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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사업 현황에 관한 연구 :
2018년∼2022년 사업 현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ty-Linked Projects in the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Fo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2018∼2022 Projects

김경미*

Kim Kyoung Mi*

요 약 본 연구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실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

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운영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2018-2022)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 관련 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협약 내

용은 교육 및 정보지원을 위주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과 협약한 실적이 많았다. 둘째,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협

력 내용은 주로 교육과 업무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원 내용의 대부분은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셋째, 개인

의 재능기부는 행사와 업무지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장난감 등 세척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대한 제언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사업, 사업 현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operational directions for establishing Support Centers for Childcare (SCC) 
as central institutions in local communities by examining the performance status of community-linked projects of 
SCC. To achieve this, an analysis of performance related to community-linked projects was conducted focusing 
on SCC activity reports from 2018 to 2022, encompassing the past five years. Upon examin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several findings emerged. Firstly, there was a substantial number of achievements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as the types of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a predominant focus on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within the MOU contents. Secondly, 
collaboration among institutions within the local community primarily centered around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support, with a significant portion of support activities being conducted through meetings. Thirdly, 
individual volunteer contributions were prevalent in events and administrative support, while volunteer efforts 
were notable in areas such as cleaning toys. Based on thes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community-linked 
projects of SCC were derived.

Key words :  Support Centers for Childcare (SCC), community-linked projects, curr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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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

점기관으로써 지역 실정에 기반한 다양한 국가 보육 및

양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르

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에 관련한 정보 수

집 및 제공,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

로 하고 있다.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는 130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양육 관련 기관 연계 및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 서비스 활성화, 센터 간 연계 협력체계 강화

를 전략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목적을 고려할 때, 센터는 지역성을 기반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기타 사업에 포함된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이란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 및 유관

기관 연계사업을 말한다[1]. 최근 공시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보건소 등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양육 인프라·자원 연결망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2]. 이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육 환경과 수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센터들 간의 유

기적인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3]. 이러한 정부의 육아

정책지원 방향은 학계에서도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2016년에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을 조사한 연구[4]

에서는 수요자 대비 육아지원환경의 공급 수준을 평가

하고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협력적인 육아지원환경 통

합서비스 조직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과 공간구성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연구[5]에서는 어린이집, 부모,

영유아, 지역사회연계 및 관리지원을 위한 집중적인 고

려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센터의 어린이집 및 가정양

육 사업에 대한 교사와 부모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3][6][7]. 이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수요자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의 육아 정책을 구현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센터의

지역사회 연계현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나

아가, 지역사회에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다

양한 육아지원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는 어려

움이 있다[4]. [8]의 연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양

육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연계 및 협력 상황이 미

흡함을 지적하였고, [9]는 연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 지역성을 충분히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

해 다양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육 네트워크 구축

및 단계적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그리

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센터 사업에 밀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

적· 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연

계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10].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요 사업 운영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육아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역사

회 내 육아지원서비스를 위한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0][11]. 또한, 지역에 설치된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은 지역 인프라에 대해 서로

간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운영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수행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

터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연계사업의 운영 방향성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협약 현황(기관 유형, 협약 내

용)은 어떠한가? 둘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관

간 지역사회 연계 현황(협력 내용 및 지원 내용)은 어

떠한가? 셋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인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현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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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2018-2022)의 전국 육아

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내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13]에 공개된 자료로, 전

국 센터의 공식적인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 집계자료

이다. 부가적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세부 실적 현황

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육아종합지원센

터 홈페이지 및 관련 뉴스 기사를 참고하였다. 다음 표

1은 최근 5년(2018-2022)간 이루어진 지역사회 연계사

업(업무협약, 기관 간 연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실

적이 취합된 참여센터 현황이다. 참고로 전국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지난 5년간 연도별 설치 누적 현황은 2018

년 102개소, 2019년 113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125개소. 2022년 129개소이다.

표 1. 참여센터 현황
Table 1.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ng Centers

구분 업무협약 기관 간 연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2018 96 89 84

2019 100 90 84

2020 90 101 70

2021 85 107 107

2022 98 99 63

2. 분석 방법 및 기준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간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사

회 연계사업의 5년간 추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도별

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실적을 집

계하였고, 이를 통해 업무협약, 기관 간 연계, 재능기부

및 지원봉사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재능기부

실적 중 정보제공 실적은 2022년에 처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 및 시군구 센터별로 구체적인 사업내

용이 안내된 자료는 2018년도 사업결과보고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8년도를 기준으로 각 센

터의 세부 실적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에서 전후 연도에 비해 큰 폭

으로 상승 및 하락한 경우, 사업결과보고서 내 <부록>

지역사회 연계 실적 총괄표를 참고하여 지역센터별 실

적을 함께 검토하였다. 끝으로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전반 실적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인해 2020년에는 전체적으로 급격한 하락 추이를 보

였다. 이후 2021년부터는 대부분의 사업실적 현황이 상

승 추이를 나타냈다.

Ⅲ. 연구 결과

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협약 현황

1) 업무협약(MOU)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협약 기관 유형은 학

교, 상담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언론기관,

어린이집, 기업, 기타로 구분한다. 최근 5년간의 업무협

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2), 비영리법인(992건)과의

협약체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과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4]. 다음으로 공공기

관(831건)과의 협약실적도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보

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어서 학교(377건), 기업

(34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과의 업무협

약 실적은 2021년 이후 경미하게 하락 추이를 보였는

데, 이는 향후 기업과의 협력 유지 및 새로운 기업 발

굴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언론기관과의 협약

도 매우 낮은 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의 활동 홍보 및 대중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

한다. 끝으로 기타 유형의 실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

아 실적 관리와 분석에 한계가 있기에, 기타 유형을 재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2. 업무협약 현황
Table 2. Status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학교 110 140 44 41 42 377

상담기관 87 88 22 28 30 255

공공기관 308 328 66 55 74 831

비영리법인 345 398 79 85 85 992

언론 기관 5 5 2 3 3 18

어린이집 60 78 40 14 38 230

기업 124 138 28 39 18 347

기타 126 147 36 49 45 403

계 1,165 1,322 317 314 321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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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업무협약 현황 통계 차트
Figure 1. Statistics chart of the status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 업무협약(MOU) 내용별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협약 내용은 교육, 상

담, 행사, 정보제공, 업무지원, 홍보, 기타로 구분한다.

최근 5년간의 업무협약 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3,

그림 2), 교육(2,077건, 22%) 관련 내용을 담은 협약이

가장 많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수요자

를 대상으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정보제

공(1,524건, 16%) 관련 협약체결도 높은 편이다. 이는

센터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수요자에게 최신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어서 업무지원

(1,369건, 15%), 홍보(1,321건, 14%)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한편, 기타 실적이 전체의 16%를 차지하였는데, 이

는 각 지역센터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협약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하위 실적을 나타낸 상담과

행사는 서비스 확대와 홍보 전략 강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업무협약 내용별 현황
Table 3. Status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y
Contents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교육 709 794 196 181 197 2,077

상담 255 280 74 81 86 776

행사 291 313 67 67 67 805

정보제공 506 593 137 126 162 1,524

업무지원 420 496 132 149 172 1,369

홍보 447 510 117 117 130 1,321

기타 517 581 152 146 152 1,548

계 3,145 3,567 875 867 966 9,420

그림 2. 업무협약 내용별 현황 통계 차트
Figure 2. Statistics chart of status by contents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관 간 지역사회 연계

현황

1) 협력 내용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기관 간의 지역사회 연계

협력 내용을 분석한 결과(표 4), 교육(20,317건) 관련 협

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점

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업무지원(12,912건) 관련 협력

내용도 높은 편이다. 이는 센터가 다양한 기관과 협력

하에 행정적 지원과 운영적 지원을 교류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이어서 상담(12,251건), 행사(12,08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 및 상담과 관련한 협력 내용

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약 2.5-3배 수준으로 높은

상향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권 센터에서 최대 2.5배 이상 실적이 상승한 영향

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1][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

터 사업결과보고서 내 지역사회 연계 실적 총괄표를 살

펴본 결과, 시도에서는 충북센터, 시군구에서는 중랑구

센터의 상담 실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북센터의 경우,

2021년부터 관산학 연계사업으로 영유아 발달 상담 챗

봇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을 진행하였고[16][17], 중랑구

센터는 2021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가치키

움 사업을 시작하며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연계하여 상담 등 맞춤형 육

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상담 관

련 실적은 업무협약 내용별 현황에서는 하위 실적으로

나타났으나, 기관 간의 협력 내용 현황에서는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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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담 분야가 중요

하고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하며, 협약체결에 따른 실질

적인 협력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상담 관련 서비스는 영유아 가정에 중요한 지원 요소이

고, 향후 다양한 상담 사업을 개발하여 수요자의 다양

한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를 시사한다.

표 4. 협력 내용
Table 4. Contents of Cooperation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교육 5,667 4,746 1,885 4,445 3,574 20,317

상담 2,542 1,931 1,051 3,672 3,055 12,251

행사 3,203 330 152 246 8,154 12,085

정보제공 2,370 1,723 1,627 2,367 2,697 10,784

업무지원 1,115 2,705 2,674 2,343 4,075 12,912

홍보 3,287 505 266 383 420 4,861

기타 2,729 1,708 1,097 2,866 2,059 10,459

계 20,913 13,648 8,752 16,322 24,034 83,669

2) 지원 내용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기관 간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내용은 회의와 소모임으로 구분

한다. 최근 5년간의 지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표 5), 회

의(2,329건)를 통해 지원한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전반

적으로 다소 주춤했던 실적이 2021년에 회의가 1.6배,

소모임은 2배 이상 상승 추이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으로 2020년에는 활동이 다소 줄었지만,

2021년에는 회의와 소모임 모두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한편, 기타 실적(18,620건)은 회의와 소모임

실적을 합친 실적보다 약 7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타 실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파악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5년간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1][14][15][19][20], 기타 실

적은 센터에서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단순 공

간대여, 국가 근로 및 산학 연계, 노인 일자리 인력 창

출, 기관 간 업무 연계, 육아네트워크 형성 지원, 센터

간 벤치마킹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렇듯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의 사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 지원 내용
Table 5. Support Contents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회의 464 428 343 554 539 2,328

소모임 39 28 58 122 79 326

기타 5,104 3,687 1,647 3,388 4,794 18,620

계 5,607 4,143 2,048 4,064 5,412 21,274

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인 재능기부 및 자원

봉사 현황

1) 재능기부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개인 재능기부

유형은 교육, 행사, 정보제공, 업무지원, 기타로 구분한

다. 최근 5년간의 개인 재능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6), 교육(1,713건) 관련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센터에서 교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다

는 것을 보여주며, 재능기부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

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행사(1,207건), 업무지원

(93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재능기부 형태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타 실적(1,402건)은 전

체 재능기부 실적 중에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 향후

보다 세부적인 유형 구분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14]를 살펴보면, 일

부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재능기부를 활

용한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형 어

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어르신, 도서관, 공공기관, 교육

지원, 생태 연계형 등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재능기부
Table 6. Donating Talent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교육 689 559 99 175 191 1,713

행사 17 532 1 3 654 1,207

정보제공 - - - - 37 37

업무지원 202 685 19 0 27 933

기타 671 165 273 157 136 1,402

계 1,579 1,941 392 335 1,045 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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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 현황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유형

은 대여사업, 센터운영, 장난감 등 세척, 기타로 구분한

다. 최근 5년간의 자원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7),

장난감 등 세척(59,663건)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센터운영(9,750건), 대여사업(3,28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한 63개소 센터의 부속사업장

에서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 및 체험활동 등의 사업

을 통해 장난감 등 세척을 위한 자원봉사가 빈번히 요

구됨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장난감 등 세척을 위한

전담 인력의 부족 문제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해를 거듭할수록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의 자원봉사 수요가 지속 요구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만큼의 자원봉사 인원만큼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원봉사 모집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자원봉사
Table 7. Volunteer Work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대여
사업

1,605 680 420 291 290 3,286

센터
운영

3,069 4,068 744 888 981 9,750

장난
감 등
세척

17,936 18,544 6,808 7,561 8,814 59,663

기타 6,284 7,072 1,242 2,558 4,545 21,701

계 28,894 30,364 9,214 11,298 14,630 94,400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 내

육아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역연

계 사업의 운영 방향을 제시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로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 내용은 교

육이나 정보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협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언

론기관, 상담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

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업무협

약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협약의 유형을 발굴 및 개선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협약 내용의 실질적

인 수행 및 확장을 위해 실무자 간의 우호적이고 적극

적인 업무 교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 내 사

업 담당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센터에서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높지 않고, 사

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자 의지가 중요하기에 이들

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12].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세밀한 밀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

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21]. 유사한 사례로 보육

및 교육 분야에서도 현장 교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정

보 부족, 협조체계 부족으로 인해 지역연계 활동을 실

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22][23].

이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센터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적인 사례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련한 교육적 지원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역연계 전달

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실무 능

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4]. 한 예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센터와 기관 간의

협력 사례를 조사하여 각 사례의 성공 요인과 도전 과

제를 분석하는 연구 모임을 운영할 수도 있겠다. [25]는

연구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거버넌

스 구축 방안으로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 마련, 민관학 협의체와 중간 지원 조직 구성, 연

계성과 활동성이 높은 지역활동가 발굴 및 지원, 공동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끝으로, 향후 육

아종합지원센터의 유사 실적 통합과 협력 기관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 실적 취합 시 기관 유형 구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지

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육아지원환경 관

련 정책 영역(영유아 교육·보육, 종합육아지원서비스,

돌봄지원, 문화인프라,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보호)

을 구분하였는데, 이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보완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둘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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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주로 교육이나 업무지원, 상담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6]에서 부모들이 정보제

공, 교육, 상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와도 부

분적으로 일치한다. [27]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에 대

해 도움받기 위해 육아 상담을 요구한다는 결과와도 연

관된다. 세부적인 실적 분석 결과, 서울, 경기, 충북지역

센터에서 기관과의 협력 실적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높게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상

황이나 지역 특성으로 인해 센터 간 운영 편차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육아지원기관 간의 통합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28].

또한, 지역사회에 맞는 영유아보육과 가족 지원을 위

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간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하다[3]. 이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과 전문화된 업무 연계가 필요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는 영유아보육 관련 지역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한다는

것은 지역 맞춤 육아지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보육 인프

라 구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9][30].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한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에 있는 육아종합지

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유용한 기관과 협력망을 구성

하고[31], 지역 간 정보교환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지역

사회 복지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32]. 이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간 협력 관계의 효과와

지속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지표를 개발

하여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 실적은 대체로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예산 배

정과 지역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이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

역사회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교류하고 활용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개인 재능기부

는 주로 행사와 업무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회에 자신

이 가진 특기나 능력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

다[33].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과 부모가 연계된 연구

[34]를 살펴보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모와 협

력하여 발전적인 방식으로 부모교육을 실행함으로써

부모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한, 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담하는 기회를 통해 육

아 정보를 얻고 배움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부모

의 변화와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져 자녀의 긍정적인 변

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

로 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된 시스템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재능기

부자들이 자신의 작은 능력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5].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육아지원

네트워크 내의 기관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조사[35]와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 및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36]. 이러한

노력은 보육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7].

다음으로 자원봉사 실적은 장난감 등 세척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

업 과정에서 장난감 등 세척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

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적 인프

라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37][38]에서 자원봉사자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과 연결하는 지원 서비

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도 동일한 맥락이다. 코로

나19 전후로 해당 분야의 실적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모 요구를

조사한 연구[39] 결과에서도,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각 사업영역에

서의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하여 자원봉사 배치의 우선

순위와 봉사자를 위한 혜택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

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체

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원

봉사 및 재능기부의 참여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ty-Linked Projects in the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354 -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를 제고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

다.

Ⅴ. 제 언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5

년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업무협약, 지역사회 연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관련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특수

성과 정부의 육아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역연계 사업의 방식을 수정 및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의 협력 및 연계사업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성을 반영한 지방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보다 내실 있

게 운영되는 지역사회 연계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 및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육아

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보다

발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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