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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초저출생 시대에 국가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영유아 교육학, 인구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통계청(2023)에 따르면 합

계 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4
분기에는 사상 첫 0.6명대로 추락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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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출산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라 향후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모델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1차년도 본조사 데이터에서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및 영아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 요인을 추출하여 잠재계층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잠재계층모형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는 육아지원제도 근로시간 분리 참여형(집단 

1)과 육아지원제도 참여여부 혼재형(집단 2)으로 구분되었다. 아버지의 경우 기간 중심 육아지원제도 참여형(집단 1), 육아지원제도 저참

여형(집단 2), 시간 중심 육아지원제도 참여형(집단 3)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두 집단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초등 돌봄 지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육아지원제도 근로시간 분리 참여형(집단 1)에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지만, 영아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지원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 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저출생 시대 다양한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 

동시에 부모의 이용 유형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모의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유형은 수요자 

맞춤형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출산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현금중심의 직접적인 투입 

서비스로서 보육료나 학비지원보다 실질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돌봄중심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육아지원제도의 보편적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국가의 장기적인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전생애적 공적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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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초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2024
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공고하며 그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초저출생에 대한 정책

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기관을 다양한 기관에서 ‘인구

전략기획부’로 단일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저출생 예

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

을 부여하는 등 핵심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유무에 따른 육아지원책의 선

별적 지원제도에서 나아가 취업 유무와 관계없이 전 계층 

여성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제도로 전환 

중이다. 여기에는 보편적 육아정책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서, 무상보육 및 교육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 참여 유

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이용가능한 방식으로 관련 제

도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김
동훈, 박원순, 김태우, 2022) 역시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우선순위에 따른 선별적 기준을 완화하여 모든 계층

의 영유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제

공하는데, 영유아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시간제 보육

기관을 2027년까지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

화를 통해 입학 및 입소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며 상시 입

학을 허용하는 등 0세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다양한 공교

육 및 보육체계를 마련 중이다. 또한 기존 맞벌이, 저소득

층 가구 등 신청자격에 따라 순위를 부여해왔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제

공하는 방향으로 2026년까지 초등학교에서 전 학년 아동

이 원하면 필요한 시간 대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지원 중이다(교육부, 2024). 
육아지원정책은 육아 지원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 국가

의 정책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돌봄 중심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나열한다. 즉 출산 경험이 있

는 가정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비용 중심의 서비스

(서문희, 이혜민, 2014)와 시간 중심의 서비스(유해미, 김
아름, 김진미, 2015)를 포함한다. 이와 달리 김동훈 외

(2021)는 육아지원정책을 공급하는 지원자로서 정부와 관

련 정책을 이용하는 수혜자로서 가정을 구분짓는 관련 기

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육아지원

정책은 비용과 시간적 서비스, 그리고 공급자와 수혜자 

차원 등에서 구분하며 각 차원별 특성과 종류에 따라 초

저출생 현상에 대한 향후 파급 및 기대효과 역시 서로 달

라질 수 있다. 
초저출생 현상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에 대한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통해 엿

볼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온 이 계획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위기 대응 방안을 공식화하여 출산율

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진행된 저출산에 대한 대응정책이 

인구학적 관점에서 출산율에 대한 통계적 산출 결과를 증

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비용적 관점과 공급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실질적인 정책

의 수혜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정재훈, 2023), 특히 

육아지원정책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길 원하는 수혜자의 

관점에서는 돌봄 공백 발생 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

간 지원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공적 돌봄 지원 이용을 선

호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박은정, 조미라, 윤
지연, 류연규, 윤자영, 2022). 따라서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향후 정책은 기존 비용 및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시간 

및 수혜자 중심에 대한 정책을 함께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부터는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영유아에서 초등 학령

기 아동의 돌봄 강화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고, 개인의 

출산 배경 및 관련 환경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다 시

간 중심 및 수혜자 중심 육아지원정책으로 나아가고 있

다. 즉 국가에서는 초저출생 인구 관리에 대한 양적 증가

계획에서 나아가 개인과 가정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적 증가계획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가족정책 

중심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이다. 실제로 출산 배경

과 관련하여 출산이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통해 이루

어지는 미시적인 현상이며 양육자가 추후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다양한 측면

의 결과를 예측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요인들 간의 복

잡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개인은 출

산행위에서 예상되는 효용과 비용에 따라 향후 자녀 양

육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바탕으

로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경제학적 관점의 ‘합리

주의 선택이론’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개인의 결정으로, 
육아와 관련한 비용이 가구소득 대비 지출에서 그 비중

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 출산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설

명한다. 즉 이 관점에 따르면 한국에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개인이 출산을 통해 얻는 경제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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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상대

적으로 더 높다고 예측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

는 것(정성호, 2009)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소비되는 돌봄 및 교육에 대한 비용의 급속한 

증가현상에 따라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 등 다양한 개인

의 출산 배경을 분석해 준다.
이와 더불어 초저출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자본 관점은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 요인을 설명하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합리주의 선택이론’ 중심의 개인주의적 

인구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국가라는 틀 속에

서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가 개인의 출산의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어 후속 출산을 결정할 수 있다(김
경근, 우석진, 최윤진, 2016)고 강조한다. 즉 이 관점에서

는 부모의 사회적지지 자원, 직업 특성, 경제성장률이나 

육아정책과 관련된 사회구조와 더불어 출산에 대한 가치

관 변화 및 공동체 문화의 약화 등과 같은 사회의 전반적

인 분위기 등이 후속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

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통계학적인 양적 수치나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출산을 결정한다는 투입-산출식의 선형

적인 정책보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의 사회적

지지 수준, 거주하는 지역의 돌봄 시설 수준, 그리고 부모

의 직장 및 사회적 배려 정도 등을 포함하는 개인과 개인

을 둘러싼 사회적 네트워크가 반영된 정책을 계획하여 실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육아지원제도의 수혜자 중심에서 필요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아동의 전생애적 발달단계에 적

절한 수요자 맞춤형 가족지원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

은행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 심층연구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경쟁압박이 결

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출생

부터 청년기까지 경험해 왔던 다양한 전생애적인 학업 및 

취업 관련 개인의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즉 현재의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출산 기피의 원인은 

현재 국가 및 사회의 고용 및 주거, 양육 불안에 따른 일시

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다양한 

경쟁압박에서 비롯되어 자녀에게 되물림될 것을 걱정하

고 불안해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하게 작용하며, 이것
이 출산을 포기하려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경험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

쟁압박을 느끼는 청년들을 비롯하여 출산가능한 부모들

에게 보다 수혜자 중심 육아지원제도를 마련해주고, 이에 

대한 이용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육

아휴직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육아지

원제도에 대한 이용 제한을 낮추고, 부모 및 법률혼 중심

의 정상 가정 위주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다문화⋅한부

모 가정 및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가정 형태에 대한 제도

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질 때 합

계 출산율이 약 0.2 상승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한국은행, 
2023).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향후 나아가야 

할 육아지원제도는 돌봄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돌봄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진정성 있는 수혜자 중심의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유일한 존

재인 어머니 요인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

라에서 어머니들은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성역할 중심

의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

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존재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 전환은 1997년 IMF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며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유

지한 채 전일제 남편을 보조하는 비정규직 혹은 시간제 

일자리 형태(Cho & Lee, 2015)로서 부부간 동등한 경제활

동 지위를 갖지는 못했다.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 사회적

인 지위가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형태가 보편화됨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참여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패턴은 대부분 20대 후반부터 노

동시장에서 이탈하며, 30대 후반 및 40대 후반에 가장 많

은 여성인력이 유휴인력 집단을 형성하다가 40대 중반 이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향을 보여왔다(오은진, 
2017). 즉 어머니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임신, 출산, 양
육기를 거쳐 낮은 ‘M자 곡선(M-curve)1)’현상을 보이는데, 
주로 30대 이후 경력이 단절되면서 일시적으로 그 추세가 

하락한다. 특히 해당 시기는 개인의 전생애적 발달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참여하는 시기로, 이는 어머니 개인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안겨줄 가능성이 큰 

시점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출산 여성에 대한 양육 지

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 중이다. 여기

에는 출산을 위해 경력을 단절한 여성을 비롯하여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로 그 역할을 수행 중인 여성, 맞벌이 가정

1) M자 곡선이란,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의 참가율이 육아와 출산을 경험하는 30대에 하락했다가 다시 노동시장으

로 되돌아오는 40대에 증가율을 보이는 고용률 변화의 추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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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 등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지원하

고 있다. 즉 다양한 어머니의 특성과 배경에 적절한 육아

지원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

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영유아 집중 투자 및 공교육 확대 등 기존의 출산 장려 위

주 정책이 아닌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패

러다임의 전환을 시도 중이다(관계부처 합동, 2023). 또한 

취업모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 MZ세대의 어머니들

을 고려하여 국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까지 일⋅생활 균형 위원회를 주기적으

로 개최하여 주 4일 근무제 도입, 근로시간 개편, 노동 방

식 개선, 일과 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 다양한 장기 근로 

시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머니가 취업을 했을 경우, 

특히 임금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최근

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약 61.2%로 

상승 중이며,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박은정 외, 2022). 그러나 과거와 달리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며, 이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021년 16.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박은정 외, 2022), 불안정 노동 및 새로운 

고용 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취업모에 대한 기준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편

적인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어떠한 

형태의 노동 및 고용 형태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을 펼치고, 그에 따라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또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육아지원제도 이용을 위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

거나 지도 교수의 재량 혹은 배우자의 고용 상태에 따라 

관련 제도 이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연구(서정원, 2015)
에 비추어 볼 때 고학력 여성이지만 정규직으로 인정받

지 못하여 육아지원제도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

다는 점 역시 향후 보편적인 제도 이용에 대한 도입이 필

요함을 방증한다.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는 공

급자 중심의 하향식 권장 정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

머니들에게 요구도는 높은 편이지만 가족 내 문화, 부모

의 직장 분위기, 제도 전반에 대한 부모의 이해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여(김리진, 
2016),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

는 편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한 성평등 관점에

서 육아지원제도를 선택하고 이용하려면 가정에서 요구

되는 다양한 양육 및 가사 분담에서 아버지의 참여를 높

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여전히 ‘일이 가정보다 우선’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편이며(이현아, 김선미, 이승미, 2016), 아버지 육아

휴직 등을 비롯한 육아지원제도 이용률 역시 저조한 편이

다(유계숙 외, 2007).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사노

동과 돌봄시간에 대한 어머니 중심적인 젠더 편향(Craig, 
2006)을 일으켜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부양을 담

당하고 어머니는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아버지의 

경우 비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에 대한 직

접적인 양육참여와 사회정서적 양육참여 정도가 높았으

며(박경선, 문혁준, 2015),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비전통

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긴 

편이었다(차성란, 1998). 특히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과 

정시퇴근도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관련 변인과 맞벌이 여

부와 같은 가족 변인을 추가하여 가사노동참여도를 파악

한 연구결과(이현아 외, 2016), 근무시간 단축이나 유연근

무제와 같은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는 가사

노동시간을 늘려주었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국가의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

부에 따라 필요한 자녀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책의 방향

성을 설정하기 위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자녀 양

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출산 여성에게 가족친화제도의 일환으로 현금 

및 현물 중심의 지원과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 

중심의 지원정책 등 다양한 비용지원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먼저 현금 및 현물 중심의 지원은 국가의 직접 비용

지원정책으로 출산지원금, 영아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

원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양육수당이 취

업 여성들에게 가구 내 주양육자로 회귀시킬 수 있어 오

히려 노동시장에서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윤미례, 김태일, 2017; 홍승아, 2011)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현금이나 현물지원은 아동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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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인적자본 발달에서 주로 저소득층 가정에게 더 강력

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며(Almond & Currie, 2011; 
Hoynes, Schanzenbach, & Almond, 2016) 맞벌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국내에서 현금 및 현물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여 2009
년과 2012년 보육실태조사를 분석한 서민희와 이혜민

(2014)의 연구에서는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여부가 어머

니와 아버지의 추가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홍석철, 정용관, 김상신(2012)과 김정호와 홍석

철(2013)의 연구에서도 현금 지원 중심의 정책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이나 출생

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되지 못한다는 결과(민규

량, 이철희, 2020)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비용 중심 하향

식 지원정책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요구하는 자녀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요구 등을 바탕으로 상향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자녀의 교육보육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은 더 이상 어머니만의 이슈가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전 사회적 이슈이므로(김리진, 2016), 
아버지가 인식하는 자녀의 교육보육에 대한 비용지원정

책의 필요성 역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

도에 대한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자녀의 교육

보육 비용지원정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

부에 대한 잠재계층의 수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

부에 대한 잠재계층의 각 계층별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

부의 잠재계층에 따른 영아교육보육 비용

지원정책의 필요성 차이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 영유

아 교육⋅보육 패널(K-ECEC-P)’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
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K-ECEC-P)’은 태아기부터 신

생아, 영아, 유아, 아동기(초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요인, 
부모요인, 기관요인 등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해당 패널은 2021년
과 2022년 사이 기초조사 2회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 생

후 1개월 아동을 출산한 임부 2,786명에게 1차년도 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2030년까지 추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1차년도(2022년) 본조사의 데이터 

중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자료를 활용하

였다. 출산경험이 있는 총 2580명의 어머니와 1703명의 

아버지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기본적인 배경변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배경변인 구분
빈도(%)

어머니 아버지

연령

30대 미만 374(14.5) 132(7.8)
40대 미만 1994(77.3) 1240(82.8)
40대 이상 212(8.2) 321(18.9)
무응답 0(.0) 10(.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5(15.7) 323(19.0)
전문 대학교 졸업 559(21.7) 295(17.3)
4년제 대학교 졸업 1367(53.0) 927(54.4)

대학원 이상 249(9.7) 158(9.3)

현재 취업상태
취업 중/학업 중 1334(51.7) 1648(96.8)
미취업/미취학 1246(48.3) 55(3.2)

총 2580(100.0) 1703(100.0)

표 1. 1차년도(2022년) 본조사 중 어머니 및 아버지의 배경변인 (N=2,58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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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대한 

문항은 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정책 특성 중 시간 지원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비록 해당 패널 데이

터에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재택근
무제 등을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시간지원정책으로 한정

하였지만, 선행연구(김리진, 2016, 유계숙 외, 2006, 정재

훈, 2023)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하여 사회적 관점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행위능력

(Handlungspotential; potential resources)’(Braun, 2015)을 

갖고 있는 주체로 가정하고, 각 주체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로 가정한다. 즉 초저출

생에 대한 사회적 자본 관점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

회적 지지수준 및 거주지의 돌봄 인프라, 문화적 가치관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이용가능한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대한 

문항의 내용과 빈도, 백분율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

다. 해당 패널데이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취업중, 
학업중, 전업중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각 집단별 빈도분석 

결과 전업중이어도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응답지에는 취업상

태가 아니라고 표기했음에도 실질적으로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근로시간 단축 및 시차출퇴근제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사례가 나타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계층을 구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설문 응답의 불확

실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여러 계층에 속할 가능성을 반영

대상
육아지원제도(시간지원) 

이용 여부 문항

빈도(%)
전체 취업중 학업중 전업중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어머니

총 2,580(100.0) 1,308(50.7) 26(1.0) 1246(48.3)
육아휴직 1157(44.8) 1423(55.2) 1058(80.9) 250(19.1) 2(7.7) 24(92.3) 97(7.8) 1,149(9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37(9.2) 2343(90.8) 215(16.4) 1,093(83.6) 0 26(100.0) 22(1.8) 1,224(98.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720(27.9) 1860(72.1) 620(47.4) 688(52.6) 4(15.4) 23(84.6) 96(7.7) 1,150(92.3)

시간 외 근로 금지

(임신 및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대상)
453(17.6) 2127(82.4) 413(31.6) 895(68.4) 3(11.5) 23(88.5) 37(3.0) 1,209(97.0)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임신 및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대상)
460(17.8) 2120(82.2) 419(32.0) 889(68.0) 4(15.4) 23(84.6) 37(3.0) 1,209(97.0)

가족돌봄휴가 172(6.7) 2408(93.3) 137(10.5) 1,171(89.5) 1(3.8) 25(96.2) 34(2.7) 1,212(97.3)
시차출퇴근제 184(7.1) 2396(92.9) 156(11.9) 1,152(88.1) 2(7.7) 24(92.3) 26(2.1) 1,220(97.9)
선택근무제 113(4.4) 2467(95.6) 95(7.3) 1,213(92.7) 2(7.7) 24(92.3) 16(1.3) 1,230(98.7)
재택근무제 355(13.8) 2225(86.2) 324(24.8) 984(75.2) 2(7.7) 24(92.3) 29(2.3) 1,217(97.7)
원격근무제 99(3.8) 2481(96.2) 80(6.1) 1,228(93.9) 3(11.5) 23(88.5) 16(1.3) 1,230(98.7)

아버지

총 1,638(96.2) 10(.6) 55(3.2)
육아휴직 289(17.0) 1414(83.0) 281(17.2) 1,357(82.8) 3(30.0) 7(70.0) 5(9.1) 50(8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02(6.0) 1601(94.0) 101(6.2) 1,537(93.8) 1(10.0) 9(90.0) 14(25.5) 41(74.5)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0(0.0) 1703(100.0) 0 1,638(100.0) 0 10(100.0) 0 55(100.0)

가족돌봄휴가 209(12.3) 1494(87.7) 206(12.6) 1,432(87.4) 1(10.0) 9(90.0) 2(3.6) 53(96.4)
시차출퇴근제 104(6.1) 1599(93.9) 103(6.3) 1,535(93.7) 1(10.0) 9(90.0) 14(25.5) 41(74.5)
선택근무제 71(4.2) 1632(95.8) 70(4.3) 1,568(95.7) 1(10.0) 9(90.0) 15(27.3) 40(72.7)
재택근무제 201(11.8) 1502(88.2) 200(12.2) 1,438(87.8) 3(30.0) 7(70.0) 1(1.8) 54(98.2)
원격근무제 54(3.2) 1649(96.8) 54(3.3) 1,584(96.7) 3(30.0) 7(70.0) 14(25.5) 41(74.5)

표 2.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N=2,58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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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잠재계층을 파악하여 응답자의 육아지원제도 이용여

부를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가 

부모의 취업 상태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와 달리, 객
관적인 수치에 따라 잠재계층을 구분하고, 해당 계층에 따

른 영유아보육교육 비용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2) 어머니 및 아버지의 영유아보육교육 비용지원정책 

필요성

어머니 및 아버지의 영유아보육교육 비용지원정책의 

필요성은 향후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필

요한 보육 및 교육 비용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측정한

다. 해당 척도의 문항은 보육료 및 학비 등 현금/현물 중

심의 서비스와 유아기 및 학령기 돌봄 등 시간 중심의 서

비스에 대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

으로 영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

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초
등돌봄 지원의 4가지 문항을 포함한다.

비록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4개월 영아를 출산한 부모

이지만, 국가의 공적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생

애적 관점에서의 부모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 인식이 중요

하다. 특히 출생부터 학령기까지 국가가 아동의 돌봄기능

을 책임질 수 있으려면 향후 자녀가 받게 될 정책적 혜택

의 방향성과 중요성을 파악하여 수혜자 중심의 정책적 보

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요구하는 영유아보육교육 비용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불필요하다(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5

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생후 4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가 평정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문항의 신

뢰도는 어머니의 경우 전체 .89, 아버지의 경우 전체 .86
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설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해 Mplus 8.9와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검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둘째, 이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한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대

한 잠재계층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변인에 대

한 응답자의 패턴 유사성을 잠재적인 여러 하위 계층으로 

분류하는 모형(Goodman, 2002)으로, 응답자 중심으로 각 

계층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집단 간 특성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특히 이 연구에 참

여한 부모의 취업상태가 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를 완전

히 결정하지 못하여 학업중이나 전업중인 상태에서도 육

아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당 제도

에 대한 이용 여부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잠재계층에 대한 분석은 패널데이터의 결측치

를 보완할 수 있는 통계프로그램으로서 Mplus를 사용하

였다. 또한 잠재 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적합도 

지수인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를 활용하였고, 분류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Entropy 값을 확인하였다. AIC와 BIC는 

대상 영유아보육교육 비용지원정책 필요성 문항 신뢰도(Cronbach’s)

어머니

영아 보육료 지원 .86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지원 .83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83
초등 돌봄 지원 .88

전체 .89

아버지

영아 보육료 지원 .83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지원 .81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81
초등 돌봄 지원 .83

전체 .86

표 3. 어머니 및 아버지의 영유아보육교육 비용지원정책 필요성의 신뢰도 (N=2,58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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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작을수록 적합하며(Geiser, 2011), Entropy는 1에 가

까워질수록 분류의 질이 높고 .80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비교적 정확히 분류되는 편이다(Weller et al., 2020). 
모형 간 비교를 위해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MR-LRT), Bootstrap Likelihood Ration Test 
(BLRT)를 수행했다. LMR test에서는 잠재집단이 k-1개인 

모델과 k개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개선되었는지 검증

하며, BLRT에서는 붓스트래핑 표본을 활용하여 검정 통

계량의 로그 우도 차이에 대한 분포를 검증한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모형비교지수의 경우 잠

재계층의 수가 k-1개인 모형과 k개인 모형간 차이를 검증

하여 유의도 수준이 .05 미만일 경우 k개인 모형을 선정

하였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

라 영유아교육보육 비용 지원정책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

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별로 t-검정과 분산분석 및 사후검

증으로 Tukey 방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정에는 2-step 
접근방법(stepwise approach)(Vermunt, 2010)을 실시하였

으며, 이는 잠재계층모형을 통해 계층을 구성하여 데이터

를 새로 형성한 후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의 분류

1)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의 
분류 

어머니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

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의 수를 1개부터 3개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정보지수와 Entropy 지수, 모형비교지수, 최소계

층의 사례 수 및 분류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정보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잠재계층의 수가 3

개인 모형까지 감소하였으며, Entropy 지수의 경우 잠재

계층의 수가 2개인 모형에서 .906으로 가장 높았다. 모형
비교지수는 잠재계층의 수가 2개인 모형에서는 p값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계층의 사례수와 분류율 또

한 663명, 25.7%로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모형이 어머니

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대한 잠재계층을 분류함에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후계층 소속확률을 

통해 해당 모형의 분류를 확인한 결과 분류확률이 모두 

.8이상으로 나타나 잠재계층의 분류가 적절히 이루어졌음

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잠재계층의 수는 2개인 모형으

로 확정하였다. 

2)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

의 분류

아버지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

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의 수를 2개부터 4개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정보지수와 Entropy 지수, 모형비교지수, 최소계

층의 사례 수 및 분류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와 같다. 

잠재계층 수

1 2 3
AIC 19448.699 15118.511 14511.891
BIC 19507.254 15241.477 14699.268

SABIC 15174.754 14597.595
Entropy .906 .851

LMR-LRT .000 .000
BLRT .000 .521

최소계층 

분류율(N)
25.7
(663)

16.4
(422)

주. LMR-LRT와 BLRT는 p값을 제시함.

표 4.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및 분류율

Class 1 Class 2
Class 1에 속할 확률 .97 .03
Class 2에 속할 확률 .02 .98

표 5. 평균 사후계층 소속 확률표

잠재계층 수

2 3 4
AIC 6144.792 6011.499 5996.214
BIC 6226.395 6136.622 6164.858

SABIC 6178.741 6063.554 6066.375
Entropy .782 .847 .856

LMR-LRT .000 .000 .013
BLRT .000 .000 .014

최소계층 

분류율(N)
12.6
(214)

5.8
(99)

.88
(15)

주. LMR-LRT와 BLRT는 p값을 제시함.

표 6.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및 분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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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보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잠재계층의 수가 4
개인 모형까지 감소하였으며, Entropy 지수의 경우 .08이
상일 경우 분류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데(Clark, 2010), 
잠재계층의 수가 3개와 4개인 모형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

였다. 모형비교지수는 잠재계층의 수가 2개와 3개인 모형

에서는 p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계층의 사

례수와 분류율 또한 214명, 12.6%, 99명 5.8%로 5% 이상

의 충족기준(Infurna & Grimm, 2018)을 넘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이에 따라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이 아버

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대한 잠재계층을 분류함

에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후계층 소속확률을 

통해 해당 모형의 분류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대각 

행렬이 .7이상일 때 비교적 정확한 분류로 볼 수 있는데

(Nagin, 2005), 모두 .8이상으로 나타나 잠재계층의 분류

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잠재계층

의 수는 3개인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2.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잠재계층별 특징

1)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잠재계층별 특징

2개로 분류된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

른 잠재계층의 특징은 <표 8>에 나타났으며, 이는 <그림 

1>로도 제시하였다. 
각 잠재계층을 살펴보면, Class 1은 663명(25.7%)이 포

함되어 있었으며,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에서 육아휴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 외 근로 금지, 야간 및 휴

일 근로 제한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 달

리 Class 2는 1917명(74.3%)으로 모든 육아지원제도에 대

해 이용 수준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계층별 특성을 바탕으로 계층에 대한 명명을 

진행하였다. 먼저 Class 1은 육아지원제도 중에서도 근로

시간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이 있는 정책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

가 하루 중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시간 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근로에서 요구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각 시간대에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선

호하였다. 이에 따라 Class 1은 ‘육아지원제도 근로시간 

분리 참여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Class 2는 육아휴직이 .30의 수치를 보이긴했

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육아지원제도 이용률을 나타냈다. 
물론 해당 참여자 중에는 맞벌이 여성뿐만 아니라 학업중 

및 전업중인 어머니도 포함된 수치이며, 해당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인지 혹은 경제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여성인지에 대한 배경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1에 속할 확률 .818 .138 .044
Class 2에 속할 확률 .027 .962 .011
Class 3에 속할 확률 .065 .035 .900

표 7. 평균 사후계층 소속 확률표

육아지원제도 근로시간 분리 참여형 육아지원제도 참여여부 혼재형

이용 이용안함 이용 이용안함

육아휴직 .91 .09 .30 .7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1 .69 .02 .98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81 .20 .10 .90
시간외 근로 금지 .68 .32 .01 .99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69 .31 .01 .99
가족돌봄휴가 .20 .80 .02 .98
시차출퇴근제 .27 .73 .01 .99
선택근무제 .16 .84 .01 .99
재택근무제 .37 .63 .06 .94
원격근무제 .12 .88 .01 .99

N(%) 663(25.7) 1917(74.3)

표 8.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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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와 학업중인 어머니

의 경우 육아지원제도 이용의 사각지대에 해당할 수 있으

며, 실제로 일 또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나타

나므로(서정원, 2015) 향후 육아지원제도의 이용률을 높

여 중장기적으로 출생률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집

단의 특성을 잠재계층으로 분류하여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이 집단은 전반적으로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률이 낮

거나 전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집단 역시 혼재되어 있으므

로, ‘육아지원제도 참여여부 혼재형’으로 명명하였다.  

2)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잠재계층별 특징

3개로 분류된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

른 잠재계층의 특징은 <표 9>에 나타났으며, 이는 <그림 

2>로도 제시하였다. 
각 잠재계층을 살펴보면, Class 1은 133명(7.8%)이 포함

되어 있었으며,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에서 육아휴직,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Class 2는 1471명(86.4%)으로 모

든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이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X축: 육아지원제도의 유형(① 육아휴직,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⑩원격근무제)
Y축: 육아지원제도의 이용여부(① 이용, ② 이용안함)

그림 1.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 특징

X축: 육아지원제도의 유형(① 육아휴직,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⑩원격근무제)
Y축: 육아지원제도의 이용여부(① 이용, ② 이용안함)

그림 2.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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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Class 3의 경우 99명(5.8%)으로 시차출퇴근제, 선
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에 대한 서비스에 참여

하고 있었다. 
각 잠재계층별 특성을 바탕으로 계층에 대한 명명을 

진행하였다. 먼저 Class 1은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

는 아버지이지만, 대체로 육아휴직이나 휴가 등을 활용한 

일정 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lass 1은 ‘기간 중심 육아지

원제도 참여형’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Class 2는 

대부분 낮은 육아지원제도 이용률을 보여 ‘육아지원제도 

저참여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Class 3에서는 

Class 1과 다르게 기간보다 시간 중심적인 형태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 ‘시간 중심 육아지원제도 참

여형’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

계층별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정책의 필요성 차이

1)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 영유

아교육보육 지원정책의 필요성 차이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정책의 필요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10>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

반 지원(t=3.021, p<.01)과 초등돌봄지원(t=2.188, p<.01)영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에 따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은 ‘육아지원제도 근로시간 분리 참여형’(M=4.77, SD=.61)
이 ‘육아지원제도 참여여부 혼재형’(M=4.68, SD=.6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

에 따른 초등돌봄지원에 대한 필요성 역시 육아지원제도 

근로시간 분리 참여형’(M=4.70, SD=.72)이 ‘육아지원제도 

참여여부 혼재형’(M=4.63, SD=.7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 양립 유형에 포함된 어머니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돌봄 서비

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 영유

아교육보육 지원정책의 필요성 차이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로 영유

아교육보육 지원정책의 필요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정

책에 대한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

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1차년도 본조

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머니 및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별 영아교육보육 비용지원정

책에 대한 필요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저출생시대 인구에 대한 사회적 관점으로의 전환기에

서 우리나라 부모의 육아지원제도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편적 초저출산 대책을 

기간 중심 육아지원제도 참여형 육아지원제도 저참여형 시간 중심 육아지원제도 참여형

이용 이용안함 이용 이용안함 이용 이용안함

육아휴직 .54 .47 .13 .87 .20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2 .48 .01 .99 .18 .82

가족돌봄휴가 .61 .40 .06 .94 .27 .74
시차출퇴근제 .20 .80 .02 .98 .46 .54
선택근무제 .10 .90 .01 .99 .41 .59
재택근무제 .09 .91 .06 .94 .87 .13
원격근무제 .01 .99 .01 .99 .47 .53

N(%) 133
(7.8)

1471
(86.4)

99
(5.8)

표 9.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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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출산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택한 육아지원제

도에 대한 참여 현황을 파악하여 응답자 중심의 잠재계층

분석을 통해 집단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각 계층에서 중

점적으로 여기는 자녀에 대한 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의 

필요성 차이를 분석하여 하향식 정책 전달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제안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산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

도에 대한 이용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에서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

제도 이용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계층을 

구분한 결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이용하지 않는

다고 응답하는 사례가 더 많았고, 특히 어머니 대비 아버

지의 경우 그 차이는 더 큰 편이었다. 이는 국가에서 출산 

및 자녀 양육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편성을 늘리고 있는 편이

지만, 이러한 제도가 의무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개

인의 자율적인 제도 참여가 어려운 편이고 아직까지 사회

적으로 일과 가정에 대한 이분화된 시선이 잔존하여(송다

영, 장수정, 김은지, 2010) 보다 수혜자가 주도적으로 지

원제도에 대하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자녀 양육에 대한 성평등적인 입

장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육아지원제도 이용에 대한 참여

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머

니와 아버지 모두 육아지원제도 이용률은 대체로 낮았지

만, 그 중 육아휴직에 몰려있었다는 결과는 향후 보편적

인 정책으로서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방향성을 설계할 때 

수요자의 이용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 분석을 선행하고, 그에 수반하는 다양한 해결 방안

변인 Class N M SD t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정책의 

필요성

영아보육료 지원
1 644 4.71 .67

-.329
2 1936 4.72 .63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지원

1 644 4.70 .65
-.304

2 1936 4.71 .63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1 644 4.77 .61
3.0212 1936 4.68 .66

초등돌봄지원
1 644 4.70 .72

2.1882 1936 4.63 .71
**p < .01

표 10.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정책의 필요성 차이

변인 Class N M SD F p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정책의 

필요성

영아보육료 지원

1 133 4.74 .59
.82 .442 1471 4.76 .60

3 99 4.68 .60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지원

1 133 4.77 .47
2.37 .092 1471 4.73 .61

3 99 4.61 .68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1 133 4.74 .53
1.27 .282 1471 4.65 .71

3 99 4.63 .74

초등돌봄지원

1 133 4.57 .81
.83 .432 1471 4.58 .75

3 99 4.47 .85

표 11.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정책의 필요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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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여 진정성 있는 육아지원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육아

지원제도는 육아휴직이 상당 수를 차지하며 제도 사용에 

대한 편차 역시 큰 편이다(정성미, 2023). 즉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는 대체로 공공부문이거나 금융업 등 

특정 부문에서 사용률이 높은편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의 경우 사용자격이 부여되지 않아(김낙흥, 국소영, 김아

영, 오은희, 2024) 보편적인 육아지원제도의 실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모의 출산계획이나 의지 등을 탐색한 선행연구에서

는 대체로 개인의 심리 및 사회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

혀왔다. 즉 어머니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록, 양육의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부부관계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도구적⋅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양미, 2015). 이러

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저조한 육아

지원제도 이용에 대한 참여율은 비단 어머니, 아버지 각

각의 개인적인 요인이라기 보다는 부부 간의 갈등 상황이

나 결혼 만족도 등 가정 체계 내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부모의 취업상

태에 따른 육아지원제도 이용을 비교하는데에서 나아가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잠재계층을 구분하여 패널 데이터 

지표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모의 육아지원제도 참여패턴

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대안을 계획하고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육아지원제도의 잠재계층

이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휴직을 비롯한 탄력근무제, 시간유연제 등을 이용하

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수용격차를 살펴본 연구(김리진, 
2016)에 비추어볼 때 부모의 제도에 대한 인식정도와 참

여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어머

니와 달리 아버지의 경우 가정의 양육에 대한 가치보다 

직장 내 구성원 개인으로서 수반되는 역할의 수준, 팀원 

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조직문화 내 협력이나 배려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육

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률이 달라질 수 있었다. 이와 더

불어 근무기관에서 각 제도 별 법적 근거에 대한 수용정

도 역시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률을 조절할 수 있었

다. 즉 아버지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

라 규정된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탄력근무제도나 시간유

연제 등을 시행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해당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유계

숙 외, 2006).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만으로 그 이

용 여부를 산출하는 것 보다 해당 제도에 대한 기관의 도

입 여부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이외의 

다른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기관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해당 제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선발, 팀원 간 배려적 분위기 형성 등 사

회적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
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저출생 대응

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육아휴직을 비롯한 출산휴가에 대

한 정책이 보다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

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를 상한하여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최대로 인상할 것임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하

는 아버지들의 급여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 등을 완화해 

주어 육아지원제도 이용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률이 아버지 대비 어머

니에게서 더 높은 편이라는 연구결과는 육아와 자녀양육

에 대한 부모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노동시간에 대한 개인의 선택

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경우 생애주기에서 출산

과 육아가 요구될 때 자발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시

간을 분배하는 경향이 있으며(김혜진, 2015), 육아지원제

도 중에서 탄력근무제나 시간유연제 등의 제도를 이용하

는 경우 일⋅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가 큰 편(권태희, 
2010)이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일⋅가정 양

립을 유지하기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족 내 

성별 역할 분담이 강화되고 직장 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정적인 결과 역시 동반되는 편이었다(홍승아, 
2011). 즉 맞벌이 어머니의 경우 가정에서 수행하는 무급

노동 행태가 줄어들기보다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수면시

간을 줄이거나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중부

담이 높은 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 내 자녀 양육 및 

가사분담에 대한 영역에서 아버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

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우, 금현섭, 2017).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생애주기에서 어머니가 출산과 육아를 겪어

야 하는 시기에 도달하면 일⋅가정 양립보다 단절을 선택

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며, 출산 회피에 대한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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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도 하였다(이진우, 2022). 
따라서 향후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기에 해당하는 부모 

개인의 의사결정으로만 한정짓기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 양육 및 가사분담을 실행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제도

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참여 동기 및 결정 

과정에 대한 다양한 요인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

로 양성평등 중심의 가족 친화적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개인 및 조직, 그리고 제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부모 모두 일과 가정의 어느 한 영역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의 실

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 마련과 달리 실질적으로 어머니와 아

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 
현재 한국은 2004년 개정된 법정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
일제)와 2018년 초과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 상한

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에 직면하며 토요일 근무를 

삭제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및 레저⋅서비

스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내수 증대를 목표로 도입되

었다. 이와 달리 초과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정근로시간

과 연장 및 휴일근로의 총합을 주 52시간으로 구성하여, 
그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말이 있는 삶과 정시퇴근이라는 시간 사용에 대

한 변화를 이끌었고, 맞벌이 부모에게 일과 가정에서 생

산과 재생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이진우, 
2022).

그러나 오늘날 어머니의 경우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

가율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주 4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규범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에게만 선택되어지며

(Williams, 2010), 아직까지 장시간 노동시간 규범이 공고

히 존재하는 한국에서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Cha & Weeden, 2014). 여기

에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더 강력한 원인은 2020년대 

이후부터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유지하고자 일과 가정 간

의 역할 갈등을 직면할 때 과거에는 주로 노동시장을 이

탈하고 육아를 선택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일을 

유지하고 출산을 포기하려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진우, 2022). 즉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을 선택

했지만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출산을 포기하

여, 기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생애주기 그래프에서 

보여준 ‘M자 형태 곡선’이 아닌 완만한 형태의 곡선을 형

성하고 있다. 
이는 초저출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자본 관점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육아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한 

가정의 출산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서

로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도 등

에 따라 유발된 개인중심적인 입장과 더불어 다양한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 및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결속력 

정도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세대는 취업 여성뿐만 아니

라 미취업 여성 역시 경력 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지속적

으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큰 편인데(홍승아, 최인희, 
2014), 이 때 사회적 관계망을 다양하게 형성시켜 주고 결

속력을 높여줄 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Stroloff, Glanville, & Bienenstock, 1999). 특히 이 연구에

서 분석된 어머니의 경우 출생년도가 대부분 80년대에서 

90년대에 해당하는 MZ세대로서, 과거에 이루어진 초저

출생에 대한 정책방향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적용시킬 필

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시대적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 현재 어머니 세대가 공유

하는 출산 결정 동기 및 자녀 양육 가치관의 변화 역시 작

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 세대 부모가 진정으로 필요

로 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 아버지의 경우 육아지원제도

에 대한 계층이 기간과 시간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은 육아

휴직이나 탄력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 등을 단일화시켜 

적용하는 것 보다 각 육아지원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

형별로 세분화시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아버지의 경우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여부는 

직장 내 상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큰 편이고(최수찬 

외, 2006), 같은 기관이어도 소속된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환경의 특성에 따라 각 육아지원제도의 

이용에 대한 차별적인 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

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아버지의 경우 직장 내에서 눈치

를 받거나 승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해당 제도를 자

발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워하며, 유연근무제의 경우 일찍 

출근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등 비도덕적인 모

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김리진, 2016). 따라서 육아지원

제도가 가족친화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기능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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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단일화

시켜 하향식으로 적용하기보다 아버지의 업무에 대한 전

반적인 특성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상향식 운영에 대한 구조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육아지원제도의 이용률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

두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업인지 등 기관 특성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편이므로, 일부 직업군에게만 선택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최정윤, 유두

호, 2023)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수용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며, 정부에서 실행하

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하는 공공기관

에 비해 민간기관은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수용정도가 대

체로 낮은 편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관 특성에 따라 육

아지원제도의 영향력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재
택 및 원격근무제의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지만, 민간기관에서는 팀원 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팀 전체의 조직혁신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

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공 및 민간기관의 

특성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률에 영

향을 미치며, 나아가 이러한 유형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

도록 관련 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경험이 있는 ‘근로시간 분리형 육아지

원제도 참여형’ 어머니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금

중심 보육료나 학비지원보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서 가

정 대신 돌봄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영유아 기관 연장

반 및 초등 돌봄반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

했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이 출산행위로 얻는 경제적인 

효용과 비용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여 출산포기나 적은 출산을 하게 된다는 ‘합리주의 선

택이론’ 관점(정성호, 2009)에서 비롯된 ‘투입⋅산출식 인

구정책’이 초저출생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을 시사한다. 즉 이미 출산을 경험한 어머니들의 경우 향

후 자녀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은 국

가의 지원보다 개인 및 가정 안에서 해결가능한 영역으로 

인식하지만, 노동시간에 자녀를 양육해 줄 수 있는 기관

의 서비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편이었다. 이 점은 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필수적으로 여성

의 출산에 대한 의지로 작용하지 않으며, 지금 현재의 저

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현금 지급성 정책을 

최우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정재훈, 2023)는 선행연

구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출산에 따른 부모의 사회적 불

이익을 경감시키고, 돌봄의 기능을 가정에서 국가로 전환

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돌봄 정책을 보다 강화시켜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에서 실행

하는 0∼11세까지의 미취학⋅초등단계의 교육 및 돌봄기

능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공적 

돌봄의 체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의견을 즉각적

으로 수용하고 검토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수정하는 

탄력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출산경험이 있는 부모의 육아지원제

도 이용에 대한 응답자 중심의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어머

니와 아버지 각각의 그룹별 세분화된 응답특성을 객관적

으로 구분하여 그 층위를 나누어 보편적인 국가의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이용패턴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그
렇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

도에 대한 이용여부를 결정짓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향후 수집될 패널 데이터의 분석 자료를 통해 현 4개
월 영아를 둔 부모의 이용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또한 각 그룹별 인터뷰나 사례분석 등이 동반

되어 이 연구의 잠재계층에서 나타난 유형별 육아지원제

도 이용군의 특성을 깊이있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2022년에 수집된 한국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자료를 기반으로 한 어머니

와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응답자 중심 분석을 통해 부모가 필요로 하는 

영아교육보육비용정책에 대한 영역을 확인하여 제도 이

용 특성 및 요구 차이를 반영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설계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유

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서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늘봄

학교 운영을 위한 내실있는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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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effective consumer-centered young children's care and educational support policy in the future 

depending on whether mothers ‘and fathers’ use the child care support system. To this end, the latent class analysis and the in-
dependent sample t-test were conducted by extracting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mothers’ use of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and the cost support policy for young children's care and educational support from the data of the first year of the Korean Infant 
Education and Child Care Panel. The latent class analysis revealed that mothers’ utilization of childcare support systems could b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the "work-hour separated childcare support participation group" (Group 1) and the "mixed partic-
ipation/non-participation group" (Group 2). For fathers, three groups were identified: the "duration-focused childcare support partic-
ipation group" (Group 1), the "low childcare support participation group" (Group 2), and the "time-focused childcare support partic-
ipation group" (Group 3).

For mother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the necessity for support in kindergarten 
after-school programs, extended daycare programs, and elementary after-school care. Group 1 (work-hour separated childcare sup-
port participation) showed a higher demand for these service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infant care fee support, tuition subsidies under the Nuri curriculum, or childcare fee support. For fathers, no sig-
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the three group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the utilization rates of various childcare support systems in the era of ul-
tra-low birth rates while acknowledging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se systems may vary depending on parents’ utilization types. 
The identified patterns in parents’ utilization of childcare support systems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improving demand-driven 
policies.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mothers with childbirth experience prefer policies focused on care-oriented services 
that enable them to balance work and childcare over direct financial support, such as childcare fees or tuition subsidies.

This suggests the need to prioritize policies that promote the universal expansion of childcare support systems, offering im-
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lifelong public care model for the nation's long-term childcare and education policies.

--------------------------------------------------------------------------------------------------------

▲Keywords : latent class model, the participation types of parenting support systems, parenting support policy, time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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