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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기고 지속적으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보급률은 주거 서비스 정책

에 있어 양적 공급 중심에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증가에도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 접근이 어렵고 필요한 시기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

층의 범위 확대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및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할 수 없는 시설 및 공동 

입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적절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약자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주제어 : 취약계층, IoT, 주거 서비스, 주거 정책, 자립화  

Abstract  Currently, the housing supply rate exceeds 100%, and the penetration rate continues to 

increase. This housing supply rate is changing from quantitative supply-orien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housing service policies. Despite the increase in the housing 

supply rate, practical access to the vulnerable class is still difficult and there are many areas that are 

insufficient to use housing services when necessary. In addition, the demand for residential services is 

increasing due t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vulnerable clas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se 

problems, facilities and joint occupancy that cannot guarantee independent living are mainly 

established, although a supply plan is established for the vulnerable by expanding policies and support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an IoT environment-based housing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groups 

to support housing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The proposal system improves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vides service-oriented support services. Through the proposal system, 

appropriate soc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can be provide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vulnerable and supporting a residential environment where independent living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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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증가

되고 이로 인해 계층의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양성

되고 있다. 취약계층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연관된 개념

으로 경제적이나 신체적 조건으로 타 계층에 비해 사회

참여 및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국가 정책이 아니면 구성

원으로써 평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1].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은 다

양한 유형과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고령가구,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기존 소득 중심

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증가하

고 있다. 계층의 양극화 심화, 소득 불균형 증가, 복지 

서비스 요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이 증가되고 있다[2].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물리적 공간 제공 중심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어 주거에 대한 안정감이 낮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적어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청소년

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과 주거 불안감이 심리적 문제

를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위험 청소년이 될 가능성

이 높다[3,4]. 고령 취약계층은 신체적 기능 저하 및 경

제적 이유로 주거 이동성이 낮아 익숙한 환경에서 거주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

고 주거 지원이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요양시설 입소 중

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

와 연계된 자립생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5-7].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연구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지원주택은 시설 입소가 아닌 물리적 공간 중

심으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주거의 안정감과 자립

화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유형

의 복지 모델이다[8-10]. 또한, 취약계층의 자가 생활 

지원을 위한 ICT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다[11,12]. ICT 이용 증가와 보급 확대로 

행정 운영의 체계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헬스 케어 

서비스, 지역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13,14]. 본 논문에서는 지원주택에 IoT환

경을 적용한 취약계층 유형별 주거 지원 서비스 시스템

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다양한 취약계층에 적합한 

서비스를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지원한다. 유형별 필

요한 서비스를 분류하고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

자의 자립화 생활을 지원 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

연구로 사회적 주거취약계층 개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주택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은 제안 모델인 IoT 환

경 기반 주거 지원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은 비

교평가, 5장은 결론으로 구성한다.

2. 관련 연구

2.1 사회적 주거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은 최저주거 미 충족 가구, 노숙인, 불안

정 주거 거주자로, 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즉,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말한다[15]. 주거취약 계층은 주거 환경이 일반적

인 여건보다 미흡하고 열악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낮고 사회에서 위험계층으로 분류되기

도 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주거취약계층 보

호와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Fig. 1은 유

형별 주거취약계층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16].

Fig. 1. Vulnerable groups by type

FEANTSA는 홈리스 유형을 물리적, 사회적, 법적 영

역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주거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

여 주거취약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경제, 사회 

안전, 차별 등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해 다양하고 복합적

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1은 FEANTSA의 홈리

스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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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NTSA Homeless Type

Type physical social legal

homeless
No place to 

live

There is no 

private space for 

social relationship 

formation

No legal 

ownership

Facilities Place to live

There is no 

private space for 

social relationship 

formation

No legal 

ownership

Unstable 

housing
Place to live

There is a private 

space for social 

relationships

No stability in

possession

Nonconforming

housing

Not suitable 

for residence

There is a private 

space for social 

relationships

Legal ownership 

and stability of 

possession

2.2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주택

우리나라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비닐하우

스, 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

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

입임대주택, 전세임대 등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하고, 주

거복지로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지원 등 물리적 공간 제공에만 중점을 두고 있

다. 현재의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 여건 및 사용자의 환

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확대로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18]. 취약계층의 주거환

경 질 향상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Fig. 2는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

사업을 보여주고 있다[19].

Fig. 2. Smart Wellness Housing Promotion Project 

Process

스마트웰니스주택이란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

약계층 유형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원주택이

다. 

3. 제안시스템 

본 연구는 기존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업에서 나타

나는 문제점을 IoT 환경을 이용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제안 시스템인 IoT 환경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

템은 IoT device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

스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하여 상황

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물리적 공간 

제공 중심의 주거 지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요

구를 반영하여 지원서비스를 매칭 한다. 제안 시스템은 

물리적 공간에 IoT 환경을 적용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며 주거안정 및 사회 참여 기회 부여를 통해 자립

화 지원이 가능하다.

3.1 취약계층 주거 지원 서비스 모델

주거지원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유형과 범위 확대로 물

리적인 공간 제공에 있어 증가하는 수요와 서비스 요구

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취약계층 주

거 지원 서비스 모델은 기존 물리적 공간에 다양한 유형

의 취약계층이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기존 주거지원은 유형별 시설 입소 또

는 임대를 통한 거주를 중심으로 제공 되고 있다. 제안 

모델은 물리적 공간에 IoT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 정

보를 수집한다. 사용자 정보와 제공된 유형 정보 매칭을 

통해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 3은 취약계층 

주거 지원 서비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Support housing service model

기존 주거지원은 취약계층에 영구적 제공이 아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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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는 일정기간 제공된다. 제안모델은 물리적 공간에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이 임시적으로 주거안정을 갖고 

자립화 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3.2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

원 시스템은 다양한 계층이 물리적 공간만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IoT 환경을 이용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독립

적이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안시스템은 주거지원 서비스로 의료지원, 생활

지원, 이동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

스를 사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안 방

법은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계층 유형

과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 정보를 기반으로 식별

과 서비스 매칭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

원하다. Fig. 4는 제안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IoT Environment-based Housing support system 

for the vulnerable

Information collector는 취약계층 정보와 계층 유

형 정보를 수집한다. support service information 

collector는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를 수집한다. 

Analyzer는 수집된 정보를 식별하고 식별된 정보를 분

류한다. service matchmaker는 분류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정보와 매칭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주거지

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

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화를 지원할 수 있다. 

3.3 사용자 정보기반 지원 서비스 매칭

취약계층에 범위 확대로 취약계층별 다양한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 서비스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사용자 정보기반 지원 

서비스 매칭은 사용자 정보와 취약계층의 정보를 일반

화하고 정보식별을 통해 지원 서비스와 매칭을 한다. 

Fig. 5는 사용자 정보기반 지원 서비스 매칭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User information based support service matching 

process

4. 비교분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은 시설입소 또는 공공임대

를 통해 물리적 공간 제공과 주거임대비용 지원 등 거주 

중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 증가로 

취약계층 유형과 범위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취

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기존 물리

적 공간 중심 주거 지원은 주거의 안정과 자립화 지원에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

원 서비스는 물리적 공간 제공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 형

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물리적 공간에 IoT 환경 기반으로 주거 지원 서

비스를 제공한다. Table 2는 기존 주택 지원 방법과 스

마트웰니스 프로젝트와의 비교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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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analysis

Housing
Support
project

Smart
Wellness 
Housing 

Promotion
Project

Proposal

method

physical
space

O O O

Housing
support
service

X △ O

support for
type
change

X △ O

residence in 
v a r i o u s 
groups

X O O

물리적 공간은 기존방법과 제안 방법 모두 지원한다. 

주거 지원 서비스는 주택지원 사업은 지원을 하지 않고 

스마트웰니스프로젝트는 부분지원, 제안방법은 지원한

다. 계층 유형에 대한 변경은 제안 방법은 지원하고 기

존방법은 부분적 지원만 가능하다. 다양한 취약계층 거

주는 스마트웰니스프로젝트와 제안방법만 지원한다.

5. 결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

고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을 양성한다.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제도, 법률, 복지 서비스를 확립

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층의 취약계층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한 부모가정,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증가로 인해 취약계층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증가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

를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oT 환경기반 주거 지원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기존 제공되는 물리적 

공간에 IoT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정보와 취약계층

의 유형 정보를 기반으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다. 제안

방법을 통해 임시적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제안 방법을 통해 주거

의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제공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약자 증가로 발생하는 문

제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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