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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티 참여의 의의와 참여 제약요인을 살펴 보는 것이다. 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표집방법으로 신중년 여성 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귀납적 

범주 분류를 통한 질적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첫째,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티 참여의 의의는 자기만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에너지, 사람의 만남 장소, 미래의 기회, 나를 찾는 시간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

티 참여 제약으로는 돌봄 제약, 시간 제약, 경제적 제약, 프로그램 제약, 환경적 제약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은퇴를 앞둔 혹은 은퇴 이후의 노년기를 맞이하는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티 참여와 제약요인에 대한 구조적 

정리를 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신중년여성의 활기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속 연구 개발에 초석이 될 것이며 여성 노년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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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25년 전 국민 중 65세 이상의 인구

가 20.6%의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

입할 추이이며, 현재 전남, 경북, 강원, 부산, 충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급속한 초고령화시대의 도래와 

생산인구의 계속적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2017년 

8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발표와 함

께 장·노년의 5060세대를 ‘신(新)중년(new middle 

aged)’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급격하지 않은 대부분의 선

진국의 경우 건강한 고령화 유도를 위한 정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속한 인구 고

령화 진전에 따른 위험 불확실의 상황과 다양한 사회

문제의 현실에 놓여 있으나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다른 

정부의 정책들과 비교가 된다(도수관, 박기묵, 2020).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또다른 인생 전환

기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은 전체 인구 중 31.5%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22). 신중년 세대는 50세 전

후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5060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로 생산 인력에서 제외되어 가는 세대, 고령자, 은퇴

한 사람, 노인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중년을 활력과 

긍정적 의미를 담고 앞으로 관심받는 생활인으로 여

러 분야에서 전문성과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 세

대로 발표를 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신중년은 다운 에이징(down-aging) 현상에 영향

을 받아(이미선, 2011), 역연령보다는 주관적 연령으

로 자신을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려 하는 세대로 

자신에 대한 투자, 소비,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소비

를 아끼지 않는다(강혜정, 이공희, 2017).

기존 고령층과 달리 신중년층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의 배경으로 고등학

력 소유자들이 대다수이며(이국권, 2020),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아 재교육을 통한 삶의 다양한 욕구 

실현에 적극 참여로 능동적인 사회 활동 등으로도 확

장하여(김현식, 2020), 자신만의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의 주체 세력으로 다양한 문화 

체득과 미디어 등의 혜택으로 미래지향적 사고방식

과 생활 습관으로 기존의 노인 세대들과는 다른 삶의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김송희, 양동옥, 2013).

최근의 신중년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부양 기간도 

이전 세대의 결혼 시점에서 학업 종료 시점으로 줄었

으며, 부모 부양도 과거와 비교해 능동적으로 나타났

다(김경래, 2020). 

노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한 기존장·노년과 구

별되어 소극적인 노년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 역량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등(남신동, 황지원, 박영

주, 2013)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와 건강한 여가활동

을 통한 삶의 의미발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여 

즐거운 노후 시기를 준비하는 세대로 나타났다(손석

민, 곽성원, 김형민, 2022). 

그러나 이러한 신중년의 세대는 인생 주기 변화인 

노년기로 향하는 노화 시작 시기로(정한상, 2020), 

체력 저하, 부모의 노화 혹은 사별, 빈둥지증후군, 직

장의 위치변화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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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전호선, 주현정, 2019).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여성의 경우 퇴직 시점이 

남성보다 빠르고, 퇴직 전의 직종에 따라 퇴직 이후의 

삶의 인식과 행태에 다양한 변화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전경련, 2016; 장서영 외 2013; 박선영, 2023 

재인용), 신중년 여성 퇴직자의 경우 퇴직 이후의 정

년 없는 활동이 지속되는 힘겨운 현실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노년기를 앞둔 신중년 여성은 

사회심리적 변화와 신체 생리의 변화에(황경숙, 이

계행, 2022) 따른 상황 위기와 복합적 작용의 시기로 

상실감, 사회적 박탈감, 단절된 사회화를 통한 우울

감(김안득, 김한곤 2012)과 퇴직 이후 늘어난 생애 

주기와 무위(無爲)에 따른 무기력감 등의 다양한 위

기부터 벗어나 개인 삶의 풍요로움과 내적 및 질적 

향상 된 삶의 영위를 위한 사회적‧ 감정적 지지가 수

반된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하여 변화된 신체적· 정신

적· 사회문화의 적응이 필수로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커뮤니티의 활동은 자신의 삶

에 대한 재발견과 잠재 욕구를 발현시켜 다가올 미래 

노년기의 질 높은 삶의 준비와 퇴직 이후의 자신과 

타인의 관계 재형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으로(김진희, 최준아, 2022) 자발적인 다양한 여

가활동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대의 커뮤니티는 단순히 함께 참여하는 데 의의

를 두기 보다는 각자의 취향과 기술을 기반으로(Chad-

born, Edwards & Reysen, 2018: Obat, Zinkie-

wicz & Smith, 2002), 동일한 관심과 지식문화교류

를 바탕으로 (Duncombe, 2012), 상호간의 충분한 정

서와 지지를 통한 신정보 교환과 네트워크 형성을(김

정근,최 재원 2019) 이룰 수 있는 자발성으로 이루어

진 욕구 충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정주부, 엄마, 직장인으로 1

인 3역 이상의 역할수행을 하던 퇴직 여성들에게 있

어서 커뮤니티 활동에는 다양한 제약요인이 있을 것

이다(이경여, 이훈, 2022). Jackson(1990)의 연구에 

의하면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은 여가활동 

참여시 제한하게 되는 유·무형의 장애요인으로 개인

이 지각하는 내적 심리상태, 대인, 상황적 환경 요인

들로 정의되었다. 

다양한 여가제약 요인들과 함께 노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의 신중년에게 여가학자 Coleman과 

Iso-Ahola(1993)는 사회적지지의 적절한 여가 활동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종영(1999)의 연구에

서도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하여 형성된 사회지지는 심

리적 안녕감을 증대시켜 주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노년기의 경우 사회활동 참여는 생활만족도와 정

신적 ‧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왔으며(김정근, 최재원, 2019), 김덕중(2012)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년기 스트레스 해소와 다양

한 건강 문제 해소에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한 요인으

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중년 여성의 활발한 미래의 

노인상 만들기를 돕고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 생활 준

비를 위한 신세대 신중년층의 커뮤니티 참여에 대하

여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티 참여의 의의는 무

엇인가?

둘째,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티 참여 제약요인은 



40 서정은･서호정･박수정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참여의 의의와 제약을 여

가참여 의의와 여가참여 제약요인으로 보았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성의 퇴직 직전과 퇴직 후 커뮤니티 

참여의 의의와 제약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중년 

여성 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자의 생각과 관점으

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현상

과 의미 해석에 중점을 두었고(Creswell, 2014),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선행 연구와 관련 분야 교수 1인 

및 여가학 전공 박사 2인의 자문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특성상 신중년이자 직장 유경험자이며, 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개인이어야 하였으므로, 퇴직을 앞

둔 혹은 퇴직자 중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

이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유목적적 표집방법을 활용

하여 연구참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23년 현재 신중년 여성으로 50-60대 직장인 여성 

중 은퇴시기가 도래하였거나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

은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은퇴 전후로 미래에 대

한 불안감 등의 심리적 변화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김웅철, 안노 마사히데, 2022). 일반적인 특징은 

교육공무원 1명, 사무직 1명, 단순 노무직 1명, 지방

공기업 전문직 1명으로 총 4명의 모집단을 선정하였

다. 4명의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이유는 참여자들의 

응답이 일관적으로 도출되어 자료 수집 도중 자료가 

포화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

자의 개인별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면

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과 SNS를 활용

하여 사전 동의 하에 면담의 모든 내용을 녹취와 기

록하였다. 각 연구참여자의 면담은 2023년 7월 7일

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3개월간 진행하였으며 각 

면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심층면담 시작 전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락하

여 연구 참여 동의 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전화 통화로 설명한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장소와 

시간의 선택은 라포 형성을 고려하여 편안한 장소를 

참여자의 동의하에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면담은 하

나의 주제를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진행하여 수집하

연령 기업 종류 근무기간 여가 기간 주거형태

A 66세 교육공무원 약 30년 원예 10년 1인가구

B 59세 사무직(은행) 약 40년 음악, 걷기,배움 5년 부부, 자녀 함께 거주

C 61세 단순노무직 약 12년 원예 및 걷기 7년 부부

D 61세 지방공기업 약 34년 음악, 서예 5년 부부, 자녀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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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면담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 자료의 수집

을 위하여 전화와 SNS를 활용하여 추가 질문하였다. 

한번의 면담으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

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좋은 기

분을 가지게 하는 질문으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다각

도의 질문을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신중년 연구참여자에게 신중년의 커뮤니티 참여

의 의의와 제약요인에 대하여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

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녹취된 자료를 전사 처리하여 텍스

트화한 후 녹취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오류된 

것을 보완·수정하였다. 

연구자료는 진실성,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영역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Field & Morse, 1985). 

이후 텍스트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커뮤니

티 참여의 의의와 제약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유사

한 주제별 하위범주로 나누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

시하였다.

3.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질적연구의 엄격성과 진실성을 위하여 단계별 연

구의 진행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

자 외에 질적 연구에 다경험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심

도 있는 자료 도출을 하였다. 이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연구자 외 타 연구자를 참

여시켜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을 배재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삼각검증법을 실시하였다(Morse, 1991).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전사 자료 검토, 분석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

는지 확인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엄격성을 최대한 유

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에 있어서 연구의 목

적과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참여자에게 사전 설명과 

녹취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하는 동안의 모든 

내용과 신상의 내용은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을 위

하여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퇴직을 앞둔 혹은 퇴직한 신중년 여성

의 커뮤니티 참가 의의와 제약요인에 대하여 살펴 보

고자 신중년 여성 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

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

한 커뮤니티 참가의 의의는 자기만족, 새로운 사람의 

만남, 에너지, 미래의 기회, 나를 찾는 시간 등으로, 

참가 제약요인으로는 돌봄의 제약, 시간의 제약, 경

제의 제약, 프로그램의 제약, 사회 환경의 제약 등으

로 분석되었다.

1. 커뮤니티 참여의 의의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지속적인 타인과의 상호작

용에 의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빠른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급속한 핵가족화

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전통적 삶의 지역공동체 사

회에서 급작스럽게 개인주의 사회로의 사회적 구조

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중년기의 노화와 은퇴의 신체적‧ 

사회적 ‧ 심리적 측면에서 움츠러들게 되어 생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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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작아지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신용주와 김혜

수(2015)의 연구 결과에 나타났다. 또한 신중년 여성

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죽음, 자녀의 독립, 직

장의 은퇴 시기와 함께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신중년 

여성의 약 50.5%(김성의, 2021)가 질병의 불편함을 

지니고 있는 갱년기로 삶의 질은 물론이고 위기감까

지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정윤주, 한면화. 2021). 

2019년의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50-60대 여성 

654,705명 중 심한 우울증 의심이 2,443명이었고, 

남성은 598,674명 중 심한 우울증 의심이 1,393명으

로 여성이 우울감이나 우울증 의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이러한 노년기를 앞둔 신

중년 세대에게 활기차고 성공적인 노년의 삶과 새로

운 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커뮤니티 활동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Caldwell & Smith(1988)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신

중년의 여성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삶의 질 개선과 

고독감 해소에 필수적인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최근

의 국내 신중년 여성 팬덤 공동체 참여 연구에서는 

유대감의 공유와 사회적 여가활동 참여로 삶의 의미

와 의미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성은혜, 이한아름, 배소영, 2021), 이는 신중년

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지해 주는 연구의 결과이다.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연구에서 여가 활동의 만족

도와 사회적지지가 우울의 정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났다(김옥규, 2006). 

노년기를 앞두고 독립적이며 배움의 욕구가 강한 

신중년에게 커뮤니티 참여의 의의에 관한 질문에 연

구참여자 A는 자기만족, D는 새로운 사람의 만남, 

연구참여자 B는 에너지‧ 사람 만남의 장소‧ 미래의 

기회, 연구참여자 C는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언급하

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커뮤니티 참여의 의의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자기만족과 새로운 사람의 만남

신중년의 여성들은 기존의 중년 세대와는 달리 변

화와 위기의 시기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삶

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주형, 하지수, 2022). 

역할상실의 시기로 부터 벗어나 무언가 지속적 참

여가 필요한 시기에(최성재, 장인협, 2000), 다양한 

문화컨텐츠 활동 등의 참여로 자신의 삶을 타인과 공

유하며 욕구의 충족과 삶의 만족 향상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권치영, 김선웅, 이흥직, 2007). 

연구참여자 A는 원예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보다는 

그냥 자기만족과 30년 동안의 직장에서 만나지 못했

던 새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재미있다고 말하였다.

그냥 자기만족 그러니까 기분 좋고, 명퇴하고 한 

직장 안에서 30여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 외에는 아

무 사람들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각계각

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살짝 그 부분이 재미있기

는 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근데 모여서 이런 

걸 같이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요. (연구참여자 A)

2) 에너지와 사람 만남의 장소

노년기를 앞둔 신중년의 신체적‧심리적 변화의 시

기에 신체 에너지 증가를 위하여 다양한 스포츠 여가

활동의 참여 공간은 새로운 인맥 형성 및 확장의 공간

이며 긍정적 에너지를 발현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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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났다(이주형, 하지수, 2022). 또한 중년여성

의 SNS를 통한 공간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

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보교류와 문화 창조의 공

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정선, 김혜경, 김덕진, 2015).

연구참여자 B는 여가의 배움을 통해 에너지를 엊

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며 미래를 찾아 볼 기회라고 

말하였다. 

연구자참여자 C는 원에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

을 만나는 공간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에너지 또 사람을 만나는 사교의 장 그리고 지금 

한 것과 다른 어떤 미래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B)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서 

즐겁고 그래서 기쁜 마음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C)

3) 나를 찾는 시간

신중년은 노년기를 앞두고 자신의 삶의 재발견과 

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이해와 수용이 필요한 시

기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일상의 나를 발견하는 과

정의 시작지점이다(한정섭, 김민하, 2023).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통한 예술의 경험은 삶의 질

을 향상하고 전 인격체로서 인간의 성장을 돕는다고 

죤듀이는 말하였다(J. Dewey, 2003).

연구참여자는 D는 풍족한 여가생활이 나를 찾게 

된다고 하였다.

나를 찾는 거죠. 나의 풍족 내 생활 풍족을 위해서

요. 그 시간이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

까 뭐 살림살이나 또 직장생활이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웃음 (연구참여자 D)

2. 커뮤니티 참가의 제약요인

1) 돌봄 제약

한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돌봄에 의존하여 

살아가며, 이러한 돌봄의 주 제공자는 여성으로 노동

이 아닌 “사랑의 행위 (an act of love)”로 인식되었다

(Romero & Pérez, 2016). 돌봄에 대한 보편적인 이

미지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이며, 돌봄의 책임은 여

성에게 있으며 현실적인 여성 문제로 인식되어 있다

(안숙영, 2017). 이러한 보이지 않는 돌봄에 대한 책

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탈가족화의 현실 변화

에도 여전히 여성의 영역으로 역할이 고착화되었다. 

2019년 취업여성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시간(가정

관리+돌보기)은 2시간 25분, 취업 남성은 50분으로 

나타났으며(여성가족부, 2021), 여성 직장인들에게 

많은 여가의 제약들이 존재 함에도 기혼의 직장여성

들은 미혼의 직장여성에 비해 효율적인 여가활동 즐

기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홍설, 이문진, 

황선환, 2015). 이 연구의 결과는 기혼 직장인의 여

가활동이 직장과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 해소 및 원만

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주연, 2009).

은퇴한 여성 노인의 경우는 삶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가족부양 부담의 역할이 계속 이루어져 또다른 부

담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남순현(2017)의 연구 결과

에 나타났다. 여성은퇴자의 가족 돌봄에 대한 자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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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에도 여성이 남성보

다 가정생활에 중점을 둬야 하는 사회문화, 가사노동

에 대한 본인의 책임감과 자녀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

책감 속에 (성미애, 옥선화, 2004), 돌봄의 제공 주

체로서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전통적 몸에 

밴 돌봄의 인식으로 살아간다는 특정 직업군의 돌봄 

인식의 결과와 상응한다(김미혜, 2016).

신중년 여성에게 있어서의 돌봄 시간의 증가는 신

중년 자신의 돌봄 시간 할애 부족으로 가족의 돌봄을 

지속하지 않는 중년여성에 비하여 가족의 돌봄을 지

속한 중년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자신의 노후 준비 부분에 있어서 낮은 점수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정순둘, 박애리, 2016). 이러한 

신중년에게 있어서 노후 준비도는 노년기의 안정적

인 삶의 지표와 행복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

었다(황주경, 강순희, 2021). 

본 연구의 신중년의 커뮤니티 참여 제약요인 중 

돌봄의 제약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연구참여자 

C와 D는 커뮤니티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가족의 돌봄

(손주, 시어머니, 남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는 

돌봄 공백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 가족 

돌봄의 책임과 역할수행이 여성에게로 집중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커뮤니티 참여 제약 요인 중 돌봄

의 제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손주 보기요. 이혼한 가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몫이 할머니한테 가고 손자·손녀를 보면 대신 아

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애들보러 가니까 못 간다. 여

기 주위에 보면 거진 그래요. 자식들의 애들에 많이 

얽매이고 어느 정도 커서 학교 3-4학년 정도 될 때 

안가는 거 같아요. 가만히 보면 아기 때부터 아기 봐 

준다 아기 보러 간다 거진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딸

이 아직 결혼을 안했는데 그럴수 있겠지, 좋아하는

데 못 가는 심정은 오죽하겠냐 이래 가면서 서로 이

해해요. (참여자 C)

퇴직 전에는 우리 어머니(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같이 살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요. 공로연수 딱 들

어오기 전에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

장 마음적으로 생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

었죠. 퇴직 후에는 남편이 퇴직하여 집에 있으니 점

심 식사 챙겨야 하고 저녁 시간은 밥을 챙겨 같이하

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습관이 생겨서요. 그렇다

고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러 간다 

그러면 얼른 가라 그러곤 하는데 근데 나 스스로 안 

챙겨주고 가면 좀 미안해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요

즘은 그냥 일찍 챙겨 두고 나와요. (참여자 D)

2) 시간적 제약

은퇴의 시기는 직장과 일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지

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게 된다. 신중년과 노년 시기는 

유급 노동 시간의 감소와 잉여의 시간 증가로 여가 

시간의 비중이 늘어나며, 이 시기의 여가 활동 참여

는 젊은 연령층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되고 다

양한 여가 활동은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의 영향을 높

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양진, 2019). 

우리나라의 기혼 직장여성의 경우 기혼 직장남성

과 비교하면 여가 시간 확보의 어려움과 시간의 여유 

부족이 크게 작용하며(김홍설, 이문진, 황선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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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사회적으로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남성보다 높아 시간과 활동에 제약이 존재한다(허지

정, 2017; Finkel et al., 2016; Bittman & Wajc-

man, 2000).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게 되면서 퇴직 이후 

여성들은 정년 없는 활동이 계속되어, 비경제활동 인

구인 60대 여성의 가사노동 인구는 약 167만 7,000

명,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인구는 2023년 약 3만 3,000

여 명으로 2022년 대비 약 3,000명이 증가되었다(통

계청, 2023).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 참여 제약의 결과 여성 노

인이 남성 노인과 비교하여 시간적 제약을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보수적인 사회로부

터 여성이 가정의 책임감과 여가 시간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정희재, 이민

규, 조은영, 2017). 

여성의 스포츠활동 참여는 문화적으로 남성과 비

교하여 불평등하였으며, 우리 여성들은 다중역할로

서 엄마, 아내, 자녀, 직장인, 교육자 등의 담당에 의

한 시간적 제약요인이 스포츠 참가를 감소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곽한병, 2017). 이와 같이 신규리

와 오세숙(2009)의 연구 결과 여가에 있어서 시간의 

부족은 가장 빈번한 결과이며 높은 특성을 보이는 여

가제약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

티 참여 제약요인 중 시간 제약요인을 연구참여자 B

와 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솔직히 커뮤니티 시작은 해 두어도 일을 하면서는 

열심히 참여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살림하죠. 살림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번 

빼기도 진짜 버거웠어요. 늦게 끝나는 날도 많으니까

요. 한가할 때만 커뮤니티에 갔고, 시간이 나도 맨날 

늦게 가고 이런 식 이었지요. 열심히 배우고 이게 안되

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되고 

또 직급이 있다 보니 행사 참여도 많고 그게 제약이었

고 이제 딱 끝나니까 지금은 괜찮아요.(연구참여자 D)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간적인 게 가

장 제약요인으로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는 

일만해야 되니까 마음이 느긋한데, 직장이 끝나고 

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조급해 

지고 바빠지고 마음이 분주해 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시간까지 빨리 가야하고 끝나면 또 뭐도 해야 되

는데, 연습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잠도 자야 

되는데 하면서요.(연구참여자 B)

3) 경제적 제약

우리나라의 전통적 여가 문화는 일의 능률과 효율

성 증대와 상류 계층을 위한 향유의 문화였으나 현대 

사회 여가는 구매와 소비의 대상으로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 여가활동 참여는 소득과 경제적 능력에 무관

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 발표되었다(조광익, 2006). 

신중년은 자신은 부모의 부양과 자녀 세대의 양육

에 헌신하였으나 정작 자신의 은퇴 이후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박창제, 2011), 생활비 걱정

으로 생계형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신계수, 조성숙, 2011). 그리고 국가나 자신

의 은퇴 준비가 극히 미약한 상태로 상대적인 빈곤과 

자기 부양 등 부담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서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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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로 소비주의 사회에서 은퇴자의 

경제적 여유는 은퇴 이후 생활비의 주요 자원으로 커

뮤니티 참여에 경제적 제약은 큰 의미로 드러났다. 

박광호와 조은영(202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년

여성의 신체활동 참여는 돈, 시간 부족, 프로그램 등

의 외부적 요인이 원인이 됨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A, B, D들은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티 참여 제약요인으로 경제적 제약요인을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돈이죠. 노후에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지요. 물론 돈이 충분해도 여

가로 뭘 해야 할지 몰라 못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 

못하거나. 기본적으로는 자기 기본 생활을 할 수 있

는 자금이 충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게 일

이 됐던 놀러 가는 거든 즐거움으로 할 수 있지요.

(연구참여자 A)

타자의 입장을 본다면 경제적인 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B)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는 수입이 적으니까 

경제적인 것에 제약이 따를 거 같아요. 아직은 젊으

니까 신체적인 부분 보다는 경제적인 거가 더 크지 

않을까요? 나이 70이 넘어서는 체력이 문제겠지만, 

지금 60대들은 경제적인 수입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게 실은 저도 마음에 많이 걸렸거든요. 수입이 있

다가 이제 뚝 끊긴 거잖아요.(연구참여자 D)

4) 프로그램의 제약

역동적 가치관을 가진 신중년의 세대와 즐겁고 활

기찬 생활의 영위를 위한 노년 세대에게 여가활동의 

참여는 삶의 일부 혹은 삶의 전체가 될 가능성이 높

아 그 어느 세대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과거 여가 

경험이 부족한 세대와는 달리 경제 성장과 함께 문화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여가 프로그램 참여에 더 적극적이다(이송하, 안지

언, 2019).

Russell(1990)의 연구에 의하면 삶의 질에 있어서 

여가 활동 참여의 빈도, 참여 시간보다는 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국

내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적극

적인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김진희, 최준아, 

2022), 문화의 혜택을 받고 고학력자가 다수인 신중

년을 위한 다양화된 질 높은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학

습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박성희(2019)의 독일 

노인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현황에 관한 연구

에서 지속 가능한 지식의 제공과 역량개발로 생산적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의 현황을 제시하여 우리 

신중년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계획해 나갈 교육의 방

향과 함께 본 연구의 커뮤니티 참여 제약요인의 프로

그램 요인에 의미가 있다. 

노년기의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결과

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향후 삶

의 질 향상과 개인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으며(김창

래, 2020), 경로당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여가프로

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전희정, 김상기, 2014). 노인 여가 프로

그램도 현재 노인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양질의 프로

그램이 계속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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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A와 B는 신중년 여성의 커

뮤니티 참여 제약요인으로 프로그램 제약요인을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사

람들한테 제공해 주고 사람들은 그냥 가격이 저렴하

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들어 보고 듣다가 아니다 싶

으면 그냥 중단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

는 대상들의 구분이 되지 않은 채로 약간 뭉퉁그려 

제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프로그램의 목표 자체가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취미, 취업을 한 몫에 다 낚으

려는 거니까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퀄리티

가 좀 떨어져요.(연구참여자 A)

사회적으로 프로그램 다양화가 됐다 그건 잘 모

르겠어요. 양적으로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연구참여자 B)

5) 환경적 제약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신중년에게 높은 삶의 

질과 성공적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과 사회적 상호교

류를 위하여 일상 속 고려해야 할 사항은 편리한 주

거 생활환경‧ 외부 생활환경‧ 교통수단 등이다. 다양

한 정보 교류와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신체 움

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 

중 공공공간과 외부환경을 위하여 “교통” 부분 노인

보호 구역의 개선 사업이 있었다(김영현, 2019).

신중년과 노년 세대의 경우 신체의 노화로 기능이 

변화되어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활동 범위가 축소되

면서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이동 거리 즉 환경에 대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국외 여가학자 Crawford & Godbey(1987)의 여가

제약에 관한 연구의 3가지 체계화 요인 중 구조적

(social)요인은 참여의 매개적 요인으로 시설과 접근

성 등으로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며, Stanley 

Parker(2000)은 노인 여가의 양과 질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과 이동성을 발표했다. 또한 

Raymore(2002)는 여가참가의 행동 결정에 있어서 

여가와 관련된 사회 환경 체제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국내의 김경식과 

이경선(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가족, 친구, 동료 등이 있다

고 보고 되었다. 노인의 커뮤니티는 일반 커뮤니티에 

비하여 환경에 따라 활성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며 보행이나 교통의 접근 용이 장소가 활동에 주요하

다(강혜정, 이공희, 2017)는 결과가 본 연구 참가자

의 도출과 상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A와 C는 신중년 여성의 커

뮤니티 참여 제약요인으로 환경적 제약요인을 다음

과 같이 언급하였다.

교육장까지 걸어 올라가는 게 되게 불편해서 차

를 가져갔는데 주차비가 너무 비싸죽을 뻔했어요.

(연구참여자 A)

등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어디야 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관악산을 

간다고 하면 관악산에 가서 모여야 하냐 아니면 그 

전에 모여서 가야 되느냐, 또는 이곳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교통편도 불편하고 못가겠어라고 말을 하더

라구요. (연구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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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은퇴 혹은 은퇴를 앞둔 신중년 여성들의 

커뮤니티 참여의 의의와 제약요인은 알아보고자 함

에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티 참

여의 의의는 자기만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에너

지, 사람 만남의 장소, 미래의 기회, 나를 찾는 시간

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직장인들은 직장과 자녀 양육 

및 지원 활동 등으로 자신만의 자유시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나, 은퇴를 앞둔 시기와 은퇴 

여성에게 은퇴 시점은 새로운 생활구조의 변화와 함

께 본인의 관심과 계획에 따른 개인 욕구를 충족하는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애, 옥선화,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나를 찾는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만남과 배움을 통하여 자신에게 에너

지를 충족하여 자기만족을 고취 시킬 수 있음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둘째, 신중년 여

성의 커뮤니티 참여 제약요인으로는 돌봄 제약, 시간

적 제약, 경제적 제약, 프로그램 제약, 환경적 제약 

등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본인의 돌봄보다는 손주의 양육과 이혼한 자식의 

자녀, 부모, 남편의 돌봄에 대한 책임감이 스스로 높

은 것으로 돌봄이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시간 제약요인으로는 은퇴로 직장의 일과 가사 일

의 이중 직무 역할의 부담에서 해방되었으나, 가사노

동은 실제로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 확인되어 커

뮤니티의 제약요인이 되었다. 

경제적 제약으로는 은퇴 이후의 재정적인 불안정

으로 커뮤니티 참여에 제약을 주는 요인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제약요인으로는 신중년 세대의 욕구에 충

족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와 프로그램의 목

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교육과 상담을 

받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

가를 계획하고 탐색하여 자신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었으나, 신중년의 세대 특징에 

부합된 여가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

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환경적 제약으로는 교통편과 주차장 시설에 대한 

제약요인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가 제약요인의 Crawford와 

Jacksom, Godbey(1991)에 의한 여가의 구조적 제

약요인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신중년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는 관

리의 시기임을 표현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것으로 스스로 노인이라는 개념을 

부여 하지 않는 세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은퇴 이후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신중년 여성의 여가 참여 의의를 이해하게 되었

으며, 좀 더 세대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

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려면 더 많은 연구참여자

와 남성 연구참여자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면 초고

령 사회 신중년의 삶에 커뮤니티 참여의 의의와 제약

요인이 더욱 흥미로운 시사점이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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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New middle-age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and the factors that constraint their participa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bove 

study, four New middle-aged women’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as theoretical sampling method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performed through inductive category 

classification. First, the significance of New middle-age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was analyzed as 

salf-satisfaction, meeting with new people, energy, meeting places with people, future opportunities, and time to find 

me. Second, the restrictions on New middle-age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were found to be caring 

constraints, time constraints, economic constraints, program constraints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found to have implication in that it is an early study that structurally organizes the factors of 

community participants and constraints of New middle-aged women’s who are about to retirement. Based on these 

results, it will serve as a cornerstone for the development of follow-up research and development to improve the 

vibrant quality of life in old age for New middle-aged women’s and will contribute to policy establishment of old 

women.

Key words: New middle-ages, Community participation, Constraints

논문 접수일 : 2024. 02. 07

논문 승인일 : 2024. 03. 21

논문 게재일 : 2024. 03. 31


	신중년 여성의 커뮤니티 참여 의의와 제약요인의 탐색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결과 및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