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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단지 일자리사업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SH공사 희망돌보미 심층면담조사를 중심으로*

문예찬**

요 약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희망돌보미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연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 참여자들은 일의 가치와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한 참여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반구조화된 면담이며, 눈덩이 표집 방법을 채택하여 
면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들은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 내적 만족감 
제고 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경제적, 복지적 측면을 넘어 개인의 가치 탐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희망돌보미 사업 모델을 확장하여 삶의 맥락 속에서 
일자리 진행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였다.  

핵심어 : 임대주택, 일자리사업, 희망돌보미, SH공사

Ⅰ. 서론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19년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년층의 일자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9). 특히, SH 서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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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도시공사(SH 공사)는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중장년/고령층이 다수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
다. SH공사는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
으로 희망돌보미 사업을 운영한다. 

SH공사의 일자리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정책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희망돌보미와 같이 임대주택과 연계한 일자리사업이 드물고 선행연구
에서는 주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진행되는 일자리사업을 조명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는 고학력 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 전문
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단절된 경력이나 전문성을 다시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민정‧김정현, 2020; 이은숙‧정지영, 2018). 비교적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 노동조건, 노동시장의 특성 등 거시적 측면에 초점 맞췄다(조옥라, 2006). 
기존 연구는 전문성이 낮은 중장년/고령층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 단지 내 일자리 사업을 살펴봄과 동시에,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전문성이 낮은 중장년/고령층의 일자리 경험이 노동의 가치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둔다. 본 연구는 중장년/고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환경관리 희망돌보미 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면담 대상자 참여 선정은 지인의 소개와 추천을 받아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반복적 비교분석법과 포괄적 
분석 절차를 절충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 참여자들은 임대주택 단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의 가치와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들은 노동을 통해 내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고, 자아 실현을 
성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경제적, 복지적 측면을 넘어 개인의 가치 탐색으로
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희망돌보미 
사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삶의 맥락 속에서 일자리 진행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였
다. 

한편, 중장년/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의 일자리사업은 은퇴 이후의 빈곤, 경제적 활동 
중단에 따른 상실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었다(강수향·김지선, 2021). 즉, 
일반적으로 노동은 자아실현이나 자기만족, 성취감 등의 가치가 함께 다루어지지만(고현범, 2011), 
고령 세대의 일자리사업은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장년/고
령층 세대가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희망돌보미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자가 느끼는 노동의 가치와 삶의 변화 등 일자리사업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발견하고 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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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및 분석틀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심층면담 
조사의 전개과정 및 면담 내용의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희망돌보미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을 제시하며 희망돌보미 사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전달한다. 4장에서는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중심
으로 임대주택 단지 일자리사업의 특성을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반 일자리사업
과 차별화된 임대주택 단지 일자리사업의 특성과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중장년 혹은 고령세대 일자리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고학력, 경력단절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희망돌보미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자리사업은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는 고학력 퇴직여성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진로전
환 경험을 논의하거나(이은숙·정지영, 2018),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중장년 여성의 창업 사례를 분석
하였다(이민정·김정현, 2020). 또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퇴직자들의 이전 경력
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사업 방향을 제안하였다(이병길·김영석, 2019). 즉, 선행연구는 경력이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성이 높지 않은 저학력 중장년 여성들의 노동 경험을 다룬 기존 연구 역시 노동시장의 특성,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으며(조옥라, 2006), 참여자의 관점에서 노동의 
가치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하였다. 한편, 중장년 및 고령 세대의 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계적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으나(이경희, 2017), 구체적으
로 어떤 일자리 특성이 참여자들에게 만족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일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됨에 주목하여, 은퇴를 경험한 
중장년은 일의 의미를 사회 지향적, 공동체 지향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우국희, 2007). 
또한, 고연령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여성들은 가족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며, 
가족과 연계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논의하였다(조옥라, 2006).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일자리를 통해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이웃관계 등의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사
업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 경험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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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들이 일자리사업을 통해 느끼는 일의 가치를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강수향·김지선(2021)은 일의 가치를 돈을 벌게 해주는 일, 일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아 등으로 구분하며,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노동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간순옥(2013)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연구, 삶의 질을 자아존중감, 건강, 가족관계, 대인관계, 경제상태, 여가생활 등으로 
구분하였고, 일자리 참여에 따른 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중장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 중장년 및 고령 세대가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을 
다룬 기존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상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논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의 경험을 청취하며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일자리 참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희망돌보미 참여자들은 
공공일자리를 통한 자아실현, 내적 만족감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주목하여 중장년 및 고령 
세대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노동 경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제기한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들의 이전의 노동 경험, 삶의 여정,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희망돌보미 사업과 연관시키며 노동 경험의 가치를 탐색한다. 특히,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노동 참여의 가치, 일상에서의 변화 등에 주목하여 사업 참여 이후 태도 및 관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희망돌보미 사업의 경우, SH공사 입주민에게만 제공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거와 연계된 일자리사업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일반적인 일자리사
업과 다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다른 일자리사업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및 분석틀(framework)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인간 행위나 사회현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의 삶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용이하기 
때문이다(김영천, 2016).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일상 활동, 사건, 장소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맥락을 탐색하여 숨겨진 의미 도출이 가능하다(김인
숙, 2016).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의 
중간 성격을 띠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구조화된 면담의 경우, 미리 준비한 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
여 연구 목적과 일치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연구참여자의 생각이나 경험도 자유롭게 



임대주택 단지 일자리사업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Housing Finance Research, Vol. 7, No. 2, pp. 155-175    159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된다(김영천, 2016; 유기웅 외, 
2018).

심층면담은 2021년 5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6주간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담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SH공사 담당자, S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하며 심층면담 참여자 선정을 하였으며, 연령과 지역별 차이에 따른 면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담 참여자의 지인, 지인의 지인,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 면담 대상자를 확보하였다. 희망돌
보미 사업 관계자 및 심층면담 참여자의 소개와 추천을 받아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법을 중심으로 면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표 1>). 

본 연구는 반복적 비교분석법과 포괄적 분석 절차를 절충한 분석틀 마련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
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등 세가지 과정을 거치며 진행한다. 개방 코딩은 자료 수집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이름을 붙이고 해당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이며(Strauss & Corbin, 1990), 
범주화는 개방 코딩을 거친 다수의 자료를 특정 범주로 묶는 작업으로, 코딩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비교한다. 범주 확인은 범주화를 통해 구성된 범주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다(유기웅 외, 2018). 김영천(2016)은 반복적 비교분석법
과 유사한 포괄적 분석 절차를 제시하며, 1) 자료 읽기/정리 2) 분석적 메모 쓰기 3) 1차 코딩 4) 
2차 코딩 5) 3차 코딩 6) 연구 결과 재현 등 총 6가지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자료 
읽기/정리와 분석적 메모 쓰기 작업은 개방 코딩의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1차~3차 코딩은 

구분 나이 성별 지역 참여경험과 담당업무

연구참여자 1 65세 여 서울 서초구 2021년도 참여/환경관리

연구참여자 2 52세 남 서울 서초구 2021년도 참여/환경관리

연구참여자 3 62세 여 서울 서초구 2021년도 참여/환경관리

연구참여자 4 57세 여 서울 구로구 2021년도 참여/환경관리

연구참여자 5 63세 여 서울 구로구 2021년도 참여/환경관리

연구참여자 6 63세 남 서울 구로구 2021년도 참여/환경관리

연구참여자 7 57세 여 서울 구로구 2021년도 참여/환경관리

<표 1> 심층면담 참여자 명단



문예찬

160    https://doi.org/10.52344/hfr.2023.7.2.155

반복적인 코딩을 통한 수집된 자료의 범주화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1차~3차 코딩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문화적 주제나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수집된 자료가 올바른 범주를 형성했는
지 판단하는 범주 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본 연구는 반복적 비교분석법과 포괄적 분석 절차를 함께 활용했으며, 질적 연구의 분석과 자료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Bogdan & Biklen(2006)와 Merriam & Tisdell(2015)에 따르면, 질적 
연구의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 수집 과정 중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연구 목적에 맞게 수집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자료 수집 방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우선 개방 코딩 이전에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전사 작업(transcribing)을 수행하고, 전사 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보며 분석적 메모 쓰기를 실시하였다. 전사 작업은 질적 자료 분석의 
첫 단계이자 주요한 한 과정으로서 자료의 기록과 저장 역할을 하며, 수집된 자료와 지속적인 상호작용
을 통해 자료 분석의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발전시킨다(김영천, 2016). 분석적 메모 쓰기는 분석 과정
에서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등을 메모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코딩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반성과 
보고이며(Saldaña, 2009), 이러한 특성은 수집된 자료를 읽으며 연구자의 생각과 질문을 작성하는 
개방 코딩의 첫 단계와 유사하다. 

이후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분석적 메모 쓰기에서 작성한 메모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코딩의 이름을 부여한다. 개방 코딩 이후, 1차, 2차 코딩도 함께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거치며 범주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1차 코딩의 핵심 활동은 수집된 
자료에서 코드와 범주를 생성하는 것이며, 2차 코딩은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연결하는 
단계이다. 총 3차례의 코딩 절차를 거치며, 전사된 인터뷰 내용에 관한 다양한 코드를 각기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다수의 코드를 포함시킬 수 있는 상위 범주를 형성한다. 복수의 주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코딩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범주화는 미리 자료들을 설명할 수 있는 범주를 만든 후 해당 범주에 알맞은 자료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들을 먼저 분석하고 이 자료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 범주를 마련하는 
귀납적 작업으로 이루어진다(유기웅 외, 2018). 범주화 이후에는 3차 코딩과 함께 범주 확인 과정을 
거치며,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범주 확인은 연구자가 구성한 범주와 수집된 자료를 비교, 설정한 
범주가 자료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범주를 확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주를 수정한
다. 3차 코딩에서는 1,2차 코딩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최종적 결과물인 이론이나 문화적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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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등을 제시하며(김영천, 2016), 3차 코딩은 범주 확인 과정과 함께 진행될 때, 최종적 결과물을 
통해 연구자는 범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재현에서는 
1차~3차 코딩을 거쳐 만들어진 최종적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분석
틀은 <그림 1>과 같다.

주: 김영천(2016)과 유기웅 외(2018)를 종합하여 저자 재가공.

<그림 1> 연구분석틀(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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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희망돌보미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희망돌보미 사업은 SH공사에서 진행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S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업무는 환경관리, 사무지원, 취약계층돌봄 등 3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고령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참여를 
통해 노인 우울증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환경관리, 사무지원, 취약계층돌봄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희망돌보미 사업 중에서도 환경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환경관리 
희망돌보미는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쓰레기 정리, 임대주택 내 공가(公家) 청소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사무지원, 취약계층돌봄과 달리 업무능력이나 자격증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년, 고령
층의 참여가 높다. 

한편, SH공사는 지난 2020년 사무지원, 환경관리 분야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 40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전반적인 만족도’, ‘근무시간 만족도’, ‘담당자 만족도’ 등 
3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 참여자들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가지 중 하나로 답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사무지원, 환경관리 분야 모두 대체적으로 희망돌보
미 사업에 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사무지원, 환경관리 사업 참여자가 
만족한 비율(매우 만족+만족)은 각각 67%, 80%를 기록하였다.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사무지원 참여
자는 71%, 환경관리 참여자는 75% 만족하였고, 담당자 만족도는 사무지원은 75%, 환경관리는 87%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항목에 관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경우는 전체의 10% 이하를 
기록하였다.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들은 대부분 업무 내용이나 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기간과 급여수준에 관해서는 다소 불만족한 모습이 나타났다. 주관식 설문조사에서, 일부 사업 
참여자들은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근무일수, 휴게공간 등을 불만족 요인으로 제시하
였으며, 향후 사업 전개에 있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희망돌보미 사업은 참여자들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
고 있다. 특히,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경관리 희망돌보미의 ‘매우 만족’ 점수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근무시간 만족도’, ‘담당자 만족도’ 등 모든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환경관리 희망돌보미들은 업무 수행이나 업무시간 운용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으며, 
환경관리 희망돌보미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환경관리 
희망돌보미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논의하고 참여자들이 느끼는 일과 
삶의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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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희망돌보미 사업 심층면담조사 결과

1. 희망돌보미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업 참여 맥락

희망돌보미 사업 신청자격은 SH공사 임대주택 거주 입주민이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하며, 대부분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진행하고, 가구
별 평균소득은 약 100만 원 수준이다(김윤중·하서진, 2020). 심층면담을 진행한 희망돌보미 참여자
들 역시 백화점 캐셔, 마트 판매원,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이 주를 이루거
나 정부 지원을 받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1) 낮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제한적이며, 희망돌보미 사업은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면담 참여

1)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의 경우, 정부의 돌봄 분야 일자리사업 지원을 통해 진행.

주: 서울특별시 SH공사(2016, 2019, 2020, 2021) 희망돌보미 사업 추진계획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가공.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각각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점수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냄.

<그림 2>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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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이전에도 비정규직 업무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낮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며, 희망돌보미 역시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맥락에서 희망돌보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면담을 통해 총 6가지의 특성을 
발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가정 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개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희망돌보미 사업이 충족시켜 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참여를 
결정하였다. 특히, 기혼이며 자녀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 희망돌보미 사업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삶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전일제 근무와 원거리 통근을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희망돌보미의 경우, 일정 시간만 
근무할 수 있고 집 근처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몸이 불편한 남편과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가정 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희망돌보미의 경우, 전일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돌봄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희망돌보미는 ‘다른 경제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연구참여자 1은 희망돌보미 사업과 요양보호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 3 
역시 희망돌보미와 아이돌보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오전 시간에만 근무할 
수 있고, 근무 요일 역시 주 3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와 함께 진행이 가능하다. 희망돌
보미 이외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주 5일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시간이 짧은 희망돌보
미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특성이 희망돌보미 참여를 이끌어냈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SH공사 임대주택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이 매우 가깝다. 또한, 사업 참여자들
은 사람들과 만나며 활력을 얻기도 하였다. 암 환자인 연구참여자 2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삶의 활력소가 필요하였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줌은 물론, 주거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업에 지원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희망돌보미 사업에 지원하였
다. 주거단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통해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극복을 기대하였다.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이 가깝다는 희망돌보미 사업의 특성은 일부 참여자에게 관심을 끄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희망돌보미 사업의 근무공간이 주거공간과 가깝기 때문에 기존 경제
활동과 병행하며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허리 디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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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희망돌보미 사업이 집 근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다.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일’,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일’, ‘돈을 벌 수 있는 일’ 등의 
요인 또한 희망돌보미 참여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6은 노동시간과 개인시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8시간 전일제 근무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희망돌보미의 경우, 오전 시간만 근무할 
수 있어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SH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희망돌보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높은 연령으로 인해 일자리사업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으나, 공신력이 있는 SH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자
리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희망돌보미에 지원하였다. 마지막으
로, 경제적 요인이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 이전에 사업을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 공백을 메우고자 희망돌
보미 사업에 참여하였다(<그림 3>).

<그림 3>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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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돌보미 사업을 통한 일의 가치 인식과 일상생활의 변화

희망돌보미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일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일을 통한 보람’, ‘삶의 
맥락에 스며든 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일’,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일’ 등에 대한 가치를 
느꼈으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보람, 뿌듯함, 자부심 등을 느끼며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희망돌보미 업무 전후 모습을 비교하며 만족감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1은 
쓰레기를 줍고 난 뒤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보람을 느꼈고,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으며 동기부여를 얻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3 역시 청소를 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일자리 경험이 있지만, 희망돌
보미로 활동하면서 다른 일에 비해 더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낀 이유는 
환경관리 희망돌보미가 진행하는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환경관리 희망돌보
미는 쓰레기를 치우며 즉각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청소 이후의 깨끗해진 
거리, 나뭇가지를 자른 후 깔끔해진 나무 등의 모습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일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일을 통한 보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희망돌보미 사업을 
통해 돈을 벌며 스스로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즉, 청소 이후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보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희망돌보미 일을 삶과 구분되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서 일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맞벌이 부부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에 있어, 집안일, 아이 돌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출근시간이 짧고 주거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아이 돌봄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었다. 연구참여자 4는 
장애아동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아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일자리 선택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희망돌보미 사업은 다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연구참여자 1과 3은 희망돌보미 사업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경제활동과 병행할 수 있었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삶의 맥락 속에서 다른 일들과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삶 속에서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희망돌보미는 매일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시
간도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참여자들 역시 일과 삶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구축하고 있던 삶의 맥락 속에서 희망돌
보미 사업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며 ‘삶의 맥락에 스며든 일’을 인식하였다.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와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일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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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희망돌보미가 SH공사 임대주택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와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자리의 특성은 참여자들이 일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
다. 희망돌보미들은 업무공간에서 마을 주민과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히 
마을 주민들로부터 희망돌보미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2는 임대주택단지에서 희망돌보미로 활동하며, 마을 주민으로부터 동네가 깨끗해
졌다는 이야기를 전달받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통해 노동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을 인식하였다. 또한, 
희망돌보미 사업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
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마을 주민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함께 일을 하는 동료 희망돌
보미와도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며 친해지고, 희망돌
보미 사업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함이 적고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였다. 

한편, 이러한 특성은 임대주택단지와 일반 단지 간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주택단지 내 일반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주민들의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혹은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과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 필요하다(김정화·이현석, 2021). 임대주택 단지 내 일자리 사업은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희망돌보미 참여자들은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줍는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의 경우,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상황을 여러번 목격한 
이후, 자녀들에게 쓰레기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참여자의 경험은 일상생활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관리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평소 
쓰레기 줍기 등 환경관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 이후 점차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희망돌보미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관점 및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환경
관리에 관한 노동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일상생활에서 도로를 보는 관점이 변화되었다. 연구참
여자 2는 평소보다 쓰레기를 자주 발견하였다고 밝혔고, 어디서나 비닐봉지를 들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도로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청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직접 도로를 청소하며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 이전과 다른 일상생활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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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느꼈다. 연구참여자 6, 7은 희망돌보미 사업을 통해 일자리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다른 
일자리 참여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희망돌보미를 통해 참여자들은 전문성을 탐색하거나 일상생활에의 적용을 시도하였
다. 참여자들은 희망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며 노동에 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예를 들어,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 스스로 고민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
다. 특히, 연구참여자 7의 경우,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또한, 희망돌보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업무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림 4>). 

3. 소결

심층면담을 통해 희망돌보미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업 참여 맥락과 함께 희망돌보미 
사업을 통한 일의 가치 인식 및 일상생활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담 결과를 유형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업 만족도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경관리 
희망돌보미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사업 만족도가 높다. 이는 환경관리 희망돌보미가 지닌 특성으
로부터 기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희망돌보미는 삶의 맥락에서 병행이 가능한 일이다. 희망돌보미는 다른 경제활동은 물론, 
가정 돌봄 등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유인과 노동 환경 유인을 동시에 

<그림 4> 희망돌보미 사업을 통해 경험한 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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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켜준다. 특히,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일자리 사업이 전개되는 특성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다른 일들과 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여서 집안일과 아이 돌봄을 
해야하는 참여자는, 짧은 통근시간 덕분에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장애 아동 돌봄을 
해야하는 참여자 역시 출퇴근 시간이 짧아 충분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희망돌보미는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 우선, 환경관리 희망돌보미는 다른 일자리 사업과 마찬
가지로,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뿌듯함을 경험한다. 이에 더해, 참여자들은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내적 만족도를 느꼈다. 희망돌보미는 임대주택 내 환경관리 업무를 맡아 아파트 
단지의 거리 청소, 나뭇가지 정리 등 청소 전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할 때가 
많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며, 일을 통한 보람을 경험하였다.

이 외에도 희망돌보미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일이다. 희망돌보미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변화는 물론, 관점 및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후, 참여자들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관리의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일상생활에서도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자리 사업을 넘어, 평상시에
도 직접 도로를 청소하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며 담배꽁초를 줍고 싶다는 생각의 변화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관리에 대한 전문성 탐색으로 이어지며, 일부 참여자들은 환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간을 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희망돌보미의 특성은 임대주택 내 일자리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주거공간과 근무공간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짧은 출퇴근 시간에 따라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스며든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또한, 임대주택 내 환경관리 
업무를 맡으며, 변화 차이가 두드러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주거공간과 근무공간이 동일하
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확인하며 행동의 변화 및 관점 
및 인식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희망돌보미 일자리 사업의 모델은 SH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단
지와의 연계를 통해 확대 및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공공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Ⅴ. 결론: 공공일자리 사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희망돌보미 사업은 참여자들에게 기존 일자리 연구와 마찬가지로 참여자의 직업적 보람 등 노동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장연우·임해영, 2021). 그러나 심층면담 결과, 사업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환경관리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보람과 뿌듯함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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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청소 이후의 깨끗해진 모습을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
은 보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특히, 희망돌보미 사업이 임대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
는 점에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보람을 제고하였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기존 연구가 제시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력 확보 및 활력 제공에 기여하였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강수향·김지선, 2021; 안희란, 2018). 그러나 희망돌
보미 사업은 기존 연구가 논의하지 않은 행동의 변화와 생각, 관점의 변화를 도출하며 기존 일자리사업
과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참여자는 환경관리 업무를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변화를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업무시간 이외에도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지인에게 전달하
며, 가족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등 사업 이전과는 다른 행동 양식을 보였다. 
이 외에도 희망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며 다른 일자리 참여에 관한 관심과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다른 일자리사업 진입을 위한 디딤돌로 작용하며, 스스로 노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전달하였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보람을 높여주며, 다양한 측면에서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다주
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담 분석 결과, 다른 일자리와 구별되는 희망돌보미 사업만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자는 직업적 보람과 뿌듯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임대
주택 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업무에 관한 칭찬과 독려를 통한 유인을 획득하였고, 이러한 특성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이소정, 2013). 또한 희망돌보미 사업 참여 이후, 일상생활의 행동이나 
생활패턴이 변화되었음을 인식하였고, 관점과 생각의 변화 역시 이루어졌다. 이러한 희망돌보미 
사업의 특성은 <그림 2>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귀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희망돌보미 사업은 사업의 특성이 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다른 일자리사업과 구분된다. 희망돌보
미 사업의 특성은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스며들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개인이 지닌 삶의 특성, 사정 등을 고려, 참여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공존이 가능하다. 희망돌보미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향후 중장년 및 고령 세대 일자리 발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기존 연구가 논의한 일자리사업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여자들은 다른 
일자리에 비해 보람을 더 많이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체험하였다. 또한, 희망돌보미 
사업은 업무시간, 업무내용, 업무공간에 있어 특수성을 보인다(<그림 5>). 업무시간은 주 3~4일 
근무와 비전일제 근무로 이루어지며 주요 업무내용은 환경관리이고, 업무공간은 주거공간과 가까곳
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개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업무시간의 경우, 하루 종일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일과 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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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집안일, 가족 돌봄, 혹은 다른 일자리와 병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주요 업무내용은 환경관리이며, 환경관리 업무
의 특성은 참여자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청소 후 가시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관리 업무의 특성상, 참여자들은 다른 일자리에 비해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낀다. 특히, 
스스로 전문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기도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동시에, 일상생활
에서 자신이 경험한 환경관리의 노하우를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주거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참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가까운 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짧아 집안일,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참여자의 경우,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가 들지 
않는 경제적 이점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SH공사 임대주택 안에서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은 이웃들의 칭찬과 격려를 들으며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동기부여를 얻는다. 

희망돌보미 사업의 특성과 이에 관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고령 세대의 공공일자리사업 발전방향에 

<그림 5> 희망돌보미 사업의 특성과 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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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 세대 일자리사업에 희망돌보미 사업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참여자들은 집안일, 가족 돌봄 등과 같은 삶의 맥락 속에서 일자리 진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제언한다. 우선 업무시간에 있어 비전일제 근무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적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참여자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전일제와 비전일제 중에
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환경관리와 
같이 전후 모습을 즉각적으로 비교하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업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희망돌보미 사업은 참여자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집안일, 아이 돌봄 등과 노동 병행이 가능한 일자
리 모델로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 높은 만족도는 희망돌보미 사업이 지니고 있는 
업무시간, 내용, 공간의 특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고령 세대 
일자리사업에도 이러한 희망돌보미 사업의 특성을 적용하여 삶과 노동이 공존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LH 공사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년 및 고령 세대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노동을 
통한 만족감을 느끼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변화, 내적 만족도 제고 등의 가치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주택단지와 연계된 일자리 사업은 국내 주택정책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의 주택정책은 대부분 공급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 입주자 측면의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임병권, 2018). 일자리 사업은 입주자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주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단지 내 일자리 사업은 입주민들의 기초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작용하
며 인프라 시설 (서비스)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주택공급은 인프라 시설 구축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 기존 주민들과 타지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이며 해당지역으로의 유입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한동호, 2018), 이러한 일자리 사업 모델은 주택정책 설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주택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놓았
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영국 런던 등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
스 제공, 취등록세 감면, 주거비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전성제, 2023). 주택단지와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는 시도는 입주민들의 지원정책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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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Employment Initiatives in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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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 Corporation has actively implemented a housing-linked employment initiative 
through its Heemang Dolbomi project. With the overarching goal of increasing social 
participation among marginalized groups, participants in this initiative have 
experienced newfound appreciation for work and witnessed substantial changes in their 
daily lives. This study delves into the firsthand perspectives of participants who have 
directly engaged with the employment initiative, focusing on those involved in the 
Heemang Dolbomi project. The primary research method employed was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snowball sampling was used to select participan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participants in the Heemang Dolbomi project experienced self-realization and 
greater inner satisfaction through their engagement in labor. This indicates that public 
employment projects can extend beyond economic and welfare aspects to encompass 
personal value exploration.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by proposing the 
expansion of the Heemang Dolbomi project model and recommending the integration 
of job provision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individuals’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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