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도시화, 개인화로 인해 약화된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당면한 문제를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학습마

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조직 활성화가 지역주민의 연대의식 및 지역 정체

성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1]. 이는 기존의 대

단위 ‘도시’, ‘지역’ 중심의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 방식으

로는 마을주민의 배움이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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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잡 크래프팅을 중심으로 학습마을활동가의 일의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마

을활동가 4명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23일부터 2021년 03월 05일까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과업 크래프팅은 ‘자신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활용한 과업수행’, ‘정해진 과업 이외의 추가적 업무 

수행’, ‘ 효율적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방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인지 크래프팅은 ‘일의 중요성과 소명의식 인지’, ‘일의 행복

과 즐거움 인지’, ‘일의 전문성 확장을 위한 역할 인지’가 나타났다. 관계 크래프팅은 ‘동료와 실천학습공동체 구축’, ‘마을주

민의 성장과 변화의 매개자’, ‘업무관계자와 갈등과 협력의 공존’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습마을활동가들은 잡 크래프팅

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을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이는 일의 만족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추후 타 

지역 학습마을활동가 대상의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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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o in-depth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learning village activists’ work, 

focusing on job crafting.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from March 23, 2020 to March 05, 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ask crafting 

showed 'task performance using one's own strengths and resources', 'executing additional tasks other than 

the specified tasks', and 'changes in work methods for efficient task performance'. In a cognitive craft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work and sense of vocation', 'recognition of happiness and pleasure in 

work', and 'recognition of roles to expand work expertise' appeared. In a relation crafting, ‘building a 

community of practical learning with colleagues’, ‘a mediator of the growth and change of village 

residents’, and ‘coexistence of conflict and cooperation with business associates’ were shown. In 

conclusion, learning village activists were actively changing their work through the job crafting and thi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the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A follow-up study was proposed 

for activists in learning villages in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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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을 현장의 변화에 중심축에서 주민의 학습

을 촉진하고 정책사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 실

천가가 학습마을활동가이다. 학습마을활동가는 2013

년 국가에서 주민들을 위한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읍․면․동 마을단위 생활권에서 주민

들의 학습여건을 조성해줄 수 있는 활동가로 양성․배치

되었다[3]. 이처럼 정책적 판단에 의해 배치된 학습마을

활동가들은 주민들과 학습을 매개로 마을공동체를 형성

하고 지역에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마을활동가의 직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

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평생교육 지원의 사각지대 주

민들을 찾고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학습권 보장과 마을 간

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 이처

럼 학습마을활동가는 마을현장에 직접 들어가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매개체 역할

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적 안정성 및 경제적 보상

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습마을활동가들은 수동적 

조력자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며 그들

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6]. 이들은 기존의 직무수행 영

역인 교육운영과 관련된 역할 외에도 지역사회의 평생

학습 활성화 및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일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직무와 역할일지라도 모두가 그것

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7], 자신

에게 주어진 업무를 능동적으로 바꿔서 일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과정인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이 

주목받고 있다.

잡 크래프팅은 규정된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

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선호, 능력, 역량에 맞게 주

어진 일을 능동적으로 수정하고 재조정함으로써 직무 

만족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

한 열정도 높아진다[8,9]. 지금까지 잡 크래프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잡 크래프팅과 

직무성과[10] 및 개인과 팀 수준의 변인 연구[11], 간호

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직무재창조의 매개 연구[12], 

호텔기업 종사원의 직무재창조가 변화지향행동에 미치

는 영향 연구[13], 직장인의 잡 크래프팅과 과업정체성

이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연구[14],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한 대학생의 잡 크래프팅 전략[15] 등에 대한 양적

연구와 보육교사의 잡 크래프팅을 통한 일의 의미 찾기

[16], 초등특수학급 교사의 잡 크래프팅 경험에 관한 연

구[17], 임상간호사의 잡 크래팅 경험을 통한 일의 의미 

찾기[18], 비서직 종사자의 잡 크래프팅 경험[19]에 대

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최근에 선행 연구를 통해 고유한 직무의 특

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대상의 잡 크래프팅과 조직효

과성의 긍정적인 관계는 입증되었지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잡 크래프팅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주민들의 삶

터에서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학습마을활동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영학과 심리학 등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잡 크래프팅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마을활동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해

석하며 수행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학습마을

활동가들의 능동적인 직무를 촉진하고 일의 만족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학습마을활동

가의 잡 크래프팅을 통한 일의 의미는 어떠한가? 이다. 

2. 잡 크래프팅의 이론적 고찰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은 Wrzesniewski ＆ 

Dutton[8]이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 학계에

서는 Job Crafting의 용어에 대해  합의된 명칭이 없기

에[11,14], 한국어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개념의 혼란

을 줄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번역 없이 ‘잡 크래프팅’

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Wrzesniewski와 

Dutton[8]은 잡 크래프팅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하며,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영역을 과업, 인지, 

관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과업 크래프팅(task 

crafting)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의 형태, 범

위, 방법, 양 등을 변화시켜 직무기술서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게 일을 

변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인지 크래프팅

(cognitive crafting)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재

정의 하거나 직업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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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관계 크래프팅(relational crafting)은 동료, 혹

은 비슷한 직무를 하고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장 또

는 축소하는 것이다. 

잡 크래프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기업 근

로자의 잡 크래프팅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아

지는데[10], 잡 크래프팅은 팀 간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지만 대부분 개인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11]. 또한 대학생의 팀 프로젝트 과

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제로 다양한 잡 

크래프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15], 직장인도 자신

의 일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와 주도적인 행동이 업무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어 과업정체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 

또한 특수학급 교사의 잡 크래프팅 경험이 직장생활

에서 일 자체와 일의 의미 그리고 일의 정체성에 긍정

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17], 비서직 종사자의 잡 크

래프팅 경험이 자신의 강점이나 흥미를 업무에 반영하

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직업적으

로 행복하게 하며[19], 보육교사도 자신들의 직무에 대

해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위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잡 크래프팅과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

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지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터

에서 어떻게 잡크래프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사례를 탐구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학습마을활

동가는 마을에서 능동적으로 주민들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잡 크래

프팅을 통해 이들에 일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은 의

미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기간 및 참여자

본 연구는 학습마을활동가의 일의 의미를 심층적으

로 탐색하기 위해 2020년 03월 23일부터 2021년 03

월 05일까지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은 P시에서 D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조성사업의 학습마을활동가 4명을 목적 표집

(purposive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습마을활동가들은 마을단위에서 개별적

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일의 의미를 탐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D대학에 

사업담당 활동가로 채용되어 매주 수요일 학교로 출근

하여 연구자와 마을활동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

다. 이에 학습마을에서 활동한 일의 의미에 대해 심층

적으로 탐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

Participants
Age

(years)

Period of 

service
Educational level

A 63 10 college graduate

B 45 6 college graduate

C 43 11 college graduate

D 41 2 college graduate

3.2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하는 월별 활동일

지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

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2020년 4월

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정

기회의에서 학습마을활동가의 일상적 활동과 마을주민 

및 업무관계자, 활동가들 간의 상호작용 등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와 관련

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개방적이고 반 

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

월까지 집중하여 실시하였다[20]. 면담은 주로 회의 종

료 후 학습마을활동가 전용공간에서 진행하였으며, 면

담시간은 1회 평균 120분 정도 실시하였다. 

수집된 면담자료는 학습마을활동가의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3단계 과정을 거쳐 분석하

였다. 1단계에서는 면담 시에 녹음된 모든 자료를 한글 

파일로 전사하였다. 2단계에서는 원자료를 출력한 후 지

속적으로 숙독하면서 주요 사건과 경험을 주제별로 범주

화하였다. 3단계에서는 분류된 경험들과 관련된 면담내용

을 선정하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제별 

코딩을 위하여 사용된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 분

석 결과를 표기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Table 1 참조), 

자료수집 유형(참여관찰-O, 활동일지-R, 심층면담-M), 

자료수집 일자(2020.04.29.)에 따라 코드를 기술하였다. 

자료 구성순서는 연구 참여자, 자료수집 유형, 자료수집 일

자 순으로 기술하였다(예: Participant 1-O-2020.04.29.

는 연구 참여자, 참여관찰, 관찰일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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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아울러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딩된 면담자료와 연구결과를 왜곡되거나 확대해석한 

부분이 없는지 4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21]. 

또한 동료교수 1명을 포함한 박사 2명이 참석하여 연

구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통해 삼각검증

(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분류된 주제들을 상호 

검토하면서 적절히 범주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 과

정에서 범주화된 주제에 대한 해석이 원자료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하

였다. 또한 Cho와 Trent[22]의 항시 비교법(constant 

comparison)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

고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4. 연구결과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마을활동가의 잡 크

래프팅을 Wezesnieski와 Dutton[8]의 분류에 따라, 

과업 크래프팅, 인지 크래프팅, 관계 크래프팅의 세 가

지로 구분하여 일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과업 크래프팅(task crafting)

과업 크래프팅은 개인이 수행하는 세부 직무의 유형, 

범위, 양, 방식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8]. 업무 

방식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

는 개인의 강점, 열정, 흥미 등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과업 크래프팅은 자신

들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정해진 과업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효율적

인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4.1.1 자신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활용한 과업수행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

는 방식은 다양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방식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었

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암묵적 지식을 응용

하거나, 십년 넘게 작성해오던 일기장에서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든지, 네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로서의 장

점을 활용하여 자녀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Needs

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기획에 접목

하는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처럼 학습마을활동

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삶의 맥락과 경험치를 

직무 수행에 강점과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

업 크래프팅이 나타나고 있었다.

제가 그전에 양재도 배우고 한복 만드는 것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하고. 또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수의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면 이거야말로 그동안에 했던 일

들을 여기서 다 마음껏 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지로 수의 만들기

를 진행했어요(Participant A-M-20.11.13.).

마을 어르신들이 한글을 오래 배웠는데 글을 

배우되 이분들이 왜 살면서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메시지 하나, 그런 것들 딱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남겨주고 싶

었어요. 그거 하나로 해서 그림책으로 약간 뽑

아가는 과정을 한글 수업으로 기획했어요. 샘

플북도 만들어보고. 저도 제 자신에게 남기는 

일기를 십년 넘게 쓰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디

어를 얻었죠(Participant B-M-20.12.11.).

애들이 학교 끝나고 저희 집이 이제 아지트예

요. 항상 물어봐요. 야! 요즘 너는 뭐 배우고 싶

어가 아니라. 너는 요즘에 뭐 하고 노니? 그렇

게 물어보죠. 너 뭐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너네 무슨 게임해? 모해? 요즘에 고민이 

뭐니? 너네. 그런 식으로 얘들이 원하는 프로그

램을 만든게 유튜브 과정이에요(Participant 

D-M-21.01.28.).

4.1.2 정해진 과업 이외의 추가적 업무 수행

학습마을활동가들은 정해진 과업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도

가 높던 하모니카 프로그램이 코로나 19로 폐강 위기

에 처하자, 비대면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해

서 주민들을 위해 밴드에 탑재해주고 있었다. 또한 자

신이 활동하는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

을까에 대한 물음표에서 출발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한 예산 확보를 위해 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마을합창단이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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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처럼 기존에 학습마을활동가의 직무로 규정

되지 않은 추가적인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직무 

크래프팅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을 분들이 하모니카 수업을 좋아하는데 코로

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

게 18시간을 찍어서 올리면 되겠지 라고만 생

각했는데.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게 바로 올리

면 좋은데 편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일 올

려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오늘 촬영

하고 내일 올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밤을 

새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페이 받는 활

동 시간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Participant 

A-M-20.11.13.).

<○○마을 특이사항> 마을에 폐수처리장 냄새

가 많이 나고 주민 휴식공간이 없음. 주민들에

게 양질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어울림” 프

로그램을 계획하여 신청할 계획임

(Participant B-R-20.08.26.). 

도에서 특별한 거를 인증해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합창단이 인증 받은 적이 있었거든

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

고 저 혼자 신청을 했었어요. 이게 되면 너무 

좋겠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 합창단

이 노래를 잘하지 못하지만 막 뜨고 있었고, 그

리고 이거 인증 받으면 너무 뜻 깊을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신청을 해

서 됐어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잘 된 일

이잖아요(Participant C-M-21.02.04.).

4.1.3 효율적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방식의 변화

연구 참여자들의 직무 크래프팅의 또 다른 방법은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업무의 방식에 변화를 꾀하

는 것이다. 학습마을은 주민들의 삶터이며 일터인 경우

가 일반적이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마을 운영성

과와 마을 특산품 홍보를 위해 P시 학습마을 온라인 홍

보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 관리 및 프로

그램개발을 위한 서식을 작성하여 공유하고, 학습마을

활동가들이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별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던 홍보 및 성과관리, 학습자 상담 및 

프로그램개발 등에서 효율적 과업수행을 위한 직무 크

래프팅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금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안하

는 마을도 있는데, 우리 P시 학습마을을 밴드 

하나에 묶어서 홍보도 하고 결과물도 올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은 밴드에 수

업 사진을 올려주니까 출향민들이 보시고 잘한

다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손만두 팔때도 주문

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홍보가 잘되더라구

요(Participant A-O-20.06.24.).

작년에 회의할 때 우리 업무가 조금 더 체계적

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학습자 상

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뭔가 학습

의 방해 요소가 있을 때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

는 것. 그런 걸 좀 체계화시켜서 직무로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습

자 관리, 프로그램 기획하는 어떤 단계들. 그래

서 제가 서식을 만들어서 쌤들한테 공유해서 

지금까지 같이 쓰고 있어요(Participant 

B-M-21.02.23.).

○○리 학습마을 신규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멘

토인 □□□선생님과 3차례 미팅을 진행하였

음. □□□선생님을 통해 학습자 요구조사에 대

한 도움을 받아서 “나무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함(Participant D-R-20.04.29.).

4.2 인지 크래프팅(cognition crafting)

인지 크래프팅은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

시키는 것으로, 스스로 일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신만

의 정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8]. 연구 참여자들의 인

지 크래프팅은 일에 대한 중요성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일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전문성 확장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4.2.1 일의 중요성과 소명의식 인지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마을활동가라는 자신들의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학습마을활동가는 학



산업융합연구 제19권 제3호56

습을 매개로 지역주민들의 성장과 변화를 견인하기에, 

사명감과 책무성으로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학습

마을활동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역에 

발자취를 남기고 주민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이기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인지 크래프팅이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돈이라는 거는 2차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살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또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거지. 돈을 쫓아서 했

다면 이 일을 안 하는 게 맞죠(Participant 

A-M-20.11.13.).

주민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 모

습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사명감으로 발달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명감이 투철해서 하지

는 않잖아요?(Participant B-M-20.12.11.).

돈만 쫓을 것 같으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냥 학습마을활동가는 의무감, 책임

감, 사명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에 대해서 따로 불만이 있으면 저는 이 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Participant 

C-M-20.12.09.).

4.2.2 일의 행복과 즐거움 인지

학습마을활동가들의 또 다른 특성은 일에 대한 행복

과 즐거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비해 박봉이면서 신

분적 불안정성을 지닌 일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

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

자들은 일에서 느끼는 행복을 주로 즐거움, 만족, 성장, 

감동 등의 단어로 표현하였다. 이들은 일을 통해 주민

들과 마을이 성장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전문가로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만족을 경험하고 있

었다. 또한 주민과 마을의 변화를 견인하면서 자신들 

또한 성장을 경험하며 일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

끼는 인지 크래프팅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나름

대로 주민들이랑 마을해설사 책을 만드느라 고

생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또 마을이 커지고 주변이 이렇게 

좀 좋아지면 나도 또 행복해지는 거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그 생각만하면 입고리가 이렇게 올

라가요(Participant A-M-21.02.18.).

학습마을활동가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이제 

스스로 좀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만족은 못해도 스스로 성장하는 데

는 만족하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이 일을 

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하게 일하

고 싶어서요(Participant C-M-21.02.04.).

저는 당연히 이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수업 다 끝나고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거에요. 항상 보면 ○○엄마 

그러던 분이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왈칵 눈물 날 뻔했잖아요

(Participant D-M-21.01.28.). 

4.2.3 일의 전문성 확장을 위한 역할 인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뒤를 이어 학습마을활동

가의 일을 수행하게 될 후배들을 위해, 선배로서 직업

의 개선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책무성

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으

로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후배들은 좀 더 낳은 환경에

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 것이 선

배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일에 대

해 전문성을 확장하고 성장하기 위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갈망하는 인지 크래프팅이 나타나고 있었다.

학습마을활동가가 평생교육사는 아니지만 현장

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야 당연한 사명감으로만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

는 것들이 있죠. 그치만 작은 거에서부터 현장

에 먼저 투입된 우리들이. 뒤에 올 후배들을 위

해서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Participan B-M-21.02.23.).



학습마을활동가의 잡 크래프팅을 통한 일의 의미 탐색 57

저는 이제 일한지 10년이 넘으니까 학습마을

활동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설명하고, 대

변해 주고 이런 거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아니

라도 다른 누군가는 또 해야 할 일이니까요

(Participant C-O-20.11.25.).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더 성장했

음 그냥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

요. 그래서 더 뭔가 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

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 해야 할지는 모르

겠는데. 더 성장은 하고 싶고. 조금 더 깊게 배

우고는 싶어요(Participant D-M-21.01.28.).

4.3 관계 크래프팅(relationship crafting)

관계 크래프팅은 업무를 수행할 때 상호작용하는 방

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업무상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적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8]. 연구 참여자들

의 관계 크래프팅은 동료와는 실천학습공동체를 구축

하고, 마을주민들에게는 성장과 변화의 매개자로, 업무

관계자와는 갈등과 평화가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4.3.1 동료와 실천학습공동체 구축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 학습마을활동가들과 일과 관

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모임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

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습마을 사업 운영이 전면 중단되면서 비대면 

학습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

구 참여자들은 주민들의 비대면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줌(Zoom)과 밴드 활용법 책자를 자발적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동료들과 정기적 및 비정

기적인 관계를 통한 상호학습으로, 일에 대한 자극제 

역할과 서로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는 관계 크래프팅을 

실천하고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불편 불만 그런 것도 많지만, 

저는 정말 코로나 혜택을 받은거 같아요. 혼자 

낸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저라고 하는 좋은 경험

을 해봤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아! 진

짜로 줌(Zoom)을 아마도 많이 헤맸을 거예요

(Participant A-O-20.10.28.). 줌(Zoom) 사

용법이 책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워드 쳐

서 책 한권 만드는 것도 아닌 작업이라 힘들었

어요. 또 협업이라는 게 각자의 시간도 맞춰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완성 되서 책자에 우리 이

름이 공저로 딱 나오니 너무 뿌듯해요

(Participant B-O-20.10.28.). 

정기회의 말고 우리끼리 자주 모여서 프로그

램, 사업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 B쌤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프로그램을 할거라고 얘기하

는데 나는 왜 이걸 생각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말 모이면 활동가 쌤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Participant C-M-20.12.09.).

활동일지 작성하는 것도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반만 가르쳐주고 그러

고서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고 안 되면 그때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이 좀 늘었

던거 같아요. 음～ 내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해

준 게 아니라, 저를 좀 생각하게 만들면서 가르

쳐줘요(Participant D-M-21.01.28.).

4.3.2 마을주민의 성장과 변화의 매개자

학습마을활동가들의 또 다른 특성은 마을주민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매개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주민들이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거나, 한 사람의 삶이 온전히 변

화할 수 있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맺기를 하고 있었

다. 또한 주민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넛지(Nudge) 

역할을 실천하며, 이는 다시 학습마을활동가들의 성장

을 견인하는 촉매제 작용의 관계 크래프팅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을 P시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 선

정, 지원금: 1억원”, ○○마을에서 저 때문에 

경사 났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1억짜리 그 리

빙랩 그걸 도전 해가지고 거기서 땄대요. 그게 

다～ 제가 기반을 잘 닦아줘서, 평생학습 해서 

땄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구요(Participant A-R-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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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활동가 일도 결국은 다 관계인거 같아

요. 마을분중에 △△님이 하신 말이 되게 기억

에 남아요. 평생학습이 자기 삶을 되게 많이 바

꿔놨다고. 그분이 되게 거칠게 살아오신 분인 

거예요. 무슨 생활하면서 뭐 배우거나 이런 삶

도 아니었고. 그런데 거칠게 살아오시다가 평

생학습을 접한 거잖아요. 나중에 마을학교 교

장까지 맡으셨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맙다고 전화하셨는데(흐느낀다)…(Participant 

B-M-21.02.23.).

그분들이 수업을 받고 되게 즐거워하시고 만족

하시고 나중에 만족도 조사 했을 때 저한테도 

고마움의 표시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그만큼 

행복해하고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되게 뿌듯하고 저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고(Participant C-M-21.02.04.).

4.3.3 업무관계자와 갈등과 협력의 공존

연구 참여자들은 업무관계자와 갈등과 협력이 공존

하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몸담고 

있는 학습마을사업 운영기관인 D대학에서는 담당자가 

2년～3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자에 따

라 업무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갈

등을 겪기도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동료 학습마을활동

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인내를 선택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상황은 업무의 향상이

라는 순기능의 역할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업무

관계자와는 어쩔 수 없이 합을 맞추어야 하는 관계이기

에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 크래프팅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을사업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맞추느라 힘들

지만 어쩌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겠

지(Participant A). 담당자에 따라서 커뮤니케

이션 방법이 달라져야 될거 같아요. 휴～

(Participant B). 근데 왜 나는 우리가 되게 을 

같은 느낌이 들지?(Participant C-O-20.05.27.).

내가 그냥 화를 내버리면은 이 관계가 나 하나

로 인해서, 모두 어색해지고 잘못돼 버릴까 봐 

계속 참았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거 

빨리 하면은 그냥 그래 좋아지겠지! 이런 식이

었죠. 어차피 일은 해야 하니까(Participant 

C-M-20.12.09.).

담당선생님이 활동일지를 저는 듣지도 못한 말

로 막 그렇게 작성하라 하니까 엄청 힘들었었

어요. 그리고 또 담당자가 쪼아대고.<중략> 근

데 그분한테 일 배운건 너무 좋았던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빡세게 배운게 나았던거 같아요

(Participant D-M-20.11.25.).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습마을활동가의 일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잡 래프팅을 중심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

다. Wezesnieski와 Dutton[8]의 잡 크래프팅에 대한 

세 가지 분류에 따라 과업 크래프팅, 인지 크래프팅, 관

계 크래프팅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학습마을활동가들의 과업 크래프팅은 자신들

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

며, 정해진 과업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업무방식

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업 크래프팅이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서직 종사자가 기존의 

업무에 자신의 흥미나 강점을 적용하거나 관련된 새로

운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며[19], 간호사가 업무 수

행경험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업무를 개선하고[18] 특수

학급 교사들이 수업방식의 변화와 개선을 경험하는[17] 

과업 크래프팅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이는 학습마을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

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지원 시스템

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

마을활동가들의 직무몰입을 촉진하고 일의 만족감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마을활동가들의 인지 크래프팅은 지역주

민과 마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소명의식이 

자신들의 일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있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일이

라는 긍정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삶에 변화의 경험으로 

나타나고[18], 비서직 종사자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



학습마을활동가의 잡 크래프팅을 통한 일의 의미 탐색 59

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직업적으로 행복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9]. 그러나 학습마을활동

가들이 자신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후배들에게 더 낳은 일터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 확장과 성장을 위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

하는 모습을 밝혔다는 것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습마을활동가들의 관계 크래프팅은 동료와

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실천학습공동체를 구축

하고, 업무관계자와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수학급 교사들

이 업무상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실천공동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확장하는 관계 크래프팅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17]. 그러나 마을주민에게

는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넛지(Nudge) 역할을 실천

하는 매개자로서의 관계 크래프팅을 한다는 것은 학습

마을활동가에게 나타나는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잡 크래프팅의 구성요소인 과업, 인지, 관계 크

래프팅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

적으로 연계되어, 인지 크래프팅이 직무 크래프팅과 관

계 크래프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마을활

동가들은 자신들의 일이 마을과 주민을 변화시키고 성

장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지할 때, 자신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추가업무를 수행하

였다. 또한 동료와는 상호학습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성

장을 지원하는 실천공동체를 구축하고, 업무관계자와는 

갈등이 발생해도 혼자가 아닌 공동체이기에 협력의 관

계 크래프팅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잡 크래프팅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각 요소들이 상호 결합되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19,23].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마을

활동가들의 내재적이고 이타적인 동기가 직무몰입을 

촉진하고, 이러한 일터에서 활동이 자신이 추구하는 목

표와 가치를 구현하며 일의 만족감을 향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학습마을활동가의 잡 크래프팅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적인 다양한 사회적 지원

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

행연구는 기업 근로자, 간호 관리자, 교사, 청소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인과요인을 탐색하는 양적연구에 집중

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을 만나는 접점

에 위치하는 학습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일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잡 크

래프팅의 연구영역과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학문적 의

의를 갖는다.

둘째, 현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영위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은 삶의 필수불가결한 

영역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의 생활과 활동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행복한 삶과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마을활동가

의 일이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

과 타인의 변화와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학습마을활동가들의 직무몰입을 촉진하고 일의 

만족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학습마을활동가 네 명을 연구 참

여자로 한정하여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

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

계점이 있기에 타 지역의 학습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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