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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 한 가운데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나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목한 중년세대는 코호트별로 베이비붐세

대나 X세대를 포함하고, 연령별로는 40-50대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

사자료를 통해 가사노동시간의 추이를 분석하고, 각종 시장조사자료,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이란 가족원에 의해 가족원을 위해 수행되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는 활동이다. 본 연구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한 가전시장과 가사대체 상품 및 서비스가 

가사노동 효율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세대와 

다른 특징을 가진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중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중년세대, 가사노동, 가사노동 트렌드,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 시장대체, 가사노동 사회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changes in household labor among middle-aged generations 

who are facing dynamic changes in the middle of their life cycle. The research method is a literature study that 

examines and analyzes related data. Specifically, it aims to analyz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generations and trends in household labor, which are revealed through Time Use Survey, market trend reports, 

newspaper articles, and 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housework is an unpaid 

activity performed by and for family members, and is an activity that can be replaced by purchasing goods or 

services from the market. This study focuses on the rapid growth of the home appliance market that replaces 

housework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fter industrialization, and how the change of technology affected 

the efficiency of housework. In addition,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generations greatly 

changed according to changes in family structure, form, and family value.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housework 

and changing trends of middle-aged generations, which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previous generations,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edict future market trend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family policies that support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generations. 

Key word : the middle-aged generation, household labor, trends in household labor, time for household labor, 

market replacement for household labor, housework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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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애주기 관점에서 볼 때, 중년기 세대는 가사노동 수행의 

주축이 되는 세대일 뿐 아니라, 구매력을 갖춘 소비 주체이기

도 하다. 최근 전형적인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베이비붐세대와 

더불어, 한때 신세대로 불렸던 X세대가 40대에 접어들면서 과

거의 중년층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새로운 중년층이 등장하였

다. 과거 X세대로 불렸던 이들이 소위 ʻ영포티(Young Forty)ʼ
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젊은 중년층으로 부상하였는데, 기

성세대 가치관 대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들은 트렌

드에 민감하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받

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7). 카드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7년 ʻ뉴노멀 중년(New Normal Middle Age)ʼ이 소비트렌드

의 하나로 전망될 정도로 40-50대가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주

목을 받기 시작하였다(동아일보, 2016). 가족을 위해 돈을 쓰

면서도 자신의 것은 소비할 줄 모르던 과거의 중년층과는 달

리,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새로운 중년

층인 ʻ뉴노멀 중년ʼ이 등장한 것이다(통계청, 2017).

이처럼 과거와는 다른 ʻ뉴노멀 중년ʼ 세대의 등장을 가족자

원경영 관점에서 가사노동과 소비패턴의 변화로도 파악할 수 

있다. 가사노동은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활동으로 가정에서 가족원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회

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가족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가족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가정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문숙재, 1988)이다. 1930년대 리드(M. 

Reid)는 가사노동을 가계생산(household production)이라 하

면서 가사노동을 ʻ생산ʼ으로 이해하고 가사노동의 대체가능성

을 명백히 함으로써 사회적 생산과정에 편입될 수 있는 노동임

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이기영·김외숙, 2009). 가사노동은 

가족원이 원한다면 가정 외부의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

는데, 여기서 ʻ가사노동 사회화ʼ의 개념이 도출된다. 일찍이 가

족자원경영학 차원에서 가사노동을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하는 

가사노동 사회화에 주목하고 가사노동 사회화 현상과 그 결정

요인에 대해 연구(이기영, 1987; 문숙재·홍성희, 1989; 문숙

재·정지영, 1991; 이기영·구혜령, 1999)가 진행된 바 있다.

20세기 이후 기술공학분야 10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ʻ가사

노동을 줄여준 해결사, 가전기기ʼ라할 수 있을 만큼(사이언스

올, 2010),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된 가전기기는 가사노동

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가사일을 담

당해왔던 여성의 육체적 노동강도를 줄여준 것이다. 하지만 기

술결정론적 기대와 달리 가전기기 사용이 가사노동시간을 크

게 줄여주지는 못했다는 연구(김성희, 1996)도 있으며, ʻ세탁기

의 배신ʼ이라는 책에서도 가전제품이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

방시키지 못한 역설적인 현실을 기술하기도 한다(김덕호, 

2020). 기대했던 만큼 가사노동시간 절감효과가 크지 않다하더

라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가사 대체 가전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사노동과 소비의 상호대체 관

계는 기술과 산업 환경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파악해야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삶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가사노동의 부담도 커졌

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유행이후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시간이 2배로 늘었고, 특히 

여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20). 연구를 통해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였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가사노동

과 자녀돌봄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진미정 외, 

2020).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건은 가사노동의 양

상을 좌우하는 외부적 환경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 한 가운데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

고 있는 새로운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에 집중하고

자 한다. 일반적으로 트렌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특정 영역

에서 어떤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동향, 추세, 유행 등을 의미한다(박준형·류법모·오효정, 2018). 

트렌드분석은 당시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이나 견해 등 ʻ시대정

신ʼ을 나타내며, 어떤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서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공통적인 주요 관심과 이슈를 파악하는 것(김종근, 

2014)이기도 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

는 스타일이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현상을 말

하는 것(김문기, 2014)이기도 하다. 트렌드는 일정범위의 소비

자들이 일정기간동안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가치에 대한 열망

을 의미하며, 트렌드 분석(Trend Analysis)이란 시간에 따라 점

차 변화하는 사회의 분위기와 환경에서, 특정 영역에 대해 당

시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이슈가 되었던 트렌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김난도·권혜정·김희정, 2008). 즉, 과거와 

현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트렌

드 분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중년세대의 등장에 주목하고 가족자원경

영 관점에서 가족의 시간과 자원 관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자

원경영 관점에서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는 가사노동 시간의 변

화와 수행관리 행태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기

술 및 시장의 발달로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가사노동과 소비의 상호대체 관계를 중심으로 가사노동

의 변화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사노동에 

대한 기본적 인식 변화와 기술 및 산업 발전, 코로나19 팬데믹

과 같은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현재 중년세대에게서 나타는 가

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와 가사노동 시장 

대체 경향을 중심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중년세대들

의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중년세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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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중년세대의 특성

중년세대는 인간의 생애주기 상에서 개인적인 활동이나 사

회적인 활동이 절정에 있으면서 동시에 인생의 후반부로의 진

행을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자녀성장 및 가족생활의 안정

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은퇴준비를 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정옥·김정숙, 2009).

일반적으로 성인기는 크게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된

다. Levinson(1996)은 중년기를 약 40~65세까지로 보고, 성인

기와 중년기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중년 전환기(40-45세), 

중년기를 시작할 첫 인생 구조를 창조해내는 시기인 중년 입문

기(45-50세), 인생구조를 재평가하고 자아와 세계에 대한 탐색

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다음 시대의 인생구조를 형성하기 위

한 기초를 마련하는 50대 전환기(50-55세), 중년기의 중요한 

야망과 목표를 실현하는 중년 절정기(55-60세)로 중년기를 구

분하였다(Levinson(1996), 김애순, 1998 ʻ재인용ʼ) 그러나 인간 

발달이 연속적 과정으로 환경적 및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

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년세대를 명확하게 규정

하기란 쉽지 않다(장은령, 2000).

중년세대를 코호트적 세대로 정의해보면, 지금의 중년세대

는 코호트적으로 다양한 세대가 혼합되어 있다. 과거에는 중년

세대가 주로 베이비붐세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

면서 점차 X세대가 중년세대에 진입하여 현재는 중년세대에 X

세대와 베이비붐세대가 함께 속해있는 양상이다. 베이비붐세

대는 1954년에서 1964년 사이 출생 집단으로 6.25전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 태어나 유신시대와 

광주민주화운동, 고도의 경제성장과 교육에서의 과밀화를 경

험한 세대이며, X세대는 1965년에서 1979년 사이 출생 집단으

로 6.29 민주화를 경험하고 산업화 수혜 세대로서 물질적, 경

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집단이다(김우성·허은정, 2007). 베

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

한 연구와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보면 ʻ나는 없고 가족만 있는 베

이비부머ʼ의 고단함을 읽을 수 있다(중앙일보, 2010). 통계청 

사회조사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은 원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자녀대학 교육비를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부모 공양과 자녀 결혼비용을 부담을 걱정하고, 노후 준비로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통계청, 2010a). 

종합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산업

화, 민주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성장동력 세대로 현재 가계 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모와 자

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

을 위한 노후 준비에는 소홀하여 불안한 노후 대비를 위해 퇴

직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이 예상되는 세대라 할 수 있다(통

계청, 2010b). 한편 시장에서는 건강, 여유 있는 자산, 적극적

인 소비의욕을 가진 한국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새로운 소비

계층인 ʻ뉴시니어ʼ로 부상한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삼성경제

연구소, 2011). 반면,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개인적 상

징 지향을 중시하고(김선우, 2013), 소비지향적이고 개인주의

적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생애단계의 변화 속에서 자녀양육에 

소비를 집중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이고 있다(김정은·구혜경, 

2017). 또한 X세대는 소득과 지출이 높으면서도 거주주택마련 

부채액은 높은 편이며, 자녀교육과 부모부양 부담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생애주기를 겪으면서도 개인유지와 같은 즐거

움과 개인을 위한 지출을 포기하지 않는 소비지출 양상을 보이

기도 한다(이은희 외, 2015). 제일기획의 트렌드 리포트에서 X

세대를 ʻ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였으며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

을 수 있었던 세대ʼ라고 정의하였다(매일경제, 2015). 이러한 

특징을 가진 X세대가 40대에 들어서는 시점에 ʻ영포티(Young 

Forty)ʼ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것은 충분한 경제력과 소비

력을 갖추고 변화와 트렌드를 이끄는 젊은 중년이라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이처럼 X세대를 젊은 중년으로 만든 것은 이들이 

첫 번째로 받아들이고 경험한 것들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즉, 집단적 사고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개인주의를 받

아들인 세대, 아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살아본 첫 세대, 소비를 

통해 자아를 표현해온 최초의 소비문화 세대, 남 눈치 안 보고 

나만 즐거우면 족한 첫 번째 세대 등 X세대를 규정했던 이런 

정체성들이 소위 ʻ영포티ʼ를 이제까지의 중년 세대와 다른 새로

운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2016). 이

처럼 X세대는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새로운 중년으로 ʻ뉴노멀 중년ʼ으로 사

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 중년세대를 하나의 코호트 세대로 명확하

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으며 중년세대 안에서도 코호트 세대별

로 서로 다른 특성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정윤과 김

난도(2019)는 국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세대범주를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청년세대로 나누어 그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세

대현상에 생애주기효과, 코호트효과, 시기효과의 3가지가 함축

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같은 코호트 세대라도 세대의 성숙에 

따른 생애주기효과와 소비환경의 변화라는 시기효과가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끊임없이 그 특성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볼 때, 현재 중년세대의 범주에 포함

되는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특성 또한 코호트에 따라 고정

된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특성

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호트적 세대를 기준으로

는 중년세대를 하나의 동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보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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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년세대를 구체적인 연령대로 살펴보면, 연구자별로 중년

세대의 구체적인 연령대 정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고정옥

과 김정숙(2009)의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성인 후기의 개념에 

맞추어 35~60세로 비교적 폭녋게 정의하였고, 차승은(2007)의 

연구에서는 중년을 35세-59세로 정의하여 이들의 일상 생활시

간을 보았다. 정성지(2013)의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을 40세에

서 65세로 보았다. 조희금 외(2014)의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40

대에서 60대까지로 보고 40대-60대 기혼남녀 대상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중년기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별로 차

이가 있으나,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넓게는 35세에서 65

세 사이, 좁게는 40세에서 59세 사이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중

년기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중년세대는 하나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

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코호트

세대, 연령 기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애주기 관점에서 

ʻ중년기ʼ로서, 코호트세대 기준으로 ʻ베이비붐세대ʼ 와 ʻX세대ʼ의 

특성을 포함하고, 연령기준으로는 ʻ40대ʼ와 ʻ50대ʼ를 주축으로 

하여 중년세대를 범주화하고자 한다.

2. 가사노동과 소비의 관계: 가사노동 시장 대체

가사노동의 시장대체를 논의한 시초는 Reid(1934)의 가계생

산이론(Household Production Theo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ʻʻ가계생산이란 가족원에 의해, 그리고 가족원을 위해 수

행되는 무보수의 활동으로서,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또는 소득, 시장조건, 개인의 취향 등과 같은 제반 사항이 허용

된다면 용역을 고용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

다ʼʼ고 정의함으로써(이기영, 김외숙, 2002), 가사노동을 생산으

로 이해하고,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계생산이론은 1960년대에 들어 Becker 

(1965)의 시간배분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신고전학파의 경제이

론에 ʻ시간ʼ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시간배분이론인데, Becker 

(1965)는 가계를 기본단위로 해서 가족원의 시간이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에 배분되는데, 비시장노동에 배분된 시간과 시장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구입한 시장재가 결합되어 효용의 직

접적 원천이 되는 가계상품을 생산한다고 보았다. 이때 비시장

노동에 배분된 시간이 가계생산시간으로서 개별가족원은 최대

의 효용을 산출하는 방향으로 가계생산과 시장노동에 시간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이기영·김외숙, 2002). 즉, 시간배분이

론은 가계가 재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며, 가계 안에서 시간

이라는 자원을 가계효용극대화의 방향으로 최적의 시간배분을 

하는 일련의 매커니즘을 거친다고 보았다.

Reid(1934)의 가계생산이론과 Becker(1965)의 시간배분이론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과 소비가 서로 상호교차

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생산물을 생

산하여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지, 아니면 가사노

동을 대체할 가사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이를 해결

할 것인지는 가계의 중요한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시장 대체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살펴볼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의 핵심 개념으로 <그림 1>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다. 즉, 가족의 욕구 충족을 위해 ❶의 경우와 같이 가사노

동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줄일 수도 있고, ❷와 같이 가사노동

시간은 줄이고, 대체할 가사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이처럼 가사노동과 소비는 상호교차되는 대체 가능

성의 성격을 가진다.

오늘날 가정에서는 자원과 요구를 고려하여 어떤 영역의 가

사노동을 시장에서의 소비로 어느정도 대체할 것인가를 의사

결정한다. 가사노동과 소비의 대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ʻ가사

노동의 사회화ʼ나 ʻ가사노동과 상품 대체ʼ 등의 주제로 연구되

어왔다. 과거 선행연구들에서는 비교적 기술을 요하는 가사노

동의 경우 상품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상품 소비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이기춘 외, 1989; 이미숙, 1991). 예를 

들면, 의복을 직접 수선하기보다는 전문 수선집을 이용하는 등 

<그림 1> 가사노동과 소비의 상호교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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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가사노동의 경우 서비스 구매를 통해 해

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기술을 요하는 가사노

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편의를 위해 가사노동을 소비로 대체

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경우 편리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시간

절약재화로 반조리식품 등의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구혜령·이기영, 2000). 한편, 2010년 이후에는 여성들의 

유급 노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ʻ가사노동의 시

간 절약ʼ을 위해 가사노동을 소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져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차승은, 2015; 허수연·김한성, 

2019). 여성들의 유급 노동 참여가 증대하면서 남성들의 가사

노동 참여는 지체되는 가운데, 가사노동을 제3자에게 외주화하

는 가사노동 사회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 

가사노동과 소비의 대체에 관한 연구가 시대적으로 경향이 다

른데, 이는 그 당시 가사노동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과 산업의 관계를 연구한 김문태(2019)는 가

구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가사노동의 효율화가 강조되면서 

관련 산업의 상품, 채널, 노동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 보고, 상품화, 온라인화, 외주화를 가사 비즈니스 사례로 제

시했다. 즉, 가사의 상품화 차원에서 가사노동을 단축시키는 

HMR, 신가전 등 상품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가사의 온라

인화 차원에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의 번거로움이 온라인 채널

로 대체되고 있고, 가사의 외주화 차원에서 중개플랫폼 투명화

로 노동의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가사노동이 시장에서 대체되는 형태를 상품과 채널, 노동 측면

에서 관련 비즈니스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가사노동

과 소비의 상호관계에서 가사노동의 시장 대체 경향을 분석하

는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

3. 가사노동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ecker(1965)는 가사노동에 시간을 분배하는 것의 가치가 

가구구성원의 기호나 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사노동의 

대체 여부나 어린 자녀 유무와 같은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가사노동시간

은 가구원의 수와 그 구성, 막내 자녀의 나이, 직업, 경제상태, 

그 밖의 계절이나 생활지역 등 자연적 요인과 문화 정도 등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처럼 가사노동과 소비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크게 1) 개인적 가치, 2) 기술의 발전, 그리고 3) 거시적 환

경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개인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만약 전통적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가계라면, 가계에서 전통적

인 성역할을 반영한 노동분담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린 

자녀의 존재와 같은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상황

들은 여성의 가사노동의 시간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소비나 노

동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승신 외, 2003). 또한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유교적 가

치・성평등적 가치, 성역할태도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안옥희, 1993).

한편, 기술과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가사노동과 소비 간의 

시간배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20세기 초부터 대규모 공장이 

세워지면서 산업현장에서 강조되던 생산성과 능률이 가정에까

지 확장되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가정기기와 설비, 소

비상품의 도입이 증가하는 1960년대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의 효율성이 강조되었다(김성희, 2002), 기술의 발전

은 개인의 가사노동 시간의 가치를 낮추고,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화로 대량생산된 가정기기와 소비상품은 주부의 노동효율

을 높여 가사노동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새로운 가사노동의 부가와 시장 대체 하였

던 가사노동의 회귀, 남성의 일에서 여성의 일로의 전환, 가족

의 생활표준의 향상 등으로 주부의 가사노동 절약효과는 크지 

않았다(김성희, 2002)는 분석도 있다. 가전 기기가 가사노동시

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기

술이 발전함으로써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기능주

의 가족사회학자인 탤컷 파슨스(Talcott Parsons)는 산업화가 

가족체계로부터 많은 기능을 제거해버림으로써 결국에는 소비

기능만 가족체계에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김덕호, 

2020).

마지막으로 가사노동과 소비 간의 시간배분에 있어 거시적 

환경요인의 영향도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

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의 시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

하기도 하였다(뉴스1, 2020).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거시적 

환경 요인이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가

사노동과 소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가

치, 기술, 코로나와 같은 외부사건)로 보고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 가사노동과 소비의 의사결정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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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중년세대의 가

사노동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가사노동을 둘러싼 환경으로 기본적

인 인식 변화와 가사노동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가사노동과 소비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 중년세대에게서 나타는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트렌드는 경향이나 동향, 추세 또는 단기간 지속되는 변화

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기존의 트렌드 분석은 문헌조사, 설

문조사, 전문가평가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최근 데이터마이닝

과 같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트렌

드를 분석하는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박준형 외, 2018). 트렌드

는 지속되는 시간적인 길이에 따라 마이크로트렌드(Microtrend), 

패드(Fad), 트렌드(Trend), 메가트렌드(Megatrend)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3-5년사이 지속되는 경우를 트렌드라고 한다(김

난도 외,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트렌드 분석 방법과 트렌드 

지속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앞서 제시한 트렌드 분석 기법 중에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을 채택하여 중년세대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였

다.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마이닝과 같은 기법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직접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트렌드 조사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나 관련 기업에서 발표

한 트렌드 분석 자료, 관련 기사, 통계청 조사자료 등의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2차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트렌드를 추출

하였다.

문헌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우선, 중년세대는 생애주기 기준, 

코호트세대 기준, 연령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선정하였다. 즉, 

생애주기 기준으로는 ʻ중년ʼ, ʻ중년세대ʼ, ʻ신중년ʼ, ʻ뉴노멀 중년ʼ 
등을 키워드로 포함한 경우, 코호트세대 기준으로 ʻ베이비붐세

대ʼ 또는 ʻX세대ʼ를 키워드로 포함한 경우를 검색하였고,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는 ʻ40대ʼ와 ʻ50대ʼ를 중년세대로 보고 분

석하였다.

한편, 가족자원경영 관점에서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가사

노동 시간의 변화와 가사노동 수행 행태의 변화의 2가지 측면

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데이터를 비교하여 그 추이와 경향성을 분

석하였다. 두번째 가사노동 수행형태의 변화는 가사노동의 시

장 대체 경향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최근 3년간(1998년~2020

년) 발표된 시장조사 분석자료, 연구보고서 및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여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변화 트렌

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추후 양적 데이터 분석이나 질적 

조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Ⅳ. 연구결과

1.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에 의해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가정관리

는 여성을 주축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경제활

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의 인식에 대한 변화도 차츰 가능

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주기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ʻ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ʼ
이라는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

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에 

반대하는 비중은 30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40대도 21.0% 증가하였고, 50대 19.6%, 60대 20.7%씩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0대 이상 중년세대에서 전통적 성역할

에 반대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

로 모두 과반 이상이 ʻ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ʼ이라는 성역할에 

반대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통계청, 2020).

연령대
ʻ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ʼ이라는 성 역할에 대해 반대하는 비중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2004년과 비교

10대 77.3 78.2 79.3 87.9 10.6

20대 70.5 73.0 77.0 85.7 15.2

30대 57.8 62.0 68.4 81.6 23.8

40대 52.6 57.1 63.2 73.6 21.0

50대 47.6 51.8 57.6 67.2 19.6

60세 이상 36.4 45.3 49.2 57.1 20.7

<표 1> 연령별 전통적 성역할 반대 비중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가사노동의 실

제 시간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기혼자의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 <표 2>

와 같다. 전체적으로 기혼자의 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160분

에서 2019년 150분으로 10분 줄었다. 성별로 보면,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71분에서 244분으로 줄어든 반면, 기혼남성

의 가사노동시간은 36분에서 60분으로 늘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가정관리영역의 가사노동 시간이 1999년 125분에서 2019

년 115분으로 10분 줄어든 반면, 가족돌봄영역의 가사노동시

간은 여전히 35분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혼자의 가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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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의 변화는 가정관리영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소추세 

속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든 반면, 남

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을 위해 1999년부터 2014년까

지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통계청(2019)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성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여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그림3). 전체적으로 남성의 

평가액 비중은 1999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1999년 20.1% 

→ 2014년 24.5%), 여성의 평가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1999

년 79.9% → 2014년 75.5%). 가사노동 행동분류별로 보았을 

때, 특히 남성의 경우, 1999년 대비 2014년 음식준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여성 담당 영역인 의

식주생활과 돌봄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시간이 줄고, 상품 및 서

비스 구입 등의 시간이 늘어나는 등 가사노동 행태의 새로운 

트랜드를 읽을수 있다.

중년세대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표에서 40대 이상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변

화를 연령대별로 추출해 보았는데, 우선 <표 3>에서 가사노동

시간을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으로 분리하여 보면, 우선 가정관

리시간은 40대의 경우 1999년 121분에서 2004년 113분, 2009

년 108분, 2014년 106분, 2019년 111분으로 점차적으로 줄어

주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40대의 가졸돌봄시간은 1999년 14

분에서 2019년 31분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즉, 

40대의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시간은 1999년이후 지속적으

로 줄어들고, 가족돌봄시간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대의 경우에는 가정관리시간은 1999년(125분) → 

2019년(112분)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가족돌봄시간 또한 

1999년(15분) → 2019년(8분)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50대

의 가사노동시간은 40대와 달리 가정관리와 가족돌봄 두 영역 

모두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중년세대인 

　
1999 2004 2009 2014 2019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60 36 271 156 40 256 154 47 248 152 50 259 150 60 244

가정관리 125 25 214 119 27 199 118 33 193 115 34 199 115 43 190

가족돌봄 35 11 57 37 13 57 36 14 55 37 16 60 35 17 54

*출처: 국가발전지표, 가사노동시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2

<표 2> 기혼자의 성별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단위: 분)

<성별 가사노동가치 구성비>

 

<성별 가사노동가치>

<그림 3> 성별 가사노동가치의 변화

1999 2004 2009 2014 2019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0~49

(40대)　

가정관리 121 22 226 113 22 206 108 26 192 106 29 185 111 41 183

가족돌봄 14 5 23 18 8 28 24 11 38 23 13 34 31 19 45

50~59

(50대)

가정관리 125 29 224 120 30 211 116 34 199 111 35 188 112 45 180

가족돌봄 15 5 26 15 6 23 11 4 19 10 5 16 8 5 12

60세

이상　

가정관리 122 43 183 126 45 184 127 49 187 133 58 192 128 62 183

가족돌봄 18 12 22 16 12 20 13 9 17 10 8 12 9 6 12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04_1TM1021X&conn_path=I3)

<표 3> 연령별 성별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단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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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50대와 비교할 때, 60세 이상 노년세대의 가사노동시간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99년 60세 이상의 가정관리시간

은 1999년(122분) → 2019년(128분)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

세에 있고, 가족돌봄시간은 1999년(18분) → 2019년(9분)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 가사노동시간 변화의 추이가 가정관리시간

과 가족돌봄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관리시간과 가족돌봄시간을 분리하여, 연령별 성별 

변화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그림 4>는 가정관리시간의 

변화를 연령별, 성별로 본 것인데, 전반적으로 중년세대인 40

대와 50대의 가정관리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노년 세대인 

60대 이상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나누

어보면 남성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두 지난 20년간 가정

관리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40대와 50대는 지난 

20년간 40분 이상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큰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가정관리시간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

진 현상은 중년세대인 40대와 50대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이 급

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5>는 가족돌봄시간의 변화를 연령별, 성별로 보여주

고 있다. 가족돌봄시간은 중년세대 중 40대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50대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40대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과거에 비해 가족돌봄시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 반면 50대에서는 가족돌봄시간이 감소하

고 있는데, 이는 자녀수 감소 등 가족돌봄에 대한 요구가 낮아

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60대 이상도 가족돌봄시간은 감소추

세를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40대에서 남성, 여성 모두 

자녀돌봄시간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다.

앞서 살펴본 가사노동시간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40대와 50대 중년세대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의 감소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행동분류별 

가정관리시간의 변화를 40대와 50대 중년세대를 중심으로 살

<그림 4> 연령별 성별 가정관리시간의 변화

<그림 5> 연령별 성별 가족돌봄시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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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표 4>, <표 5>).

먼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표에서 40대의 행동분류별 

가정관리시간의 변화를 추출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40

대의 가정관리시간은 지난 20년간 평균 121분(1999년)에서 

111분(2019년)으로 총 10분 줄었고, 그 중에서도 여성의 가정

관리시간이 226분(1999년)에서 183분(2019년)으로 43분이나 

크게 감소하였다. 어느 영역에서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행동분

류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음식준비시간이 125분(1999

년)이던 것이 90분(2019년)으로 35분 줄어 전체 감소분에 기여

가 가장 큰 영역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감소한 영역은 청소 

및 정리가 46분(1999년) → 38분(2019년)으로 8분 감소하였고, 

섬유 및 신발관리가 28분(1999년) → 21분(2019년)으로 7분 감

소하였다. 반면 여성의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시간은 19분(1999

년)에서 25분(2019년)으로 6분 증가하였다. 즉, 40대 여성의 

가정관리행동 중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정리 영역은 시간이 

감소하고, 반대로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시간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40대 남성의 가정관리시간은 전체 22분(1999년)

에서 41분(2019년)으로 늘어나 행동분류별로도 조금씩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50대의 행동분류별 가정관리시간의 변화를 보면, 우선 

여성의 음식준비시간이 123분(1999년)이던 것이 91분(2019년)

으로 32분 줄어 전체 감소분에 기여가 가장 큰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감소한 영역은 청소 및 정리가 46분

(1999년) → 36분(2019년)으로 10분 감소하였고, 섬유 및 신발

관리가 28분(1999년) → 21분(2019년)으로 7분 감소하였다. 상

품 및 서비스 구입 시간은 19분에서 20분으로 1분 증가하여 40

대 여성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50대 여성의 가정관리행

동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정리 영역

의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시간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50대 남성의 

가정관리시간은 전체 29분(1999년)에서 45분(2019년)으로 16

분 늘어났고, 행동분류별로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수행 행태의 변화: 가사노동 시장 대체

가사노동시간의 변화와 더불어 가사노동 수행 행태의 변화

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행태 변화를 특

히 가사노동과 소비의 상호관계 관점에서 가사노동 시장 대

행동분류

1999 2004 2009 2014 2019

요일평균 요일평균 요일평균 요일평균 요일평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가정관리 121 22 226 113 22 206 108 26 192 106 29 185 111 41 183

음식준비 63 5 125 57 6 109 55 8 103 53 9 98 51 13 90

섬유 및 신발 관리 14 1 28 12 1 23 10 1 19 10 1 18 12 3 21

청소 및 정리 26 6 46 26 6 46 25 7 43 25 8 42 24 10 38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1 2 1 1 2 1 1 1 1 1 1 1 1 1 1

차량 관리 1 1 0 1 1 0 1 1 0 1 1 0 1 1 0

애완 동·식물 돌보기 - - - - - - - - - 2 1 3 4 2 5

상품 및 서비스 구입 11 4 19 12 4 20 12 5 19 14 7 21 17 9 25

기타가정관리 5 3 6 5 3 7 5 3 7 2 1 3 2 1 2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04_1TM1021X&conn_path=I3)

<표 4> 40대 행동분류별 가정관리시간의 변화

행동분류

1999 2004 2009 2014 2019

요일평균 요일평균 요일평균 요일평균 요일평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가정관리 125 29 224 120 30 211 116 34 199 111 35 188 112 45 180

음식준비 63 6 123 62 8 117 59 11 107 56 11 102 54 16 91

섬유 및 신발 관리 14 1 28 12 1 23 11 2 21 10 2 18 12 3 21

청소및 정리 27 9 46 27 8 45 27 9 44 26 10 42 24 11 36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3 3 2 1 2 1 1 1 1 1 1 1 1 2 1

차량 관리 1 1 0 1 1 0 1 1 0 0 1 0 1 1 0

애완 동·식물 돌보기 - - - - - - - - - 4 3 4 6 3 8

상품 및 서비스 구입 11 3 19 11 4 18 11 4 18 12 5 19 13 7 20

기타가정관리 6 6 6 7 6 8 7 6 8 2 2 3 3 2 3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04_1TM1021X&conn_path=I3)

<표 5> 50대 행동분류별 가정관리시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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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사노동 시장 대체의 경향

을 시장조사결과 및 트렌드분석 자료 등을 통해서 파악해 보

았다. 

먼저 음식준비 영역에서 가사노동 시장대체의 경향을 가정

간편식(HMR : Home Meal Replacement)을 통해서 살펴보았

다. 가정간편식은 바로 또는 간단히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되

는 가정식 스타일의 완전·반조리 형태의 제품으로, 식품공전 

기준에 따라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가정간

편식 출하액은 2017년보다 17.3% 많은 3조 2,164억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2022년 출하액은 5조원을 상회할 것으

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가정간편식 시장규모 증가 전망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음식소

비행태 또한 직접조리보다는 가정간편식을 활용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비자

들의 음식소비행태가 직접 조리는 2016년 45%에서 40.7%로 

줄고, HMR 취식률은 같은 기간 12.4%에서 18.4%로 늘어났다

고 한다(포춘코리아, 2020).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가정간편식에 대한 인식조사(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8)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가정간편식 

이용 경험이 있고, 가정간편식 이용은 빠른 식사 준비가 가능

하다(61%)는 점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연령

에 관계없이 모두 높았다고 한다.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의 

72.4%가 가정간편식 제품이 등장하면서, 집에서 밥을 해먹을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특히 평소 밥을 직

접 해먹는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이 이런 변화를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체감하는(20대 68%, 30대 68.8%, 40대 75.2%, 50대 

77.6%)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장년층의 변화는 가정간편식 시장 트렌드 전망

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검색 및 SNS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정간편식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eMFORCE, 2019)에

서 간편식 검색량의 변화추이를 연령별로 보면, 2019년 기준 3

년간 평균 증가율이 25~29세(56.7%), 30~34세(52.5%), 35~39

세(60.2%), 40~44세(61.85%), 45~49세(79.1%), 50~54세(82.5%), 

55~59세(88.2%)로 5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검색 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30세대의 

상대적 낮은 증가율은 실제 소비의 상대적 열위로 해석하기보

다는 기존 즉석식품 시장의 주 고객층이었기 때문으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간편식에 대해 상대적 수요가 낮았던 

40대 및 50대의 증가폭이 커진 것이 두드러진다. 40대와 50대 

중년세대는 아예 요리가 배제된 간편식을 선호하는 20-30대와 

달리 ʻ요리는 하되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40대의 경우 대중적인 레토르트 식품에서부터 관심을 보

이기 시작하는데, 20-30대에게는 저관여로 인식되었던 냉동식

품, 레토르트식품에 대한 검색량이 40대 이상부터 높아지는데, 

이들은 기존의 요리 과정은 유지하면서 레토르트 식품 위주로 

구입을 시도하는 Entry Group인 셈이다. 50대의 경우 간편식

이 식생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간편요리를 위한 가전 등 키

워드를 통해 요리에 대한 니즈를 잘 보여주며, 전체 간편식 키

워드 그룹과 가장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40-50대 중년세대가 20-30대와는 달리 요리 기

반 가정간편식의 소비층으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간편식 시장 규모가 2022년에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

망한 가운데, 지난해 초 메뉴 데이터 30만건, 전국 5000여 가

구 가공식품 구매 기록과 5200만건 넘는 온라인 거래 등을 분

석한 결과, 통념과는 달리 중장년층은 물론 노인도 간편식을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20). 이처럼 중년층의 

HMR취식률의 증가는 음식준비에 소요되는 가사노동시간의 감

소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최근 CJ제일제당의 ʻ2020 HMR Trend 

전망ʼ 중 하나가 ʻ가시비(價時比)ʼ인데, 가시비는 조리 시간을 

절약해 개인 시간으로 활용하는 트렌드를 의미한다. 즉, 음식

준비를 위한 가사노동시간을 줄여 이를 개인여가시간으로 활

용한다는 트렌드로, 가정간편식 시장의 성장은 곧 가사노동시

간의 변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식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쳐 가정간편식에 대한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시킨 측

면이 있다. HMR은 세대를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40~50대가 30대보다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경제, 2020) 이처럼 가정간편식 시장은 꾸준히 성장 추세에 있

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에 대한 기존 소비자의 

소비량 증가는 물론, 중장년층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층까지 유

입되어 시장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한편 가사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인식과 시장규

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시장은 7

조5000억원(2017년 기준·통계청)이고, 업계에서는 이보다 큰 

약 12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현대카드·현대캐피탈 뉴스

룸, 2019).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규모는 2014년 기준 360조7300억원 수준(통계청, 2019)

으로, 이는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이 시장서비스

로 대체될 경우 360조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엠브레인 트랜드모니터(2020)에서 실시한 가사대행 서비스

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가사대행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결

과 10명 중 7명이 가사대행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

요한 서비스라고 응답했으며, 실제 가사대행서비스에 대한 이

용 의향이 64.5%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69.6%, 

30대 72.4%, 40대 70.4%, 50대 74.8%로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수준이지만, 특히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

향이 있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가정 내 대청소(61.8%) ˃ 화장

실 청소(47.8%) ˃ 주방 청소(27.2%) ˃ 가정 내 일상적 청소

(2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대행 서비스 향후 시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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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향후 가사 대행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사노동 시장 대체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는 실

제 시장에서의 소비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뉴스룸(2019)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들

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 결과, 결제건수 및 결제금액 모두에서 

가사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17년 5

만6690건이었던 가사서비스 결제건수가 2019년 19만 42건으

로 3.4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결제금액 역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서 가사서비스란 육아, 청소, 요리, 세

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가장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

는 것은 요리와 육아 분야이다. 세대별로 보면 30대가 결제금

액 기준으로 5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40대

(28%), 20대(9.89%), 50대(9.78%), 60대(2.29%) 순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2017년 대비 2019년 가사서비스 이용 증가율을 

보면, 결제건수와 결제금액 모두 50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0대는 육아 서비스를 사용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결

제건수 400% 증가, 결제금액 381%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아를 제외한 청소・요리・세탁 관련 가사서비스 이

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향후 중년세대의 

가사서비스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

는 근거가 된다. 

앞서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가사노동 시장대

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 의향이 긍정적으로 변화

하는 경향이 우세한데, 이러한 경향은 중년세대에게도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급증하는 경향이 젊은 세대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보인다. 가정간편식을 이용해 집밥을 대체

하거나, 가사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가사노동 효율화를 추구하

는 트렌드가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층을 중심

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존의 전망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이러한 경향이 중고령층으로 확대강화될 

것(김문태, 2019)이라고 전망하거나,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

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40대와 50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eMFORCE, 2019), 가사노동 외주화를 50대가 주도한다는 보

고(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뉴스룸, 2019) 등을 통해서 중년세대

의 가사노동 시장대체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간편식을 이용하여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가

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가사노동을 외주화하는 현상을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ʻ편리미엄ʼ(김난도 외, 2019)이라 명명한 트렌

드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의 시간을 아끼고 편의성을 확보하

기 위해 기꺼이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을 ʻ편리미엄ʼ 
트렌드라 정의하였는데, 현재 우리사회 가사노동과 소비의 관

계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ʻ편리미엄ʼ 트렌드인 것이다. 편

리미엄 트렌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서 살펴본 바로 가정간

편식과 가사서비스의 이용 증가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노동의 시간과 양을 줄여주는 편리하면서도 프리미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인기가 증가했음을 밝히며 이를 ʻ편리미엄ʼ 트렌드

라 정의했는데, 이러한 트렌드는 본래 온라인 이용이 자유롭고 

개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도했지만, 최

근 밀레니얼 세대뿐 아니라 중년세대들에게 까지도 편리미엄 

트렌드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가사노동 시간도 함께 

늘어나 중년층 사이에서도 편리미엄의 트렌드가 유입되기 시

작하여 점차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난

도 외, 2020). 편리미엄 트렌드와 유사하게 국내 가전제품 시

장에서 나타나는 ʻ미코노미(Meconomy)ʼ 트렌드는 나(Me)와 

경제(Economy)를 합친 합성어로 자신의 편리함과 여가를 위

해선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 행태를 말하는데, 실제로 식기세

척기를 포함해 바쁜 생활 속에서 내 시간을 아껴주는 가전제품

이 최근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자신의 시간을 확보

하려는 미코노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9년 매출이 가

장 많이 뛴 제품은 식기세척기로 가사노동 시간을 줄여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매

일경제, 2019). 실제 옥션·G마켓에서 2020년 1월 상품 판매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40-50대의 편리미엄 상품 구매가 두드

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소비자층의 음식물처리기 구매

량이 705% 증가했고, 식기세척기 구매량은 633%, 로봇청소기 

구매량은 384%로 급증했다. 설연휴를 앞두고 2030 세대는 여

행에 관심을 두는 반면, 40-50 세대는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편리미엄 상품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

다. 음식물처리기와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등 편리함과 프

림미엄을 결합한 이른바 ʻ편리미엄ʼ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40-50대 중년세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국경제, 2020).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서,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생활

가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기세척기, 무선청소기, 세

탁기, 건조기 등의 가전들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디지털데

일리, 2020).

앞서 여러 시장조사자료와 신문기사는 최근 중년세대에서 

가사노동시간을 아끼고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서 가

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ʻ편리미엄ʼ 트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간편식의 이

용, 식기세척기나 청소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 구입, 가사 대행 

서비스 이용 등에서 40-50대 중년층의 존재감이 강하게 드러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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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생애주기 한 가운데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

고 있는 중년세대의 특징과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목한 중년세대는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코호트 특성을 고려하면서 연령별로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통해 가

사노동시간의 추이를 분석하고, 각종 시장조사자료, 연구보고

서,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중년세대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추출

하였다.

첫째,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를 보면, 성역할 인식의 변화만

큼 성별 차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년간 여성의 가

사노동시간은 줄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연령별,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보

면, 40대와 50대 중년세대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이 지난 20년

간 40분 이상 줄어들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영역별로는 음

식준비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의류관리

와 청소정리가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시

간은 증가하였다. 이처럼 음식준비와 세탁, 청소 등 전통적인 

가사노동 시간이 줄고, 상대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시간

이 늘어난 것은 가사노동 시장대체 경향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사노동과 소비와의 관계에서 가사노동의 시장 대체

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한 소위 ʻ편리미엄 트렌드ʼ(노동의 시간과 

양을 줄여주는 편리하면서도 프리미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

호)가 중년세대에게서도 강하게 나타나, 최근 시장에서는 

40-50대 중년세대가 가사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주도할 것이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가정간편식 시장도 

2022년 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40-50대 

중년세대는 새롭게 유입되는 소비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

제로 세대별 상품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가사 상품 및 서

비스 활용의 절대적인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으나 그 증가율은 

40-50대 중년세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

다. 자신의 편리함과 여가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 트렌

드가 젊은 층인 밀레니얼 세대를 시작으로 하여 중년세대에 까

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년세대의 경제적 특성과 가치관

에 따라서는 이러한 가사노동 시장 대체 트렌드가 오히려 젊은 

세대 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집 안에 있는 시간과 

동시에 가사노동 시간이 함께 늘어나게 되면서 가사 대체 시장

으로의 중년세대 유입이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간편식의 주요 소비층이었던 20-30대와는 달리 40-50대는 

요리 기반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큰데, 최근 코로나19 영

향으로 그 성장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사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생활가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식기세척기, 무선청소기, 세

탁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에 대한 수요가 40-50대 중년세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Consumer 

Electronic Show :소비자가전쇼)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

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 주요 테마는 바로 ʻ코로나 뉴노

멀ʼ이었다. 우리나라 주요 가전회사의 테마 또한 코로나시대 

홈라이프에 초점이 맞춰졌다(디지털타임스, 2021). 코로나19로 

가사노동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생활가전이나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시장의 매출도 급성장하는 추

세가 여러 기사(연합인포맥스, 2021; 조선비즈, 2021)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시장대체 트렌드

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트렌드를 살펴보

는 것은 향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중년 세대 삶의 질 향상

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특히 가족자원경영관점에서 가사노동과 소비의 상

호대체관계를 중심으로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하

는 것은 향후 새로운 중년세대의 생활설계 정책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년세대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분석할 때, 과연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가사노동의 시간과 

강도가 줄어 중년세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생활가전과 가사노동을 

대체해주는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되어 시장이 커지고 가사노

동이 소비로 대체되면서, 그동안 가사노동을 담당해왔던 가족

원의 부담이 줄어들고 삶이 보다 윤택해졌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

족자원경영학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생활시간조사 결과와 각종 시장트렌드 분석 자료

들을 종합해보면, 중년세대 가사노동의 변화 트렌드는 가사노

동의 시장 대체를 통한 가사노동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국민생활시간

조사를 시작한 1999년 이후 2019년까지 20년간 중년세대 가사

노동시간의 양은 크게 줄지 않았고, 40대의 경우 오히려 가족

돌봄시간이 늘어 총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기까지 하였다. 가

족돌봄을 제외하고 가정관리시간만 보면, 40대와 50대 모두 총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

다. 다행히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진보

하고 있고, 시간 측면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줄고, 남

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작지만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인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크다는 데에는 변화가 없다. 20세기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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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ʻ세탁기의 배신(김덕호, 2020)ʼ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 가속화되고 있는 가사노동 시장 대체 

트렌드 또한 성별, 세대별로 차별화된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술 혁신이 가속화

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ʻ코로나 뉴노멀ʼ 이 일상이 되면서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형태로 기술의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사노동을 둘러싼 기술과 시장 환경도 급속한 변화와 혁신이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사노동의 혁신을 가져다줄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지향해야할 가치와 관점에 대한 연구가 가족자

원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사노동의 

시장 대체만으로 가사노동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가족원들이 함께 가사노동의 역할을 분담하고 스스로 

자기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설계교육도 병행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변화 트렌

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추후 양적 데이터 분석이나 질적 

조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를 가진다. 향후 국민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가사노동 영역별로 세분화된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

석하고, 실제 코호트별 연령으로 구분하여 중년세대 내 차별화

된 세대 특성을 포착하는 작업을 통해 중년세대 가사노동의 트

렌드를 보다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한 중년 세대 가사노동 트렌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

하여 실제 중년세대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가사노동의 일상

과 수요를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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