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4 pp. 205-218,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4.20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205

노인일자리 사업과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 
웰에이징 전문가를 중심으로

염주희1, 김두리2, 김광환3, 장경희1*

1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2건양대학교 간호대학, 3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A Study on Perceptions of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Well-Aging Educators’ Perspectives

JooHee Yum1, Doo-Ree Kim2, Kwang-Hwan Kim3, Kyung-Hee Chang1*

1Welldying Convergence Lab, Konyang University
2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3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웰에이징 교육전문가가 노인일자리 사업 및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31일~2023년 
1월 16일까지 진행되었고, 웰에이징 교육전문가 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4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교육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5를 이용,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만-위드니 U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생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교육 
분야별 중요도와 실행도를 살펴보기 위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9.7세였고, 현재 종사하는 분야에 재직한 평균 기간은 10.3년이었다. 이들은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교수학습
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68.9%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이어진다고 응답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IPA 분석 결과 이들은 노인일자리 사
업 관련 교육 실행도 중에서 행정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하기에서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계열 전공
자는 비사회복지계열 전공자보다 행정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하기에서 실행도 점수가 높았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필수 교육에 웰에이징 교육을 융합하는 방안과 사회복지계열 전공자를 중심으로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olicy awareness among well-aging educators who are interested i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October
31, 2022, through January 16, 2023, with a total of 45 well-aging educators included in the study. Using 
SPSS Statistics 25,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d Mann-Whitney U-tests were conducted. 
Two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models were performed to study levels of perception on 
such policy awareness. On average, subjects were 49.7 years old, and the average length of service in
their current field was 10.3 years.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68.9%) evaluated policy effectiveness 
highly, recognizing that education leads to participation in senior job placement programs. Results show
that well-aging educators had difficulties in working with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nduct education. 
In addition, social-work professionals had higher performance scores than non-social work professionals 
when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This study suggests well-aging education can be integrated into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and social-work professionals
can be an integral part of it.  

Keywords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Successful Aging, Gerontology, Education Needs, Senior 
Employ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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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한국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이 비율이 
20.6%로 늘어나,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
상한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년으로,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같은 
변화를 겪는 데 50년 이상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급격
한 변화이다[1]. 이처럼 한국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건강
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는 방법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국내 웰에이징 연구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웰
에이징(Well-aging)은 노화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활
동적인 생활을 하며, 존엄성을 잃지 않고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한다[2]. 이때 고령자가 경제적 자원을 확보
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웰에이징의 중요한 요
소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응답자 중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의 비율
이 41.5%였다.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준비 능력 
없음’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4.6%로 조사되어 많은 이들
이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3]. 한편 한국 노인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
는 시기인 유효 은퇴 연령과 생애 주 직업에서 은퇴하는 
나이인 공식 은퇴 연령을 비교한 결과, 이 둘의 격차는 
11.1년이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차이로, 
한국 노인은 공식 은퇴 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며, 
다른 나라의 노인들보다 늦은 나이까지 근로하는 것을 
알 수 있다[4]. 

고령자의 일자리 현황 파악을 위해 이들의 근로 의욕
과 근로 이유를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2014, 2017,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
고 싶은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34.7%, 33.6%, 38.4%로 
나타나 근로 욕구가 있는 고령자의 비율은 꾸준히 유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생계비 마련(73.9%), 건강 유지(8.3%), 용
돈 마련(7.9%)을 이유로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도 일하고 싶은 고
령자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70%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
였다. 65~69세의 취업률이 41.5%임을 고려했을 때, 일
본 고령자 취업률은 취업 의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
로 보인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경제적 보상과 건
강 유지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아서[6] 한

국 노인과 유사한 이유로 근로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령자는 경제활동을 통해 웰에이징의 요소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에게 적절한 일
자리는 한정적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
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노인
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일자리, 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및 고령 노인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
에게는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8].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소득 보장, 공적·사적 부양 부담 완화이며, 정서적 효과
는 가족과 사회 내의 역할 확보, 자존감 향상, 자아 정체
감 유지를 들 수 있다. 즉, 노인들은 취업을 통해서 자신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9]. 사업 참
여 기간과 참여 동기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간이 길수록, 여가 활동을 위해 사업에 참여
한 경우일수록 자기 효능감과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령, 소득, 경력
을 들 수 있다. 사업 참여가 가능한 나이는 일자리 유형
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만 60-65세 이상으로 명시되
어 있다. 공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
규참여자에게는 가점이 있는 등 총 4가지 기준으로 선발
한다. 사회서비스 유형은 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 역량, 
정보검색 능력 등에 배점이 있다[7].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프로그램마다 선발 기준이 다르고,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수
행기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나뉘어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11]. 한편 노인일
자리 사업 참여자는 필수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공공형 참여자의 경우 총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해당 교육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현장에서 관리·감
독하는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행기관은 일
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채용
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데[7], 교육 프로그램 총괄 
집행도 담당한다.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실태를 살펴보
면, 수행기관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의 편차가 크고 교육 
프로그램에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보건복
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위한 
교육은 노년기의 변화, 건강관리 등 웰에이징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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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Questionnaires 

How did you acquire information o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① Government institution 
② Medical institution 
③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④ Mass media
⑤ Financial institution
⑥ Acquaintances 
⑦ Etc

Table 1. Variables of Interest

을 기초로 하며, 활동비 부정 수급 예방, 안전사고 예방
법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 만큼 성희롱 예방, 장애인식 개선, 인권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관점과 
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2004
년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상당수 있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담
당자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고[13], 참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노년 교육 현장의 실무자인 웰에이
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세부 영
역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살펴보았다.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웰에이징 교육

전문가가 노인일자리 사업 및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해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 설
계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둘째,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의 교육 관련 인식을 비교하여 어
떤 분야에 종사하는 웰에이징 교육전문가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교육 제공자로 적절한지 종합적 판단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웰다잉 임상실무, 사회복지, 보건의료, 상담

심리학, 인문학 분야 등에 종사하며 웰에이징에 대한 교
육이 가능한 사람이나 웰다잉·웰에이징 교육 강사로 활
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2년 10월 31일부
터 2023년 1월16일까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
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각당복지재단의 웰에이징 관련 교육 프로그램(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 웰라이프 지도자 과정 등) 이수
자와 연구자 주변의 웰에이징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스
노우볼 표본 추출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IRB No.: KYU-2022-09-061-001) 연구대상자는 연
구 목적과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참여에 동
의하였다. 총 634명의 웰에이징 전문가는 공통설문 응답
을 마치고, 자신이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동하여 세부 질문에 답하였다. 본 연구는 본인이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영역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선택한 45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웰에이징 교육 강사가 노인일자리 사업 교

육과 관련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교육자료 수집 경로, 교수
학습 활동의 중요 요소, 교육 효과성 인식 정도, 교육 운
영 분야의 중요도와 실행도 문항을 포함하였다. 

2.2.1 연구대상자 특성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나이, 최종학력, 

전공계열,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형태, 재직 기간을 조사
하였다. 

2.2.2 교육자료 수집 경로 및 교수학습 활동의 중요 
     요소·효과성 인식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들이 어떤 경로로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지 살펴보고자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 또한 교육 주체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어떤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을 수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조사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 진행 시 고려해야 할 교수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와 적절한 교육 방법을 질문하였다. 마지막
으로 교육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관
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과 관련해서 응답자에게 
조사한 문항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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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you think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in teach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① Educational facilities 
② Training content
③ Duration of training and location
④ Instructor
⑤ Teaching method
⑥ Etc

What do you think the most effective method is in teach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① On-site lecture 
② Online class
③ Seminar or workshop
④ Providing handouts
⑤ Etc

Who do you think the most appropriate party is in providing 
education regard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① Government institution
② City hall, district office, social welfare agencies 
③ Medical institution 
④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⑤ Workplace
⑥ Etc

How effective do you think training o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is in 
providing jobs for seniors?

① Not effective at all 
② Somewhat ineffective 
③ Neutral
④ Somewhat effective 
⑤ Very effective

  
2.2.3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운영 관련 중요도와 실행도
연구대상자가 노인일자리 교육 운영에 있어 어떤 부분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중요도) 어느 정도의 지식
을 갖추었는지(실행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조사한 
항목은 프로그램 홍보, 계획수립, 교육 제공·지도·관리,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운영의 4분야였다. 노인일자
리 사업 교육 내용의 중요도와 실행도는 목적, 배경 및 
의의, 참여 대상, 선발 제외 기준, 참여 방법, 시간 및 보
상 등 11개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이중 노
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사업 참가
자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공공형(71.9%), 사회서비스형
(5.9%), 시장형(5.4%)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한 보건복지부 
용어를 일부 변형한 것인데, 시장형이 일반적으로 응답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민간형의 하위 형태인 
시장형을 사용하였다.  

        

2.3 분석 방법
조사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자 특성과 교수학습 활동의 중요 요
소·효과성 인식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
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교육 운영 관련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IPA 설문을 5점 척
도(매우 낮음=①, 낮음=②, 보통=③, 높음=④, 매우 높음
=⑤)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 후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수식 (1)을 사용, 100점으로 변환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
용한 IPA 응답값은 매우 낮음=0점, 낮음=25점, 보통=50
점, 높음=75점, 매우 높음=100점이었다.

Recoded IPA value=(변수값–1)/(척도 최대값-1)*100  
(1)

IPA는 서비스나 재화의 만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으로 X, Y 축 평면에 시각적 결과를 제시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중요도와 실행도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고, 어떤 영역에 문제점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IPA 결과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Ⅰ사분면
은 중점개선영역으로, 이 영역에 있는 항목은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 Ⅱ사분면은 개선영역으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사분면은 우위영역으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과
도하게 자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효율성 재검
토가 필요하다. Ⅳ사분면은 경쟁우위영역으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미 잘하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
값을 이용하는 Data-centered quadrant model을 사
용하여 X축에 실행도 평균, Y축에 중요도 평균을 설정하
였다. 데이터의 중심 경향을 찾을 때는 평균보다 중앙값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척도로 이루어진 응답
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중앙값 대신 평균을 사
용할 수 있다[14]. 

연구대상자를 전공계열별로 비교한 모델은 만-위드니 
U 검정(Mann-Whitney U)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기관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
상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7].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계열과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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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 %
Gender

Male 20 44.4
Female 25 55.6

Age group
Mean 49.7 years old 
20-29 years old 7 15.6
30-39 years old 4 8.9
40-49 years old 12 26.7
50-59 years old 6 13.3
60+ 16 35.6

Highest level of education 
Bachelor’s degree 26 57.7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45)

Master’s degree 8 17.8
Doctoral degree 11 24.4

Field of major
Social work 25 55.6
Sociology 6 13.3
Medical 5 11.1
Others 9 20.0

Types of work place  
Medical institution  3 6.7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14 31.1
Social welfare facilities 21 46.7
Others 7 15.6

How many years(Y) are you employed in current field?
Mean 10.3 years
Y＜3 9 20.0
3≤Y＜5 5 11.1
5≤Y＜10 17 37.8
10≤Y＜20 5 11.1
Y≥20 9 20.0

회복지계열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관련 인
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모집
단의 평균 차이 검정을 할 때, 척도와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비모수적 종속변수는 t-검정 대신 만-위드
니 U 검정을 사용한다[15].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4.4%, 여성 55.6%이고, 

연령층은 20대 15.6%, 30대 8.9%, 40대 26.7%, 50대 
13.3%, 60대 이상 35.6%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49.7세였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력은 학사
학위 소지자가 57.7%로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17.8%, 24.4%였다. 연구대상자
의 전공계열은 사회복지 55.6%, 사회학 13.3%, 의료(간
호, 치위생) 11.1%, 기타(경제, 역사, 인문학 등) 20.0%
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형태는 의료기
관 6.7%, 학교·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 31.1%, 사회복
지시설 46.7%, 기타 15.6%로 나타났다. 즉, 웰에이징 교
육전문가 중 본인이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분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선택한 연구대상자가 주로 종사하고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의 
55.6%가 사회복지계열 전공자인 것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응답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재직한 
기간은 평균 10.3년으로, 3년 미만 20.0%, 3년 이상-5
년 미만 11.1%, 5년 이상-10년 미만 37.8%, 10년 이상
-20년 미만 11.1%, 20년 이상 20.0%로 나타났다.

3.2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제공 시 필요한 요소 및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

연구대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을 제공할 
때 고려할 요소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다양한 경로로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에 필
요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정보 습
득 경로를 살펴본 결과,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용 
66.7%, 학교·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 이용 55.6%, 대중
매체(TV, 인터넷, 신문) 40.0%, 주변 사람 20.0%, 기타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11.0%로 나타났다. 정보를 수
집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은 없었으며, 평균 1.9개의 경로
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활동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 중 교육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는 53.3%였고, 교육 방법 및 
형태라고 응답한 이는 22.2%였다. 이 밖에도 교육시설, 
교육 시간 및 장소, 교육 강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는 24.5%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적절한 교육 방식을 조사한 결과 75.6%가 현장 
강의라고 응답하였고, 회의·세미나 11.1%, 온라인 수업
과 교육자료 배부는 각각 6.7%로 나타났다. 어느 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수행처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
는지 조사한 결과 시청·구청·복지관 등 지역기관이라고 
응답한 이가 51.1%로 가장 많았고, 학교·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 37.8%, 기타11.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실제 노인일
자리 제공에 어떠한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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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68.9%가 해당 교육이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
면 응답자의 20%는 보통, 11.1%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
고 답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다수는 노인일자리 사업
에 대한 교육이 사업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여 교
육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tegories n %
How did you acquire information o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Multiple responses) 
 Average number of information sources 1.9

Government institution 30 66.7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25 55.6
Mass media 18 40.0
Acquaintances 9 20.0
Others 5 11.0

Most important factor in teach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Training content 24 53.3
Teaching method 10 22.2
Duration of training and location 4 8.9
Instructor 4 8.9
Educational facilities 3 6.7

Effective teaching method 
On-site lecture 34 75.6
Seminar or workshop 5 11.1
Online class 3 6.7
Providing handouts 3 6.7

Most appropriate party for providing education 
Local governmental agencies 23 51.1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17 37.8
Others 5 11.1

Level of effectiveness 
Ineffective 5 11.1
Neutral 9 20.0
Effective 18 40.0
Strongly effective 13 28.9

Table 3. Instructors’ Perspectives in Teach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N=45)

3.3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의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관련 인식 비교 

연구대상자를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교차분석 결
과 사회복지계열 응답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는 학교·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수학습활동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는 양쪽 

모두 교육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 교육을 수행에 적절한 기관을 보면, 두 
집단 모두 시청·구청·복지관과 같은 지역기관이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이 실제 
노인일자리 제공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응답자의 인식
을 연구한 결과, 사회복지계열 응답자의 76.0%, 비사회
복지계열 응답자의 60.0%가 해당 교육이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사회복지계열 응답자가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보다 노인일자리 교육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두 분야 모두 교육 참여가 실제 일자리 사업 참여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3.4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중요도 및 실행도　
3.4.1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운영 분야별 중요도와 
     실행도
연구대상자가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운영 시 홍보, 계

획수립, 제공·지도·관리,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네 영역의 
업무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
한 후, 낮은 편, 보통, 높은 편의 세 가지 응답으로 변환
하였다. Fig. 1에는 네 영역의 중요도 응답 값을 표시하
였고, Fig. 2에는 실행도 응답값을 가로 막대 누적 그래
프로 표시한 후 원척도와100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을 포
함하였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IPA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중요도는 
71.7점, 실행도는 65.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평
균보다 낮은 것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희망자
의 수가 일자리 개수보다 많기에, 연구대상자는 홍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
램 계획수립과 관련한 IPA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수립에 대한 중요도는 72.2점으로 전체 평
균보다 낮았고, 실행도는 69.4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
았다. Fig. 3의 제3사분면에 볼 수 있듯이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계획수립 영역은 현재 과잉투자영역에 해당한다. 

Fig. 3에 나타난 교육 프로그램 제공·지도·관리는 중
요도와 실행도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아서 경쟁우위영역
에 있다. Table 2에서 연구대상자의 나이가 평균 50세
이고, 재직 기간이 평균 10년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응답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를 지
도하며, 교육 성과를 관리하는 경험이 충분한 이들일 것
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교수자
와 교육 내용의 변동 없이 교육 대상자가 바뀌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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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Social Work Non-Social Work Total 

Count (%) 25(55.6%) 20(44.4%) 45(100%)
How did you acquire information o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Government institution 18(60.0%) 12(40.0%) 30(100.0%)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11(44.0%) 14(56.0%) 25(100.0%)
Mass media 10(55.6%) 8(44.4%) 18(100.0%)

Most important factor in teach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Training content 13(54.2%) 11(45.8%) 24(100.0%)
Teaching method 7(70.0%) 3(30.0%) 10(100.0%)
Others 5(45.5%) 6(54.5%) 11(100.0%)

Appropriate party for providing education 
Local governmental agencies 11(47.8%) 12(52.2%) 23(100.0%)
School·continuing education center 9(52.9%) 8(47.1%) 17(100.0%)
Others 5(100.0%) 0(0.0%) 5(100.0%)

Level of effectiveness 
Ineffective 1(20.0%) 4(80.0%) 5(100.0%)
Neutral 5(55.6%) 4(44.4%) 9(100.0%)
Effective 9(50.0%) 9(50.0%) 18(100.0%)
Strongly effective 10(76.9%) 3(23.1%) 13(100.0%)

Table 4. Cross-tabulation of Social Work Professionals vs Non-Social Work Professionals                (N=45)

Fig. 1. Perceived Importance of 4 Educational Components

Fig. 2. Perceived Performance of 4 Education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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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ceived Importance of 11 Knowledge Areas

많아서 응답자가 비슷한 자료를 반복 사용하는 것도 해
당 영역이 경쟁우위를 갖게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과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
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도는 75.5점으로 전체 평
균보다 높고, 실행도 평균은 67.8점으로 전체 평균과 같
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이 행정기관과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노인일자리 사업 수
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Fig. 3. IPA Model on 4 Educational Components

3.4.2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별 지식중요도와 지식정도
연구대상자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

보 중에 아래의 교육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지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낮은 편, 보통, 높은 편의 세 가지 응답으로 변환하였
다. Fig. 4에는 11가지 영역의 중요도 응답값을 표시하
였고, Fig. 5에는 실행도 응답값을 가로 막대 누적 그래
프로 표시한 후 원척도와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을 포
함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구분
하는 지식의 중요도를 73.9점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
보다 높게 응답하였는데, 같은 영역의 지식정도는 66.1
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Fig. 6에 나타난 것처럼 
세 가지 사업 구분에 대한 IPA 결과는 중점개선영역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간과 
참여자가 받는 보상에 대한 지식의 중요도 질문에 66.7
점이라고 응답하였고, 같은 영역의 지식정도는 63.9점으
로 나타나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
한 시간·보상과 더불어 IPA 그래프 2사분면에 들어있어 
개선영역에 해당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른 정의와 사업 참여 방법에 대한 지식의 중요
도를 묻는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
었다. 반면, 지식정도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
다. 따라서 이 두 분야는 우위영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 투입하는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사업 구
분에 할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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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rceived Performance of 11 Knowledge Areas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
여 대상, 사업의 배경 및 의의, 사업의 목적에 대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정도나 지식정도에 대해 평균 이상의 값
을 가지고 있었다. Fig. 6의 제4사분면에서 볼 수 있듯
이, 이 세 가지 분야는 경쟁우위영역에 있어 잘하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Fig. 6. IPA Model on 11 Knowledge Areas

3.5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비교
3.5.1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의 중요도 인식 
     차이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가 교육 중요
도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
해 Mann-Whitney U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5에 
나타난 것처럼 홍보(z= -.174, p= .862) 계획수립(z= 
-.435, p= .663), 제공·지도·관리(z= -.965, p= .334), 
협력체계 구축·운영(z= -.863, p= .388) 및 네 분야의 
평균(z= -.069, p= .945)을 나타낸 중요도에서는 두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복
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 두 집단의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중요도 평균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5.2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의 실행도 인식 
     차이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가 교육 실행

도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 분석을 실시했다. Table 6에서 보듯
이 홍보(z= -.109, p= .913) 계획수립(z= -1.513, p= 
.130), 제공·지도·관리(z= -1.481, p= .139) 및 네 분야 
평균 (z= -1.523, p= .128)을 나타낸 실행도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실행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z= 
-2.116, p= .034).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실행도에
서 사회복지계열 응답자의 평균은 비사회복지계열 응답
자보다 7.83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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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ing 
variable

N
Social work 25

Non-social work 20

Mean 
Rank

Mann-
Whitney 

U
Z

Asymp. 
Sig. 

(2-tailed) 

Promotion 
social work 22.72

243.00 -.174 .862Non-social 
work 23.35

Planning 
social work 22.28

232.00 -.435 .663Non-social 
work 23.90

Providing 
services & 
supervision

social work 24.60
210.00 -.965 .334Non-social 

work 21.00

Collaboration 
with other 
agencies

social work 24.42
214.50 -.863 .388Non-social 

work 21.23

Average 
importance of 

4 areas 

social work 23.12
247.00 -.069 .945Non-social 

work 22.85

Table 5. Differences in Perceived Importance between 
Social Work and Non-Social Work Professionals 

Grouping 
variable

N
Social work 25

Non-social work 20

Mean 
Rank 

Mann-W
hitney U Z

Asymp. 
Sig. 

(2-tailed) 

Promotion 
social work 23.18

245.50 -.109 .913Non-social 
work 22.78

Planning 
social work 22.50

187.50 -1.513 .130Non-social 
work 19.88

Providing 
services & 
supervision

social work 25.44
189.00 -1.481 .139Non-social 

work 19.95

Collaboration 
with other 
agencies

social work 26.48
163.00 -2.116 .034Non-social 

work 18.65

Average 
performance 
of 4 areas 

social work 25.62
184.50 -1.523 .128Non-social 

work 19.73

Table 6. Differences in Perceived Performance between
Social Work and Non-Social Work Professionals

4. 논의

본 연구는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으로써 향후 교육 욕구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기술한다.
첫째, 웰에이징 교육전문가 중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

을 두고 본 설문에 응답한 연구대상자를 통해 노인일자
리 사업 교육 관련 분야마다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
행도 점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정 분야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행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도 있었
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보다 실행이 앞서서 과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도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
구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분야별 교육 욕구를 파악
한 적은 없지만, 웰에이징 교육 수요자인 성인을 대상으
로 사회경제적 측면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경우는 있
었다. 사회경제적 측면의 웰에이징 분야 중 가장 교육 욕
구가 높은 항목은 경제력이었다[16]. 즉, 잠재적 웰에이
징 교육 수요자는 웰에이징을 위한 중요 요소가 경제력
이라고 보는 만큼, 강사는 고령자의 소득 보전 효과가 나
타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웰에이징 교육전문가가 바라보는 노
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
한다. 연구대상자의 다수가 교육이 실제 노인일자리 사
업 참여로 연결된다고 보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을 웰에이징 교육의 장으로 바라보
는 시각은 선행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
행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노년기 변화, 성공적 
노후 이해, 재무,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도를 
증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
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웰에이징 교육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교육 기획
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와 비사회복지종
사자간에 해당 정책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복지 계열의 연구대상자 중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한 사람의 비중이 높았고, 협력체계 구
축 운영에 대한 실행도도 비사회복지계열 응답자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이처럼 사회복지 계
열 전공자가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을 총
괄하는 것은 직무 연계성이 높은 바람직한 인적자원 활용
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는 고용
불안정, 열악한 처우 등의 고충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18], 이런 상황이 개선되어야만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
지인력이 계속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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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심
이 있는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 및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살펴보았
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자의 다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이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이어
진다고 평가하였으며, 관련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복지
계열 전공자는 비사회복지계열 전공자보다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실행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필수 교육에 웰
에이징 전문가가 투입되는 방안과 사회복지계열 전공자
를 중심으로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
을 구성하는 것을 추진해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은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에 참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과 향후 참여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 교육
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웰에이징 교육, 직업적 소양 
교육, 근무 중 사고 예방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후자
는 정책 미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여 일자
리가 필요한 노인들이 적절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두 가지 교육 모두 고령자의 소득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고, 노인일자리 사업 종
사자와 교육전문가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 프로
그램을 준비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 
정보를 수집한다는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 재정지원 프
로그램인 만큼 다른 경로보다 정부 방침을 신뢰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교수학습 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 내용을 택했으며, 교육 방식으로는 
현장 강의를 선호하였다. 2020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
여자의 평균 연령이 76.6세이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
리 참여자 평균 연령이 71.6세임을 고려하면[19], 웰에
이징 교육전문가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방식
으로 전통적인 강의 형태 교수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IPA 모델로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
한 결과는 자원 배분 전략 수립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운영 영역을 살펴본 Fig. 3
에서 과잉투자영역에 있는 항목은 교육 계획수립이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향후 교육 계획수립에 사
용하는 노력을 줄이고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3에서 개선할 분야는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이 항목의 중요도는 높지만 실행
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정책 중에서도 노인일
자리 사업의 전달체계가 특히 복잡한 것과 연관 지어 생
각해볼 수 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274개, 사회복지
관 181개, 대한노인회 203개, 지방자치단체 141개, 시
니어클럽 185개 등 약 1,300개에 달한다[7]. 이중 사회
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결정
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각 시·도에서 총괄을 맡는다. 이
후 시·군·구 단위에서 계획수립, 사업비 지급, 선정을 수
행하며 최종적으로 수행기관과 협의한다[20]. 이처럼 여
러 단계를 거치는 전달체계로 인해 사업 수행 주체 간에 
지도·감독·지원 역할을 구분하는데 혼선을 빚기도 한다
[21]. Fig. 6에서는 사업 정의 및 참여 방법 교육이 과잉
투자영역에 해당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 담
당자는 이에 투입하는 자원을 줄이고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이는 노인일자리의 세 가지 사업 구분에 대한 정
보를 습득하고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계열과 비사회복지계열 전공자의 교육 관련 
인지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는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관
련 교육을 제공할 때 어떻게 인력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집단 모두 노인일자리 사업 교
육 제공 주체로 시청·구청·복지관 등 지역기관이 가장 적
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연구대
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달체계에서 지역기관의 역할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
업에 대한 교육이 실제 노인일자리 제공에 어떤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연구한 결과, 사회복지계열의 
76.0%, 비사회복지계열 60.0%가 해당 교육이 효과가 있
다고 하였다. 사회복지계열 응답자 가운데 일자리 사업 
교육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해당 정책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대
상자 전체를 분석한 IPA 모델에 의하면, 행정기관과 협
력체계 구축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왔지만, 사회
복지계열의 실행도 점수는 비사회복지계열의 점수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노인일자리 
사업 프로그램 담당자의 다수가 사회복지계열 종사자로 
이루어진 현 상황이 적절한 인력 배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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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
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필수 교육 시간을 웰에
이징 교육 콘텐츠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는 지역사회 내 일자리 사
업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건강한 노년 준비와 노년기의 
특성과 같은 내용을 대면 강의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근무자나 관련 교육전
문가가 행정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이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노
인인력개발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업무 중복을 피하고,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
복지계열 종사자가 현재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 실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교육 프로
그램을 준비·실행하는 데에는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다. 웰에이징 교수자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집
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 제공에 이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일자
리 사업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
업 참여자 대상 필수 교육에 웰에이징 프로그램을 융합
하는 방안과 사회복지계열 전공자를 중심으로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
였다. 향후 웰에이징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령자 복
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인식 조사연구가 수행되어 교수
자가 교육 참여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웰
에이징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정책과 관
련된 업무의 수행 여부에 관한 문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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