV 

드라마에 노출된 대상자들이 TV 미디어를 통해 

인지된 현실감에 따라 지각에 강한 영향을 끼친

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8)9)15)16).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결혼관 중 미디어 이용정도는 영향

을 미치지 않으나, 미디어 인지정도는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에서‘얼마나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몰입하느냐?’가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미혼남녀 대학생의 결혼관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결혼관에 미치는 영

향으로 개인적 요인은 자아정체감, 가족적 요인

은 가족건강성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결혼관

련 미디어 노출을 변수로 20대 미혼남녀 대학생

의 결혼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

디어 노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 자

아정체감, 가족건강성은 남성이 더 높았다. 미디

어 이용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으며 미

디어 인지정도는 남성 평균 14.02점, 여성 평균 

76.53점으로 여성의 미디어 인지정도가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9, 

p=.025).

둘째,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결혼 관련 미

디어 노출, 결혼관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정체감

은 남성,  여성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미디어 인지정도는 여성이 p=.011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은 자아정체감, 여성은 가족건강성과 미디어 

인지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남성은 내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만, 여성은 가족이나 환경적인 부분인 외적 요인

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3개 간호대학을 대상으

로 편의 표집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

은 내적 요인이, 여성은 외적 요인이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관관련 교육 시 성별을 고

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관련 

미디어 노출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이용정도 

측정 부분을 구체화하여 조사할 것과 인지된 현

실감 도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결혼관련 미디

어 노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

구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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