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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시설이용자중심으로전면개편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국가' 
[한국경제,김대훈기자,'23.10.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

023102721681

[뉴스케이프, 박정원기자, '23.10.23.]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

eView.html?idxno=97703
한국고용남녀격차OECD 국가중8위…정부, 일·육아지원강화

[연합뉴스, 권지현기자,'23.10.24.] 

https://www.yna.co.kr/view/AKR20231

024056300530?input=1195m고령화·장애증가에…"이동·배설등돕는돌봄로봇활용해야"

양육비안주고버틴123명…명단공개등제재조치

[데일리팝, 김다솜기자, '23.10.25.]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

tml?idxno=72735
인구감소, 1인가구증가..주거패러다임변하는데정책방향은?

“올해도입학식못열었다”…저출산쇼크에‘입학생0명’학교164곳
[헤럴드경제, 안효정김영철기자,'23.10.25.]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

ud=20231025000249

민관협력으로국외다문화가족지원확대한다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10.30.]

https://www.mogef.go.kr/nw/rpd/nw_r

pd_s001d.do?mid=news405&bbtSn=7

09617

저출산시대의역설… 일하는30대女급증
[서울신문, 곽소영기자, '23.10.30.] 

https://www.seoul.co.kr/news/new

sView.php?id=20231031002003

국민통합위, 청년1인가구특위출범…'안정적인삶' 정책제시
[이투데이, 최영훈기자,'23.10.31.] 

https://www.etoday.co.kr/news/view/2

297937

“아이낳으면자동으로육아휴직”

우리금융그룹과베트남으로귀환한결혼이민자의한국국적자녀지원

올해맞춤형학습용가구지원을시작으로내년에는장학금및문화‧교류활동등지원확대

750만1인가구, 우울·고립감크다…서울시5가구중3가구 ‘외롭다’

[해럴드경제,이태형기자,'23.11.0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ud=20231103000177

돌봄의부담···가족돌봄청년, 여전히복지사각
[머니투데이, 임윤희기자,'23.11.02.]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3110115397898187

“다문화가족대신이주민으로불러주세요”... 통합위, 명칭통일

[조선일보, 김동하기자, '23.11.04.]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

s_general/2023/11/03/AWZSH7E3DJ

FVFHYNAW2YC4JARA/

종전복잡한시설유형을지원기능과자녀발달기준에맞춰개편

韓가족지원예산OECD 절반이하…육아휴직사용도저조
[데일리안, 박진석기자, ＇23.11.10.] 

https://www.dailian.co.kr/news/vi

ew/1293671/\

[조선일보, 조백건오주비기자, ＇23.10.31.]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

medical/2023/10/31/3GNAETXQCNF35AZI

6TJYNO5I2U/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10.24.] 

https://www.mogef.go.kr/nw/rpd/nw_rp

d_s001d.do?mid=news405&bbtSn=70

9610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가족
생활ㆍ
돌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2023-11-15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결혼중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결혼중
개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잇고 그로 인하여 양수인의 권리
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
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
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잇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2023-11-09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
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한편, 한부모가족 입소 수탁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 권한을 거부
한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복지 급여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과태료의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
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행위의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부모가족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0조의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2023-11-07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
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
률안
(송석준원 등 17인)

2023-10-25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
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선호하여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여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으로 제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
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
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할보미”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하고, “할보미 서비스”란 할보미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
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시ㆍ도지사에게 할보미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게 함(안 제9조제1항).
다. 할보미가 되려는 사람에게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아이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할보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할보미 서비
스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할보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따로 양육수당을 지급
하지 않도록 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함(안 제19조의3 신설).
라. 누구든지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을 강제하기 위해서 할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할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
독 하도록 함(안 제28조 단서 신설).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보미 서비스 비용을 수급받을 경우 벌칙을 부여하여 재정누
수 방지장치를 마련함(안 제35조제5호의2 신설).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통합
위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
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개요와 현황을 분석하고 지자체 컨설팅
결과 컨설팅 공통 이슈 및 우수사례 조사, 지자체 지역 간담회 결과 제
시, 2차년도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사업 공통지표 중심으로 사업 효
과성을 분석하고 우수 사업 및 효과성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효과적
사업 수행방안 및 공통사업(안)과 소요 예산을 추정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23-10」
https://www.kihasa.re.kr/publi
sh/report/view?seq=55360

자살예방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국가 자살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 단위에서의 양질의 서비스 제
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과 추진 체계의 개편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과 자살예방의 대표
적 사례 관리 모형을 고찰하고, 우리의 자살예방 전달체계와 인프라 진단
결과를 토대로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책무성과 권한 강화’, ‘관계 기관 및
조직의 역할 정립’, ‘지역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을 우선 과제로 제안하였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격한 환경 변화와 국민 마음건강 관리의 중요
성이 날로 높아지는 이때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지역사회
공동체가 각자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대상자 중심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포럼, 2023. 10. 
No.324 .04.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
lar/hsw/view?seq=57513&volume=575
05

가족·
돌봄

중장기 영유아 돌봄 체계 개
편 방안 연구

영유아 돌봄체계 개편 방향 탐색을 위해 영유아 돌봄 체계 국제 비교 , 국
내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함
영유아 돌봄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만들고 수요
대비 공급, 접근성, 보육비용 지원, 보육비용 함수로 돌봄 체계 현황을 살
펴보고 영유아 돌봄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함
개편방안으로는 양질의 보육지원 체계 구축 방안과 보육비용지원방식
개편방안을 제안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2023-28」
http://repository.kihasa.re.kr/h
andle/201002/43863

생활ㆍ활력 지원 사회서비스
혁신 모델 개발 연구

생활ㆍ활력 지원 사회서비스 혁신 모델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과의 관계, 생활ㆍ활력 지원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의 비전과 목표
를 설정하고 유관 사회서비스의 수급 여건 진단을 위해 우선 지원대상별
사회서비스 수급 현황과 디지털 플랫폼 가사지원서비스 노동실태를 살
펴봄
생활ㆍ활력지원 사회서비스의 표준서비스 모델은 가족돌봄 청년의 서비
스 욕구, 고립ㆍ은둔 청년의 서비스 욕구,  중장년 1인가구의 서비스 욕구, 
한부모 가구의 서비스 욕구에 따른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기
반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확립을 전제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한 지원방안을 제시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2023-24」
http://repository.kihasa.re.kr/h
andle/201002/43802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사
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다층분석

결혼이주여성이 살아온 출신국의 문화가 어떠하며 한국 문화와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가 다를 수 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그들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
력이 좋을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는 반면, 자녀가 있으면 그러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더 증가
했다.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
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 욕구가 증가했다.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
는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의 경우,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방
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는 연령이 낮고 한국에 거주
한 기간이 짧으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게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보건사회연구, Vol.43, No.3, 
2023. 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
201002/43830

12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개정령공포·시행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3.10.12.] 

https://www.mogef.go.kr/nw/rpd/n

w_rpd_s001d.do?mid=news405&b

btSn=709594

현장애로사항반영, 입소기간연장하고종사자도증원

명단공개(12명), 출국금지(71명), 운전면허정지(40명)

직장내다양성‧포용성높여함께일하기좋은기업만든다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3.11.13.] 

https://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

5&bbtSn=709646기업인사담당자대상기업내다양성및성별균형제고공동연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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