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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현대사회는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회구성원에게 100세

까지 생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삶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로 패

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1).즉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급속한 인구학적 

변동,건강한 기대여명(healthylifeexpectance)2)의 증가,가족의 기능 및 

구조의 다양성,가족가치관 및 인식의 변화,경제활동에서 2인 소득자 

모형의 증가 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3).그러나 여전히 가족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계층이 존재하며,이는 전반적으로 가족정책 수립 

및 가족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초래했다.또한 급속한 가족 변화의 

과정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의 세대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가족

관계의 복잡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이는 가족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함의의 토대를 약화시키고,결과적으로 가족관련 정

책 설계시 현 시점에서의 가족의 변화와 미래 변화의 방향을 객관적으

로 예견하는 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0년 10.9%로 10년 전보

다 3.9%포인트 상승하면서 67개 시군구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

다4).이에 사회 각 분야에서 100세 시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며,이에 따른 정책 욕구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최근 호남지방통계

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9%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고령자의 성비(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의 수)는 64.9로 

1)기획재정부,｢100세 시대 종합컨퍼런스 자료집｣,2011.
2)‘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

연수를 뜻하며,‘기대수명’은 출생 시 기대여명을 의미함.
3)최인희･김영란･염지혜,｢100세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2012－3),2012.
4)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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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에 82.1로 높아질 전망이다.또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가

구의 비율은 23.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8.7%로 나타났다5).이러한 조사에서 보듯이 노년

기가 장기화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20세 이상 성인남녀의 생활실

태 및 가족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상황과 특

성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100세 노인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체제가 미흡하다.즉 기존의 정책연구의 초점은 주로 

노인복지,또는 고령층의 퇴직으로 인한 노후생활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노인복지와 노후생활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최근 100세시대의 도래에 따

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포럼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성인기 대상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예컨데 100세 시대 제주사회의 대응전략을 제시한 연구6)에서는 자립적

인 당당한 삶,일하는 활기찬 삶,예방적 건강한 삶,즐기는 문화적 삶 

등을 누리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제주도 장수노인관련 연

구7)에서 복지대책방안으로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한 바 있다.따라서 가족 관련 가치관의 변화 및 인식이 상당 수준 변화

한 현 시점에서 100세 시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정책에 대한 관

심은 보편화되고 있고,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성인남녀

의 가족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설검증이나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는데 목

적을 두기보다는 제주도민을 상정하여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특

별자치도의 가족의 현 실태 및 변화상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즉 100세 시대 대응한 제주도민의 생활 실태 및 정책 욕구

를 파악하여 이에 걸맞는 가족 및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

5)호남지방통계청,｢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자의 삶의 모습｣,2013.
6)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100세시대 도래와 제주사회의 대응전략｣,2012.
7)고승한･김진영,｢제주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탐라문

화  36,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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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족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책설계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Ⅱ.가족의 변화상과 제주 가족의 특성

최근 한국가족의 변화와 제주가족의 특성을 기존의 선행연구8)에서 제

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변화하는 현대 가족

‘100세 시대’란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화를 통한 100세 시대 즉,과거

에 비하면 ‘두 배 인생’의 달성이 가능하며,‘필요한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변화하는 현대가족의 특성에 관한 논의는 100세 시대 사회적･정

책적 준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9)

최근 저출산의 지속으로 인한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변동이 되고 있

다.이와 함께 결혼연령의 지연으로 결혼지체 및 회피현상 초래하였다.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과 평균 초혼 연령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정확

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10)평균 결혼연령을 초과하는 30대 이

상 49세 이하 남녀집단의 미혼비율은 지난 10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증

가하였다.11)

8)고승한,｢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대책｣,제주발전연구원,2004;고승한･김진영,

앞의 책,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10,김진영, 제주사회와 복지 ,제주대학

교출판부,2006,김혜숙,｢제주도 장수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

23,제주학회,2003,제주발전연구원,｢100세 시대 도래와 가족･건강분야｣,제주

미래포럼,2012;제주발전연구원,｢고령사회대비 노인 사회참여와 장수문화 계승･

발전 모색｣제3회 장수문화포럼 세미나,2013;제주발전연구원,｢제주 장수노인과 

독거노인의 복지수준 질적 개선방안 모색｣,제1회 제주장수문화포럼세미나,2012;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100세시대 도래와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2012.
9)장혜경･김은지,｢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제69차 여성정책포럼,2011.
10)통계청, 사회조사 ,2009.
11)통계청, 사회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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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되고,이와 더불어 가족생활자다양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확대가족형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즉 2세대 가구의 감소

(70년대 거의 70%에서 현재 절반가량 감소)및 1세대 가구 비율증가

(2005년 16.2%에서 2010년 17.5%;1.3%p증가),그리고 1인 가구의 증

가(2000년 15.5%,2005년 20.0%,2010년 23.9%)를 통해 향후에도 1세

대 부부가족이나 1인 가구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한편 10가구 가운

데 1가구는 한부모 가족이며,조손 가족도 증가 추세에 있다.또한 저출

산의 한 요인으로 출산 연기현상이 나타나며,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로 인한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된다.은퇴기간의 증가로 말미암아 사회참여를 하는 가족 구성원들

이 많아질 것이다.12)즉청년기(20~29세)의 첫 직장 진입시기의 지연으

로 전체 노동력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26.4%),2000년

(20.2%),2010년(15.3%)로 11.1%감소한 반면,은퇴시기의 지연으로 전

체 노동력 구조에서 중년기(50~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7.3%),2000년(18.1%),2010년(24.7%)로 7.4% 증가하였다.13)그러나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조기퇴직이 예상되며,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나 평생직장이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선택이 아닌 가족의 생존 또는 안정적인 생계

기반 유지 위한 필수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60∼80대 고령자의 사망률의 감소와 생애주기상 노년기의 비중

이 길어지고 있어,노인부부 가구 증가 및 노인 1인 가구의 증가가 예상

된다.또한 가족생활주기가 길어질 전망이며,최근 나타나는 만혼과 출

산연기 현상을 통해 1세대의 자녀독립기 이전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즉 가족주기발달단계 중 성인자녀와의 동일세대 동거기

간 길어지고,자녀 독립 이후 노년부부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한편 

결혼과 출산시기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고 있으며,결혼적

12)한국여성정책연구원,｢100세 시대 가족｣,제69차 여성정책포럼,2011.
13)통계청,｢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 분석｣,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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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나 출산적령기 등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과거와 같은 연령규범은 

상당부분 약화되었다.특히 청년세대의 취업난으로 교육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경제적 독립의 유보로 만혼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

다.즉 성인자녀와 부모세대가 과거에 비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통적 가족문화가 약화되면서 세대 구성에 따른 부양가치관

의 약화로 다양한 노인부양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즉 노인부양에 대한 

규범적 구속력이 약화되고 있다.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14),노인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노인 1인가구 비율은 증가하였으

며,‘05년 대비’10년 노인 1인가구 비율은 증가하여 노인부부가구나 자

녀동거가구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노부모를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

양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특히 아들(장남)에 의한 부양은 감

소하고 ‘모든 자녀’가 함께 부양하는 비율(16.8%)은 높아졌다.그러나 

2012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하여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36.6%)｣,｢가족과 정부･사회 공동(34.6%)｣,｢스스로 해결(22.3%)｣순으

로 나타났다.즉｢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은 증가하고 있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15)

한편 사회적 부양 부담이 증가되면서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심화

되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 

케어(老老 care)16)’가 등장했다.아울러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관계를 

보면,부모부양에서 ‘직계가족규범’은 약화되었으나,전화통화와 대면접

촉을 통한 성인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와의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14)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15)통계청, 2013고령자 통계 ,2013.
16)보건복지부,｢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2012.케어가 필요한 노인을 자

녀로 대표되는 젊은세대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보호를 필

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것을 의미.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을 대상으로 가구형태 또는 소득수준에 의해 지원대상이 될 경우 생활가사지원,

심리건강서비스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기존의 케어인력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유효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효과를 내포하고 있음.



100세 시대 대응한 제주도민의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에 관한 욕구조사 연구 233

관계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17)그러나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자녀와

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8)

100세 시대에는 다양한 혼인형태가 존재할 것이고,배우자 관계에서도 

재혼,삼혼 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이 복잡화와 다양화가 예상된

다.19)이는 전체 재혼 중 ‘남자 초혼과 여자 재혼’부부의 구성비가 1982

년 15.1%에서 2012년 26.9%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남자와 여자 모두 전체 재혼 중 ‘사별 후 재혼’구성비는 감소하고 

‘이혼 후 재혼’구성비는 증가한20)통계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 및 재혼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

세이다.즉 2012년 우리나라의 총 이혼건수(11만 4,316건)중 남자 고령

자는 4,836건으로 전체의 4.2%,여자 고령자는 1,955건으로 1.7%를 차

지하며,2012년 고령자의 재혼건수는 남자 2,449건,여자 912건으로 

2005년에 비해 각각 1.6배,2.2배 증가하였다.21)혼인에서의 이러한 변

화는 결혼,이혼,재혼의 당위성 약화가 노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여전히 

‘80세 시대’에 맞추어져 있다.즉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출생,

교육,취업,결혼,가족생활,정년퇴직,은퇴생활 및 사망과 관련되어 있

기 때문에 100세 시대 대응에 앞서 현대사회에 잔재해 있는 ‘80세 시

대’의 패러다임을 ‘100세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22)

2.제주도 가족의 특성

제주도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6.0%(32,882명)증가하였으며,여자

(5.2%)에 비해 남자(6.7%)의 인구증가율이 1.5%p높게 나타났다.인구 

17)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 분석 ,2013.
18)통계청, 2013고령자 통계 ,2013.
19)한국여성정책연구원,｢100세 시대 가족｣,제69차 여성정책포럼,2011.
20)통계청, 우리나라의 이혼･재혼 현황 ,2013.
21)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13.
22)전홍택 외 6인,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11－05

－02),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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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를 보면 14세 이하는 4.8% 낮아진 반면,15세~64세 인구는 

0.6%,65세 이상 인구는 4.3% 각각 증가하였다.또한 성비는 10년 전

에 비해 15.0낮아진 103.4명으로 나타났으며,조출생률23)은 1.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내 지난 10년간 연령별 인구의 두드러진 점은 

14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

였다는 점이다.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2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24)

2013년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21.4%),전북･경북(17.5%),

강원(16.4%),충북(14.5%),제주(13.9%)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낮은 

지역은 울산(7.8%),대전･경기･인천(9.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5)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는 1980년 6.1명,

2010년 15.2명에서 2040년 57.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26)

2010년 기대수명은 일본이 83.5세로 가장 높고,프랑스 81.7세,한

국･독일･영국이 80세 수준이며,향후 30년간 기대수명은 브라질 7.0세,

인도 5.8세에 이어 한국은 5.2세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이다.27)배우자 

사별 후 혼자 보낼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남성보다 여성노인 문제 심각

하다고 사료된다.특히 노인 1인가구의 수 증가와 더불어 여성노인의 경

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거처유형에서 전국은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63.5%)이 가장 

높고,제주는 전국시도별 통계결과 2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28)단

독주택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편 전국 60~64세 이상 인구

의 가구별 점유형태는 자기집 76%,전세 12%,보증부 월세 8%,무상 

2%순으로 나타난데 반해,제주도 60∼64세 인구의 점유형태별 가구는 

자기집 76%,사글세 10%,무상 6%순으로 조사되었다.

23)조출생(사망)률:출산(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

로 표시함.
24)호남지방통계청,｢2013년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2013.
25)통계청,앞의 책,2013.
26)통계청,｢장래인구 특별 추계｣,2012.
27)통계청,앞의 책,2013.
28)통계청,｢고령화 복지정책의 사각지역 연령층(60~64세)에 대한 연구 분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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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연령은 2011년 남성 32.0세,여성 29.2세로 전국보다 만혼현상이 

조금 높았고,재혼연령은 2011년 남성 45.6세,여성 41.3세로 전국평균보

다 낮았다.29)제주의 이혼율은 산업화시기 이전부터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여성신화 ‘백주할망’의 신화에서 남편이 남의 집 소를 잡아먹었다

고 집에서 아내는 신화를 통해서도 제주의 여성이 ‘살림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며,따라서 백주할망은 제주도 이혼의 시초라고 판단된다.

2010년 대비 이혼율은 감소하였으며,조이혼율은 인구 1천명당 2.5건

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결혼생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

과30)15세 이상 제주 인구 중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

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7%로 나타났다.또한 15세 

이상 인구의 48.5%는｢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고 생각하고,67.3%는｢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그리고 응답자의 30.9%는｢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

다｣고 생각하였으며,평균 초혼연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여성 초혼 연령은 29.82세,제주도는 29.18세로 나타났다.또한 어머니

의 평균 출산연령이 제주(31.39세)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첫째아 출산시 부모의 결혼생활기간이 짧게 나타났고,특히 셋째아 이상

의 비중이 1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31)결혼에 대해서 

62.7%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특히 미혼 남자는 60.4%가 

결혼에 찬성하는 반면,미혼 여자는 결혼을 원하는 비중이 43.3%에 불

과하여 남녀간 견해에 차이가 있었다.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48.7%

로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반면,｢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

혼 여자의 절반이상(52.0%)이 경우에 따라 이혼을 할 수도 있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혼에 대해서 찬성

하는 비율은 남자(23.6%)가 여자(1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32)13세 이상 인구의 56.2%는 전반적인 가

29)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11.
30)통계청, 장래인구추이 ,2010.
31)통계청, 2012사회조사보고서 ,201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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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

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만족하는 비율은 71.8%인데 반해 부인이 남편과

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59.2%로 나타나 부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2010년은 남편 69.9%,부인 59.6%가 각자의 배우자에 대해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 부모'와의 만족 비율은 64.0%로 남자

(63.9%)와 여자(64.2%)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자가 57.4%만족하는 반면,여자는 44.1%에 그쳐 상대적으

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통혼권의 확산으로 마을내혼이 상당히 사라지면서 제주지역의 독

특한 친족문화에 변화가 나타난다.즉 성펜당,외펜당,처당,시당 등 당문

화가 여전히 지속되는 부분도 있으나 가족,친족관계의 마을공동체 의식에 

변화가 나타난다.이는 마을 내혼에서 도외혼으로 확산됨을 의미하며,육

지와는 물론 외국인과의 혼인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제결

혼의 증가는 부수적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하였는데,부부단위가 아닌 각 

개인사회 참여와 부부 및 가족의 결속력이 감소되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제주사람들은 과거부터 움직일 수 있는 한 노동을 해왔으며,강

한 노동력을 겸비한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현재의 남성들의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노릇’을 해왔고,제주남

성들에게 있어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자신들의 어머니와 같은 여성상이 

내재되었다고 추측된다.

특히 제주지역 사람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33)사회활동 중 가장 주된 분야는 친목 및 사회단체(계,동창

회 등)참여로 나타났다.즉 부부나 가족단위 보다는 부부 각자의 동창

회나 친목모임으로 사회 연결망(예를 들면 오름 오르기,올레길 걷기 안,

밖거리 생활 문화)이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또한 저녁이나 주말

에 부부와 가족이 함께 하지 않는 현상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이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는 물론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판단된다.이외에 제주가족도 현대사회로 오면서 농업사회에서 벗어나면

32)통계청,앞 보고서,64쪽.
33)통계청, 2011사회조사보고서 ,201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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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장에서 은퇴한 남성들의 가족생활 적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 혼인이 많은 지역은 경기,서울,경남,부산 순이며,전년 대비 

울산(5.3%)과 제주(3.7%)를 제외한 지역에서 감소추세이다.34)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남(1.2%),제주(11%),전북(10.8%)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다문화 출생아 비중도 제주가 5.2%로 전국 평균(4.3%)보

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제주도는 ‘특별법’제정 및 ‘국제자유

도시’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역이 되었고,이 시기에 맞춰 국제결혼이민자,외국

인 근로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족 등이 이주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자율성을 이양 받게 되었다.35)결과적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거주 외국인 숫자가 증가36)하게 되었으므로,지

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

다.즉,지역성에 기반을 둔 다문화 정책의 수립과 실행,그리고 통합과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37)

종합하면 제주도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가족 구성과 달리 좀 더 실용

적으로 발달하고 있다.제주사회의 경우,일찍부터 육지부에 비해 핵가

족 비율이 높은데 결혼하여 독립하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키운 40～60세 정도의 중년부부들은 자녀를 대학교육 및 직장 등의 이

유로 육지로 보내고,집에는 부부끼리만 살며,노부모는 따로 떨어져 사

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즉 떨어

져 살고 있기는 하나 전화나 가끔의 방문을 통해 일상생활을 공유하지

는 않으나 정서적으로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고,독립 후에도 부모의 경제생

활 능력이 있을 시에는 협조를 하며,노부모에게도 일상생활유지에 필요

34)통계청, 2012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2013.
35)황석규,｢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 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35,제주대

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09.
36)김영순･이미정･최승은,｢제주 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정책 실태에 관한 연구

｣, 탐라문화  4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13.
37)김영순, 이민자 통합을 위한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 연구 ,｢문화정책논총｣23,

2010;김민호･오성배,｢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탐라문화

  39,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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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과 경제적 지원을 한다.38)

특히 한국전통가족과 다른 제주가족 특징으로 장남의 분가,균분상속 

전통,부계 혈연 집단의 결속력 약화,조상제사 분할 등을 들었으며,특

히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남녀간 접촉이 자유로우며,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의식이 미약하며,장례혼례에 사돈댁 외가댁이 적극 참

여하는 일들은 육지의 전통가족과는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39)또

한 제주사회의 가족은 구조,형태,기능 및 가족관계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데,친족을 ‘궨당’이라고 부르고,부계 친족을 ‘방상’이라

고 부르는데 그 관계는 결혼을 통해 성립되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다고 한다.40)

이상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제주도민들의 생활실태는 어떠하며,100

세 시대에 대응한 가족정책욕구를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필요하며 맞춤형 개발 및 정책관련 연구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3.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 정책

100세시대 가족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다.2011년도 여성가족부 업

무계획 내용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사업,공공민간부문의 유연근무

제 확산을 위한 사업,좋은 부모 및 가족가치 확산 관련 사업,건강가정

지원센터의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100세 시대 대비 관련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가족 가치의 확산(영

역1),자녀 돌봄 지원(영역2),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영역4)사업으

로 조사되었다.둘째,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여성

인력활용 영역에서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강화를 위한 사

38)장승심,｢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특징｣, 탐라문화  41,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

구소,2012.
39)최재석,｢제주도의 장남가족｣, 아세아연구  56,1976;김혜숙, 제주도가족과 궨

당 ,제주대학교출판부,1999.
40)이창기, 제주도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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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진하였다.이를 통해 볼 때,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가족의 가치 

증진,일과 가족의 양립 향상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가족과 관련된 사

업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 돌봄자 및 노인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주요 정

책 및 제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41),‘노인돌봄종합서비스’42),‘노

인돌봄기본서비스’43),‘노노(老老)케어’등이 있다.44)가족돌봄자 지원정

책은 가족 돌봄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돌봄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지원대상을 엄격한 기준

(예:소득수준,노인의 기능상태 등)에 의해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매

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증가하는 노인 돌봄자와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100세 시대 대비 관련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

2014)45)에서,여성가족부문(1영역)에는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일가족양립 

지원정책 강화,여성의 출산율 증대 및 여성일자리 확대,여성 가구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인프라 구

축이 있으며,여성인력개발(3영역)은 여성의 취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여성의 건강복지부문(6영역)에서는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

지 서비스 강화하고,여성친화도시부문(8영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조성을 계획으로 시행 및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편 2011년 9월에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2011－2015)46)에서

41)사회보험 중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

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장기요양인정 1~3등급

을 받을 경우 시설급여,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는 제도임
42)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변･활동지원,가사･일상생활지원,주간보호서

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43)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소득,건강,주거,사

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정방문,안전 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임.
44)장혜경･김영란･최인희,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과제연구 ,한국여성정책연

구원,2011.
45)제주특별자치도,｢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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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령화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 은퇴대비 대응,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고령친

화적 사회환경 조성 전략을 추진방향 및 전략으로 두고 있다.따라서 

100세 시대 대응한 정책을 영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여기에는 

제주지역 주민의 가족생활 실태 및 의식의 변화상을 고려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100세 시대에 대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연구내용 및 방법

1.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100세 시대 도래

에 따른 제주도민의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여,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관련 정책 마련 및 노인복지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이와 함께 최근 가족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자 

통계적 자료를 통해 개괄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 및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의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문헌조사연구를 하였다.문헌조

사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족의 변화상 

및 가족정책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

다.설문지는 선행연구와 주요 조사의 지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표 

1>).설문지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노인관련 전문가 3인과 가족관련 전

공자 3인을 대상으로 설문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구성된 설문지의 적

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 하도록 하여 설문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총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표본추출방법은 단순

무작위표본추출법(simplerandomsampling)을 사용하여 표집하였다.즉 

46)제주특별자치도,｢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2011－20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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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문항수 척도 출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연령,학력,종교

－결혼상태,가족형태,주거형태

－경제수준,월소,

－자녀수,자녀계획

11

명목

척도

제주발전연구원47)

장혜경외 5인48)

제주도민의

생활실태 요인

－전반적 가족 실태

－결혼,이혼,재혼 관련 실태

－노인관련실태

25

노인정책 요인

－노인일자리

－노인복지확대

－돌봄서비스

－인권과 안전

－사회문화와 참여

20
Likert

4점

계 56

지인들을 통해 설문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제주지역에 거주

하는 성인남녀를 무작위(random)로 추출하여 설문지 배부하도록 요청하

여 회수하였다.설문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0

일 정도 소요되었다.이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설문과 회수되지 못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 427개의 설문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미혼남녀

도 포함하였다.이는 100세 시대 대응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또한 

자료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Windows12.0을 이용하였고,빈

도,T검증,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설문 구성

2.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민의 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성별에서는 여자가 54.3%(232

명),남학생이 45.7%(195명)이었으며,연령별 분포에서는 20~29세가 

47)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정책연구 ,기본연구(2009

－1),2009.
48)장헤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최진희,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 정책 전

망(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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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20명)로 가장 많고,40~49세 35.8%(153명),30~39세 21.1%(90

명),50~59세 10.8%(46명),60세 이상 4.2%(18명)순으로 나타났다.학

력은 대졸 48.2%(206명),고졸 40.5%(173명),대학원이상 8.7%(37명),

초졸이하 1.2%(5명),무학 0.9(4명),중졸 0.5%(2명)순이었다.결혼상태

는 기혼이 63.5%(271명)로 가장 많았으며,미혼 31.4%(134명),사별 

2.6%(11명),이혼 1.4%(6명),재혼 1.2%(5명)순이며,가족형태는 부부+

자녀(2세대)69.5%(289명),조부모+부부+자녀(3세대)11.1%(46명),부부

만 7.0%(29명),혼자 5.3%(22명),부 또는 모+자녀(한부모가정)4.3%

(18명),기타 2.9%(12명)순이었다.주거형태를 보면 70.3%(300명)가 자

가이며,전세 13.6%(58명),기타 8.2%(35명),월세(사글세)6.6%(28명),

보증부 월세 1.4%(6명)로 조사되었다.종교를 보면 없다라는 응답이 

42.4%(181명)로 가장 많고,불교 26.2%(112명),천주교 17.3%(74명),기

독교 11.0%(47명),기타 3.0%(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가정경

제수준의 응답을 살펴보면 중층이라는 응답이 53.9%(223명),중하층 

26.6%(110명),중상층 10.4%(43명),하층 8.2%(34명),상층 1.0%(4명)이

었으며,월소득은 100만원 미만 7.4%(30명),300~400만원 26.2%(106

명),200~300만원 18.6%(75명),400~500만원 18.6%(75명),100~200

만원 미만 12.1%(49명),600만원 이상 9.9%(40명),500~600만원 7.2%(29

명)였다.자녀수에 대한 응답을 보면 2명 38.2%(163명)이 가장 많고,자

녀 없음 25.5%(109명),3명 21.1%(90명),1명 10.3%(44명),4명이상 4.9%(21

명)이며,미혼의 경우 자녀계획에 응답을 보면,2명을 계획하는 응답자가 

47.0%(86명)로 가장 많고 모르겠음 15.8%(29명),4명이상 6.0%(11명),

1명 5.5%(10명)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연령,학력,경제적 수준,가족형태 등 5개 변인별

로 결혼에 대한 태도와 정책요구를 분석하였으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연령 변인은 20~29세,30~39세,40~49세,50세이상으로,학력 

변인은 고졸이하(무학 포함),대졸 이상으로,그리고 경제적 수준 변인은 

하,중하,중,중상 이상으로 재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가족형태변인은 

기타를 결측치로 처리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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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195 45.7

학력

초졸이하 5 1.2

여자 232 54.3 중졸 2 .5

연령

20~29세 120 28.1 고졸 173 40.5

30~39세 90 21.1 대졸 206 48.2

40~49세 153 35.8 대학원이상 37 8.7

50~59세 46 10.8 무학 4 .9

60세 이상 18 4.2

종교

기독교 47 11.0

결혼

상태

미혼 134 31.4 불교 112 26.2

기혼 271 63.5 천주교 74 17.3

이혼 6 1.4 없음 181 42.4

사별 11 2.6 기타 13 3.0

재혼 5 1.2

경제

수준

상 4 1.0

가족

형태

부부만 29 7.0 중상 43 10.4

부부+자녀(2세대) 289 69.5 중 223 53.9

조부모+부부+자녀(3세대) 46 11.1 중하 110 26.6

혼자 22 5.3 하 34 8.2

부/모+자녀(한부모가정) 18 4.3

월

소득

100만원 미만 30 7.4

기타 12 2.9
100~200만원

미만
49 12.1

주거

형태

자가 300 70.3
200~300만원

미만
75 18.6

전세 58 13.6
300~400만원

미만
106 26.2

보증부월세 6 1.4
400~500만원

미만
75 18.6

월세(사글세) 28 6.6
500~600만원

미만
29 7.2

기타 35 8.2 600만원 이상 40 9.9

자녀수

자녀 없음 109 25.5

자녀

계획

모르겠음 29 15.8

1명 44 10.3 1명 10 5.5

2명 163 38.2 2명 86 47.0

3명 90 21.1 3명 47 25.7

4명이상 21 4.9 4명이상 11 6.0

<표 2>조사대상자 일반적인 현황(n=427)

Ⅳ.주요연구결과

1.제주도민의 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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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피로 맺어진 사람 146 34.9

서로 사랑하는 사람 171 40.9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된 사람 16 3.8

같이 사는 사람(주거) 76 18.2

기타 9 2.2

합계 418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개인취미생활

일

학습

가사

가족 보살피기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가족행사 참여

운동

기타

118

29

6

66

68

4

65

29

11

17

28.6

7.0

1.5

16.0

16.5

1.0

15.7

7.0

2.7

4.1

합계 413 100.0

1)전반적인 가족생활 실태

(1)가족이미지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40.9%(171명)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다음으로 피로 맺어진 사람 34.9%(146

명),같이 사는 사람(주거)18.2%(76명),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된 사람 

3.8%(16명),기타 2.2%(9명)순이었다.

<표 3>가족이미지

(2)주말 가족 간의 시간사용

주로 개인취미생활 28.6%(118명)로 가장 많았다.다음이 가족 보살피기 

16.5%(68명),가사 16%(66명),교제 및 여가활동 15.7%(65명)순이었다.

<표 4>주말 시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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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 20 4.7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9 2.1

부인이 주로,남편은 보조해야 한다. 185 43.7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 201 47.5

남편이 주도한다. 2 .5

남편이 주로하고 부인도 보조한다. 6 1.4

합계 423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30분 이내

30분 ~60분

1시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

5시간 이상

124

97

63

48

46

29

3

13

29.3

22.9

14.9

11.3

10.9

6.9

0.7

3.1

합 계 423 100.0

(3)평일 가사시간 및 가사분담

평일에 어느 만큼 가사시간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30분 이내가 

29.3%(124명)으로 가장 많았고,30분∼60분 22.9%(97명),1시간∼1시

간 30분 14.9%(63명),1시간 30분∼2시간 11.3%(48명),2시간∼3시간 

10.9%(46명),3시간∼4시간 6.9%(29명),5시간 이상 3.1%(13명),4시간

∼5시간0.7%(3명)순이었다.

<표 5>평일 가사시간

가사분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

(47.5%,201명)와 부인이 주로,남편은 보조해야 한다(43.7%,185명)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이를 볼 때 가사분단에 있어서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해야한다는 의식이 많이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가사분담

(4)가정에서의 성차별

가정생활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있다

를 포함하여 55.4%(133명)가 가정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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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많이 있다. 53 12.6

약간 있다. 180 42.8

그저 그렇다. 48 11.4

없다. 75 17.8

약간 없다 5 1.2

거의 없다. 60 14.3

합계 421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가사분담

보육서비스

건강검진 및 관리

육아 휴직제도

직업관련 재교육

직장 내 양성평등 확립

노인수발 보조

107

134

28

97

14

29

10

25.5

32.0

6.7

23.2

3.3

6.9

2.4

합계 419 100.0

의 결과로 보아 여전히 가족내에서 성차별이 잔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가정 성차별

한편,결혼한 여성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

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보육서비스 32%(134명)와 가사분담 

25.5%(107명)을 원하고 있었으며 육아 휴직제도 23.2%(97명),직장 내 

양성평등 확립 6.9%(29명),직업관련 재교육 3.3%(14명),노인수발 보조 

2.4%(10명)순이었다.이를 볼 때 가정과 직장에서의 얄립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표 8>직장생활 유지조건

(5)가정생활의 어려움

현재 가정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27.3%(113명)

를 제외하고 자녀 양육 및 교육(26.1%,108명)과 경제적 문제(25.6%,106

명)가 어렵다고 응답했다.가정내의 문제 중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로 가족들과 상의(55.5%,233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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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가정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친인척문제

건강문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기타

106

108

27

21

11

21

113

7

25.6

26.1

6.5

5.1

2.7

5.1

27.3

1.7

합계 414 100.0

문제 해결

방법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상의

자신의 경험을 참고

전문서적 등 참고

신문,잡지 등을 참고

가족들과 상의

친구의 조언

종교지도자와 상의

기타

12

57

14

6

233

83

10

5

2.9

13.6

3.3

1.4

55.5

19.8

2.4

1.2

합계 420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관심 있다.

관심 있다.

그저 그렇다

관심 없다.

매우 관심 없다.

14

82

186

96

39

3.4

19.7

44.6

23.0

9.4

합계 417 100.0

말해 비공식적인 지지비율이 친구의 조언(19.8%)를 포함해 75.3%로 아직

까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지지가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가정생활의 어려움 및 문제해결 방법

(6)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대상자들은 국제결혼에 대해 그저 그렇다를 포함하여 77%(321

명)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이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

문화가족을 고려할 때,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일반가정에서는 

그리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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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양국문화체험

요리교실

자녀양육

직업안내 및 취업훈련

기타

126

146

2

60

68

10

30.6

35.4

0.5

14.6

16.5

2.4

합계 412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교육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의무화

가족상담 기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

부부상담 및 교육 강화

이혼 전 상담 의무화

지속적인 위기개입 서비스

아동,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세대관계 강화

일자리 확대 및 취업 훈련 확대

기타

168

50

32

94

11

6

13

17

19

3

40.7

12.1

7.7

22.8

2.7

1.5

3.1

4.1

4.6

0.7

합계 413 100.0

국제결혼가정(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양국의 문

화체험 35.4%(146명),한국어교육 30.6%(126명),직업안내 및 취업훈련 

16.5%(68명),자녀양육 14.6%(60명),요리교실 0.5%(2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11>다문화 지원

(7)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시급한 것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40.7%(168명)

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라고 응답하였으며,부부상담 및 

교육 강화 22.8%(94명),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의무화 12.1%(50명),가

족상담 기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7.7%(32명),일자리 확대 및 취업 훈련 

확대 4.6%(19명),세대관계 강화 4.1%(17명),아동,노인 돌봄서비스 강

화 3.1%(13명),이혼 전 상담 의무화 2.7%(11명),지속적인 위기개입 서

비스 1.5%(6명)순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12>가족해체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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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

많이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변화가 없다.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많이 나빠졌다.

54

156

163

17

21

6

12.9

37.4

39.1

4.1

5.0

1.4

합계 417 100.0

행복감

매우 행복하다

조금 행복하다

보통이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지 않다

108

147

148

15

5

25.5

34.8

35.0

3.5

1.2

합 계 423 100.0

(8)현재 생활여건 및 행복감

현재 생활여건에 대해 50.4%(210명)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60.3%(255명)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여,비교적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13>생활여건 및 행복감

2)결혼,이혼,재혼에 관련 실태

(1)결혼에 대한 견해

조사대상자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를 포함해서 69.8%(298명)가 결혼 

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만약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74%(316명)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결혼을 선택하지 않

으려 한다고 조사되었다.따라서 결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

로 이해된다.그러나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라는 미온적 태도도 27.6%

에 이르고 있어 결혼을 상황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

향도 적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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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결 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한다*

남자
195

(100.0)

63

(32.3)

91

(46.7)

34

(17.4)
7(3.6)

여자
232

(100.0)

43

(18.5)

101

(43.5)

84

(36.2)

4

(1.7)

전체
427

(100.0)

106

(24.8)

192

(45.0)

118

(27.6)

11

(2.5)

구분 빈도 퍼센트

일,학업에 몰두하고 싶어서 23 5.4

결혼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15 3.5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49 11.5

자녀출산의 부담 때문에 4 0.9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316 74.0

현재 결혼제도가 싫어서 16 3.7

기타 4 0.9

합계 427 100.0

<표 14>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주 :‘잘 모르겠다’항목 있음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한다’를 합한 수치임

<표 15>결혼하지 않는 이유

(2)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한 생각은 59.2%(253명)이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

였으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39.3%(158명)으로 나타났

다.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혼을 고려해본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

서 남자들은 거의 없다(16.9%)가 여자들은 가끔 있다(25.5%)가 높게 나

왔고,카이검증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볼 

때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이혼을 한 두 번 이상은 

고려해본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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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이 혼

해서는안된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남자
192

(100.0)

136

(69.8)

55

(28.2)

1

(0.5)

3

(1.5)

여자
232

(100.0)

117

(50.5)

113

(48.7)
－

2

(0.9)

전체
427

100.0)

253

(59.2)

158

(39.3)

1

(0.2)

5

(1.2)

구분
성별

x

/p남자 여자

이혼

고려

경험

전혀없다
빈도(%) 37(12.8) 29(10.0)

11.061/

0.011**

기대빈도 29.8 36.2

거의없다
빈도 49(16.9) 46(15.9)

기대빈도 42.9 52.1

가끔있다
빈도 42(14.5) 74(25.5)

기대빈도 52.4 63.6

자주 있다
빈도 3(1.0) 10(3.4)

기대빈도 5.9 7.1

전체 45.2% 54.8%

<표 16>이혼에 대한 견해

(단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를 합한 수치임

<표 17>이혼고려 경험

(3)재혼에 대한 견해

재혼의 경우 해도 남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52.5%),해야 

한다(26.3%),하지 말아야 한다(21.3%)순인 반면,여자는 해도 좋고 하

지 않아도 좋다(62.9%),하지 말아야 한다(27.8%),해야 한다(9.3%)순

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재혼에 대한 당위성은 부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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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 195 46.0

직업 없음 15 3.5

소일거리 없음 8 1.9

건강문제 125 29.5

경로의식 약화 4 .9

가족으로부터의 푸대접 9 2.1

외로움,소외감 57 13.4

노인복지 시설 부족 11 2.6

합계 424 100.0

구분 계

재 혼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남자
160

(100.0)

42

(26.3)

84

(52.5)

34

(21.3)

여자
194

(100.0)

18

(9.3)

122

(62.9)

54

(27.8)

<표 18>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주 :‘잘 모르겠다’항목 있음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한다’를 합한 수치임

3)노후 관련 실태

(1)부모세대 관련 특성

부모 세대의 가장 어려운 생활문제는 46%(195명)가 경제적인 문제라

고 응답하였다.다음이 건강문제 29.5%(125명),외로움 및 소외감 

13.4%(5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19>부모 세대의 가장 어려운 생활문제

또한 ‘부모세대는 생활비 마련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본

인 및 배우자 부담이 36.9%(156명)로 가장 많았고,연금,퇴직금 22.7%(96

명),근로소득,사업소득 20.1%(85명),자녀 또는 친척 지원 9.9%(42명),정

부 및 사회단체 6.1%(26명)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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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연금,퇴직금

근로소득,사업소득

기타

42

26

156

96

85

18

9.9

6.1

36.9

22.7

20.1

4.3

합계 423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4 5.7

장남이 해결해야 한다. 16 3.8

아들들이 해결해야 한다. 16 3.8

아들과 딸들이 해결해야 한다. 110 26.1

자식 중 능력 있는 자가 해야 한다. 57 13.5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189 44.8

정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10 2.4

합계 422 100.0

<표 20>부모세대 생활비 마련 방법

(2)노부모 부양 및 노후계획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가 44.8%(189명)로 가

장 많았으며,아들과 딸들이 해결해야 한다 26.1%(110명),자식 중 능력 있는 자가 

해야 한다 13.5%(57명),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7%(24명),장남이 해결해야 한다와 

아들들이 해결해야 한다가 각각 3.8%(16명)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볼 때 어르신

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인식하고 있으며,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을 요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21>노부모 부양에 관한 견해

노후에는 운동,독서,여행 등 취미활동을 하며 보내겠다는 의견이 

66.7%(280명)로 가장 많았고,계속적인 경제활동이 16.2%(68명)으로 나

타났다.따라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미생활 관련 프로

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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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경제활동

외국어 교양강좌 등 평생학습

운동,독서,여행 등 취미활동

자원봉사

가사 또는 손자녀 돌보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기타

68

12

280

36

12

9

3

16.2

2.9

66.7

8.6

2.9

2.1

0.7

합계 420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노후 준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예금,적금

부동산

주식,채권

준비하고 있지 않다

기타

80

47

82

9

91

13

1

96

3

19.0

11.1

19.4

2.1

21.6

3.1

0.2

22.7

0.7

합계 422 100.0

노후에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

나 혼자

배우자와 단둘이

맏아들과 함께

아들 가운데 한명과

딸 가운데 한명과

형편 되는 자녀와 함께

유료 노인복지시설

무료노인복지시설

기타

23

321

3

4

8

23

14

14

9

5.5

76.6

.7

1.0

1.9

5.5

3.3

3.3

2.1

합계 419 100.0

<표 22>노후계획

한편,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22.7%(96명)으로 나타났으며,예금,적금 21.6%(91

명),개인연금(개인 가입 연금)19.4%(82명),국민연금 11.1%(47명),공

무원 연금(교직원,군인 포함)11.1%(47명)등의 순이었다.또한 노후에 

누구와 지내기를 원하는지 알아본 결과,배우자와 단둘이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76.6%(321명)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23>노후를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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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확대

돌봄 서비스 지원

인권과 안전

사회 문화와 참여 확대

기타

125

190

21

14

70

3

29.6

44.9

5.0

3.3

16.5

0.7

합계 423 100.0

노인 정책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 확대

돌봄서비스

인권과 안전

사회문화와 참여

414

414

411

411

410

2.62

2.48

2.59

2.67

2.53

.490

.524

.498

.484

.535

(3)건강한 100세 시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확대(44.9%,190

명)로 나타났다.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29.6%(125명),사회 문화와 참여 확

대 16.5%(70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족생활 실태 및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한 노인복지 확대 지원을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

2.노인관련 정책욕구

다가오는 100세시대에 노인 관련 정책(노인일자리 관련,노인복지확대 관

련,돌봄서비스 관련,인권과 안정 관련,사회문화와 참여 관련)이 필요한가

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5,표26과 같다.전체 Cronbach'sα는 .914이며,

노인 일자리 욕구 .906,노인복지 확대 .891,돌봄서비스 .886,인권과 안전 

욕구 .884,사회문화와 참여 .893이다.

<표 25>제주지역 주민들의 노인정책 욕구별 빈도 및 평균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이를 토대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이때 정책관련욕구를 

5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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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노인

일자리

노인의 취업,재취업 지원
4

(0.9)

16

(3.7)

109

(25.5)

282

(66.0)

16

(3.7)

취업노인의 최저임금보장과 근무조건개선
5

(1.2)

13

(3.0)

115

(26.9)

279

(65.3)

15

(3.5)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3

(0.7)

12

(2.8)

109

(25.5)

288

(67.4)

15

(3.5)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킹
3

(0.7)

17

(4.0)

135

(31.6)

246

(57.6)

26

(6.1)

노인

복지

확대

장애인,조손가족등취약계층노인에 대한복지

확대

4

(0.9)

14

(3.3)

103

(24.1)

284

(66.5)

22

(5.2)

노인 1인가구를 배려한 주택자금 대출기준마련
10

(2.3)

39

(9.1)

141

(33.0)

211

(49.4)

26

(6.1)

비취업노인의 국민연금 가입지원
10

(2.3)

36

(8.4)

157

(36.8)

201

(47.1)

23

(5.4)

노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
6

(1.4)

20

(4.7)

138

(32.3)

240

(56.2)

23

(5.4)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gender정책
9

(2.1)

11

(2.6)

132

(30.9)

238

(55.7)

37

(8.7)

노령연금지원과 노인돌봄 바우처 등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

4

(0.9)

16

(3.7)

117

(27.4)

266

(62.3)

24

(5.6)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
5

(1.2)

12

(2.8)

122

(28.6)

268

(62.8)

20

(4.7)

돌봄 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실시
6

(1.4)

12

(2.8)

118

(27.6)

266

(62.3)

25

(5.9)

인권과

안전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7

(1.6)

12

(2.8)

101

(23.7)

282

(66.0)

25

(5.9)

노인폭력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5

(1.2)

12

(2.8)

99

(23.2)

286

(67.0)

25

(5.9)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지원
5

(1.2)

14

(3.3)

104

(24.4)

278

(65.1)

26

(6.1)

노인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4

(0.9)

9

(2.1)

86

(20.1)

302

(70.7)

26

(6.1)

사회

문화와

참여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위

한 인식개선사업

4

(0.9)

14

(3.3)

125

(29.3)

260

(60.9)

24

(5.7)

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 마련
6

(1.4)

20

(4.7)

136

(31.9)

239

(56.0)

26

(6.1)

신구세대간 경험 공유 및 사회적 자산 창출
6

(1.4)

18

(4.2)

150

(35.1)

229

(53.6)

24

(5.6)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 양성
3

(0.7)

22

(5.2)

145

(34.0)

235

(55.0)

22

(5.2)

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보고 모름/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표 26>노인 정책 욕구(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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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민들은 인권과 안전 욕구(2.67점)가 가장 높았으며,다음

은 노인 일자리 욕구(2.62점),돌봄서비스(2.59점),사회문화와 참여(2.53

점)의 유형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가장 

낮은 필요를 보이는 정책 유형은 노인복지 확대(2.48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의 평균 차이를 

정리하면 <표27>과 같다.즉 경제수준을 제외하고 성별,연령,학력,

가족형태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 욕구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노인관련 정책 욕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노인 정책 욕구의 평균 차이에 있어,돌봄서비스 관련정

책에서 여자가 남자 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전반적으로 여

자가 남자보다 정책욕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정책욕구를 살펴 본 결과,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특히 노인 일자리관련 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20－29세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후검증결과 노인 일자

리 욕구,노인복지 확대,돌봄서비스,노인 일자리 욕구는 49세 미만인 

집단과 50대 이상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고,인권과 안전 욕구 는 20－

29세 집단과 50세 이상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정책 욕구를 살펴 본 결과 돌봄서비스 관련정책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즉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의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수준에 따른 정책욕구를 살

펴본 결과,노인일자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경제적 수준이 하층

인 집단이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형태의 경우 노인복지 확대 관련 욕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즉 

부부집단(2.66점),부부+자녀(2세대)(2.46점),조부모+부부+자녀(3세대)(2.65

점),혼자(2.50점),부 또는 모+자녀(한부모가정)(2.31점)순으로 나타났

다.특히 부부만 있거나 3세대인 집단과 한부모가정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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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

배경변인

노인

일자리(D)

노인복지

확대(D)

돌봄

서비스(D)

인권과

안전(D)

사회문화

와 참여(D)

성별

남자

여자

2.58

2.64

2.43

2.53

2.54

2.64

2.63

2.69

2.49

2.56

t값 －1.234 －1.789 －2.000* －1.293 －1.340

연령

20－29

30－39

40－49

50이상

2.68(b)

2.55(b)

2.69(b)

2.40(a)

2.56(b)

2.48(b)

2.51(b)

2.26(a)

2.63(b)

2.61(b)

2.63(b)

2.38(a)

2.76(b)

2.65(b)

2.72(b)

2.38(a)

2.64(c)

2.47(ab)

2.56(bc)

2.32(a)

F값 5.998*** 4.664** 4.218** 9.659*** 5.412***

학력

고졸이하

대학이상

2.56

2.65

2.46

2.50

2.53

2.64

2.65

2.68

2.50

2.55

t값 －1.912 －.943 －2.136* －.639 －.863

경제

수준

중상이상

중

중하

하

2.60

2.61

2.63

2.60

2.47

2.46

2.51

2.56

2.54

2.59

2.57

2.71

2.66

2.67

2.63

2.75

2.54

2.52

2.52

2.62

F값 .036 .473 .863 .517 .317

가족

형태

부부만 2.55 2.66(b) 2.70 2.80 2.69

부부+자녀

(2세대)
2.61 2.46(ab) 2.58 2.65 2.52

조부모+부부+자녀(3세대) 2.74 2.65(b) 2.67 2.80 2.67

혼자 2.57 2.50(ab) 2.51 2.58 2.44

부/모+자녀(한부모가정) 2.64 2.31(a) 2.62 2.61 2.51

F값 .958 2.528* .810 1.748 1.692

<표 27>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노인 정책 욕구의 평균 차이

*p<.05,**p<.01,***p<.001
D:Duncan'sMultipleRangeTest

Ⅴ.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인지하는 가족 및 노인 관

련 정책욕구를 파악하고,이를 토대로 100세 시대에 대응하여 제주지역

의 특성에 부합되는 제주형 가족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대로 제주지역 도민들의 가족 특성 및 정책욕구 실태를 정리하고,이를 

정책적 함의와 연결지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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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도 가족의 생활실태 요약 및 제언

가족생활 실태분석 결과,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

는 말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며,주말에는 개인취미생활을 가장 많이 

하였다.하루 가사시간은 30분 이내가 가장 많았고,가사분담에 대해서

는｢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와｢부인이 주로,남편은 보조해야 한다｣

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절반정도의 수준에서 가정생활내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또 결혼한 여성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육서비스,가사분담,육아 휴직제도 

등의 순이었다.현재 가정생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경제적 문제가 어려우며,가정내의 문제는 주로 가족들과 상의하

여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국제결혼에 대해 대부분이 관심이 

없다고 하였으며,국제결혼가정(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

한 것은 양국의 문화체험,한국어교육,직업안내 및 취업훈련,자녀양육,

요리교실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가장 시급하며,절반정도는 현재 생활여건이 좋아졌고,행복하

다고 응답하였다.결혼은 ｢해야한다｣고 생각하며,사람들이 결혼하지 않

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

고 생각하였다.이혼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된다｣가 가장 높았으며,배

우자가 있는 경우 이혼을 고려해본 경험에 대해서 남자들은 ｢거의 없다

｣가 여자들은 ｢가끔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재혼의 경우 해도 남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52.5%),해야 한다(26.3%),하지 말아야 한

다(21.3%)순인 반면,여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62.9%),하지 

말아야 한다(27.8%),해야 한다(9.3%)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먼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가족주기의 변화를 고려할 때,가족

생활 주기 6단계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자녀출가 후 노년기의 연장으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즉 평균수명 연장,노년기 부부기

간 연장 등에 따른 생애 재설계,가족생활 재설계 및 관련 프로그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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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요구된다.그리고 노년기 장기화로 은퇴 이후의 가족생활 적응 독

려를 위해 남성들이 갈등 없이 가족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따라서 부부교육,부모교육 및 상담,노부

모－성인자녀 관계,장수 노인을 위한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령－중립적이거나 다양한 연령별로 차별화된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

될 필요가 있다.

둘째,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부부관계의 안정성 및 

정서적 친밀감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건강한 노인부부의 행

동매뉴얼 제정 및 참여기회 확대하고 노년기 부부의 지역사회 참여 활

성화를 위한 실버세대 부부 봉사단 발족과 가족간 재능나눔 문화 확산 

등 건강한 가족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특히 노년기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부부의 

공통분모인 취미,봉사,종교 활동 등을 고려하는 등의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절반정도의 수준에서 여전히 가정생활 내 성차별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이를 위해 가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시

켜나가야 할 것이다.즉 가족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는 100세 시대에는 

‘궨당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공동체 문화로 확산시킴으로서 가족은 물

론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므로,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가족기능 회복과 유대감 향상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그 결과 가정 내 성차별을 줄일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리

라고 기대해본다.

넷째,연구대상자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한부모가족,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

율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즉 다양한 가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개

방적이고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양육과 부양에 대한 어려움,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이나 왕따,저임금,고용불안 등으로부터의 정서

적이고 심리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이

와 함께 일반가족과 다양한 교류 및 관계 향상을 위해 공동체 문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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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가족강화 패키지 발굴 및 현실화가 요구된다.아울러 제주도

만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고,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통한 지역

사회기반 다문화 정책의 실천과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결혼 및 가족구성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사회 환경

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를 위해 미혼 청장년의 가족형성 유

인 정책 마련하거나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결혼이 갖는 형식적

이고 의례적 의미보다는 당사자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결혼문화 인

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

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또한 성 평등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지역사

회의 노력이 요구된다.이는 양성평등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며 아울러 양성평등 가족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회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2.노인관련 정책 욕구 결과 요약 및 제언

노인관련 정책 욕구 조사결과 부모 세대의 가장 어려운 생활문제는 ｢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생활비 마련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

임을 져야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노후에는 ｢운동,독서,여행 등 취미

활동을 하며 보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한편,노후를 위해 준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예:적금,개인연금,국민연금,공무

원 연금 등의 순이었다.또한 노후에는 ｢배우자와 단둘이 지내고 싶다｣

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고,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노인복지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노인 일자리,사회 문화와 참여 

확대 등의 순이었다.또한 제주지역 주민들은 ｢인권과 안전 욕구｣가 가

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100세 시대에 따른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

언할 수 있다.첫째,최근 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의 조

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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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에 의한 가족 돌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가 아니라고 본다.따라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가 요구된다.즉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노인 가족돌봄

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인에 의한 가족돌

봄’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이를 위해 읍,동,리 차원에서 

고령자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

성화 사업을 전개해야한다.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

와 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거나 부부공통의 생활

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사회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이 절실하다.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토와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노인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와 함께 돌봄자 지원체계

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여전히 완전한 사회적 부양보다는 가족

도 함께 책임져야하는 의식이 공존하면서 노년기에 다른 가족을 돌보면

서 자신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부양/자기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시니어 타운이나 노인 커뮤니티의 경우 돈을 내고 서비스

를 받는 일종의 ‘고령자 전용 호텔’인 셈인데,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은

퇴 이후에도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aging－in－place)돕고,돌봄자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이는 돌봄자의 배우자를 고려하여 참여자 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거나 독거노인 돌봄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비

스를 활성화하고 노인 단독가구로 확대가 필요가 있다.특히 도내 지역

별로 가족 돌봄 네트워크를 결성하거나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

다.또 고령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

야 할 것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의 거처유형이 단독주택이 가장 많으므

로,특히 독신 여성이나 독거노인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

델링을 지원하고,아울러 불편함 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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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아 100세 시대 

수명연장에 따라서 생애주기의 재개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즉 개

인의 생애구분을 새로 개념화하여 은퇴 연령 및 연금수령개시 연령에 

대한 재조정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또 일상생활에서의 연령에 대한 고

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연령 중립적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본다.

넷째,노후에는 배우자와 단둘이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아,

중노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배우자 

돌봄은 부부의 애정이나 부부관계의 역사와 같은 관계적 자원이 매우 크

게 작용한다.49)따라서 중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함께 올레길 걷

기,제주의 오름 탐방기,배우자를 위한 음식만들기 등)을 실시하여 장기

적으로는 건강한 노년기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

가 있다.즉 제주의 전통과 놀이,여가문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 세대

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자원봉사 

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노인복지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100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현재의 가족생활 실태를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와 더불어 제주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으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부모 

세대의 가장 어려운 생활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만큼 국가

적인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또한 소위 복

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한 100세를 유

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아울러 은퇴 후 

노후생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연장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종합하면 100세 시대에는 생애주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년기의 기간

49)이순미･김혜경,｢남성노인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1(4),

2009.6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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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통혼권의 확산,궨당 문화의 변화,은

퇴 후 남성의 가족적응,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다양한 세대의 공존과 

노년기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가족관련 정책

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그리고 제주형 맞춤 복지의 확대 실시 및 

노년기 부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 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고,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높은 이혼율과 재

혼에 따른 대책과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

체 문화의 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노노안

정망’구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끝으로 ‘100세 시대’는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이 생활하는 방식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가 도민들의 정책적 욕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의견

과 욕구를 공론화 하고,정책적으로 반영할 통로를 마련해야한다.즉소

외되고 잠재된 도민들의 정책적 욕구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화

된 전략과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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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searchforwhatJejupeopleneedfortheir

conditionoflivingandthefamilypolicyin

preparationfortheeraofcenturyyearoldpeople

－JejuSpecialSelf－Governingprovinceisbased－

Kim,Hye－Sook･Lee,－Eun－Jung

Withtheadventoftheeraofcenturyyearoldpeople,thisstudy

aimstoprovidebasicmaterialstoestablishtherightpolicyforthe

familyandelderlyaftersurveyinglocalpeopleontheirconditionof

livingandneedsforpolicies.

Forthisresearch,427localpeoplewereselectedandaskedtofillout

thequestionnaireonthesocialanddemographiccharacteristics,the

overallrealityoffamilies,thecondition ofmarriage,divorceand

remarriage,andthesituationoftheelderlypopulationandtheirneeds

forpolicies.

Anotherobjectiveofthisstudyistorecommendthewaytohelpdevelop

measuresforlocalfamiliesaccordingtothecharacteristicsofJejuSpecialSelf

－Governingprovince,andistoprovidesuggestionsasanalternativeto

complementthelimitationofthepolicydesigninthefuture.

KeyWords:theeraofcenturyyearoldpeople,Jejupeople,conditionofliving,thefamilypolicyin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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