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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실태 분석
- 경기도 자활기금을 중심으로-

최 조 순* / 최 성 은** 

자활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의 기회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지원하

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

도는 1998년부터 경기도 내 자활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활기금

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활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활기금의 경향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경기도의 자활기

금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활사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빈곤 해소,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목표

를 실현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자활기금을 진단하여 자활기금의 특징 및 현

실적 한계,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자활기금에 대한 진단 결과,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자활기금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상대적으로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진단 항목 중 자체 재원의 적정성과 재원의 지속성에 대한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자체 재원에 대한 수입원의 한정성, 향후 자활기금의 지속성에 대한 전제를 보장할 수 있는 현행 수입의 

규모, 향후 발굴할 수 있는 수입재원은 부정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는 자활기금의 설치목적과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기금의 유지 및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자활기금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요인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활기금의 성과에 대한 체계를 정밀

하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이 지원되는 개별사업 중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등의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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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lf-Support Fund of Gyeonggi-do is 

sustain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lf-Support Fund of Gyeonggi-do, and to 

find better way to execute this fu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yeonggi-do Self-Support Fund has strong validity of its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good similarity and redundancy with other financial resources. However,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dividual projects under the Self-Support Fund showed a relative need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negative results have been confirmed regarding the limitations of 

income type, restrictions on income size, and the discovery of additional sources of income. 

The following ar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Self-Support Fund of Gyeonggi-do. Firs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lf-support fu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factors supporting the self-support fund. Seco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operate an accurat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self-support funds. Finally,  

it  is it is necessary to evaluation of the suitability of projects supported by the Self-Suppor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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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금은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재원 수단 중 하나이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운용되며, 이는 법률 등 제도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기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률 및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23년 기준 26개(예산규모 4조 4,823억 원)의 기금을 설치·운

영하고 있다(경기도a, 2023). 

경기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대부분 사업성 기금의 성격이 강하며, 정책문제 해결이 중·장기

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관련 문제해결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재원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노인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사업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기금은 정책대상자가 직면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금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정비를 목

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면, 특정 기금의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기금은 실제 

세부적인 운영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기금에 대한 통합자료 획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개별 기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연구 수행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활기금은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립 및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수행 등 삶을 변화시키는 목적으

로 하는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목적 하에 1998년부터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었

으나, 2019년부터 조성된 자활기금의 원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금의 규모가 점증적으로 감소하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비추어볼 때, 경기도 자활기금은 2024년 이후 조성된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 및 융자, 신규사업개발 및 인큐베이팅 등 지속

적인 자활사업은 자활기금의 재원을 토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활기금의 원금소실

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기금과 관련하여 재정건전성, 운용 효율성, 타 회계와의 유사·중복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

여 기획재정부는 기금존치평가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제도 등이 시행하

고 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방향은 사업성 기금의 경우 자체수입 확

충 노력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금 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재정위험 요인 진단 및 개선방

안 도출 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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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사업은 수급자 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의 효율화, 건전성 등 개선 관련 외부 압력이 심화되면,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정책목표의 실현의 기제가 상실되는 정책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자활기금을 대상으로 자활기금의 진단을 통해 실태와 특성, 개선방

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자활기금은 1998년부터 운영되었고, 자활사업의 다양한 변화를 

함께 경험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활기금의 특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기도 자활기금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자활기금 운용기간이 가장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자활기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고, 둘째, 광역자치단체 규모에서 자활기금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성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성된 자활기금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자활기금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활기금의 개념 및 특징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및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국가재정법 제5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

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함을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목적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

치·운용되어야 하며, 둘째,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법률에서 이러한 기금에 대해 강

조하는 이유는 첫째,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한 재원이며, 둘째, 

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출금액의 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탄력성이 일반예산 등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신

가희·박성문, 2022). 이러한 기금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에 대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기금의 유형은 크게 사

회보장성 기금, 계정성 기금, 사업성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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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금의 유형 및 세부 특성

구분 주요 내용

사회보장성 기금 연금 등 보장성을 지닌 기금의 형태로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갹출해 운영하는 기금 유형

계정성 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을 중개하고 관리하는 기금 유형

사업성 기금 정부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기금 유형

자료 : 김재진·홍범교·김경휘·황보람(2011). 『자활기금 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특성은 일반회계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

입 등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여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급부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지만 기

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일반회계는 합법성

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반면, 기금은 활용과 관련하여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편성 후 입법주의 심의·

확정을 통해 확정되는 구조이지만, 기금은 기금의 운영주체가 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

정되는 구조이다. 

<표 2> 기금과 일반회계의 특성 비교

구분 일반회계 기금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일반 
행정 기능 및 재정활동 수행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

재원 조달 및 
운영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
무상급부 제공이 원칙

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
자금관리, 융자, 적립 등 다양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

편성 절차
사업부서 예산 요구

예산부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심의·확정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조정
지방의회 심의·의결

집행 절차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적용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정책사업 지출액의 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결산 지방의회 심의·승인 지방의회 심의·승인

자료1 : 이미애·안지선(2020).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실태 분석』, 인천연구원. 
자료2 : 신가희·박성문(2020). 『서울시 기금 성과 분석과 정비ㆍ관리 방안』, 서울연구원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및 자활기업 등의 신축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및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통해 

운영되는 자금이다. 자활기금 설치·운용의 법률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치법규는 「자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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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자활기금의 주요 정책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이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활기금

이 지원되고 있다. 자활기금은 기금 설치·운용의 목적성과 정책 대상이 상이한 부분을 제외하면, 자활

기금의 특성은 기금의 일반적 특성과 유사하다. 

2. 경기도 자활기금의 운영현황

경기도는 1998년부터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자활기금의 규모는 26.5억 원 수준으로 

2013년 이후 자활기금 당해 연도 기금조성규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자활기금 규모가 축소

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규

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표 3> 경기도 자활기금 조성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당해년도 수입액
당해년도
기금규모

당해년도
지출액

당해연도 말
기금잔액

2013 6,493,000  360,000 6,853,000 1,000,000 5,853,000 

2014 6,570,462 451,998 7,022,460 800,000 6,222,460

2015 6,692,522 483,554 7,176,076 785,000 6,391,076

2016 7,356,781 484,041 7,840,822 505,000 7,335,560

2017 7,532,108 413,761 7,945,869 505,000 7,440,869

2018 7,661,738 475,976 8,137,714 505,000 7,632,714

2019 7,473,672 312,498 7,786,170 1,410,000 6,376,170

2020 6,185,463 334,203 6,519,666 1,746,677 4,772,989

2021 4,808,558 212,014 5,020,572 1,590,020 3,430,552

2022 3,399,193 253,411 3,652,604 1,292,650 2,359,954

2023 2,424,914 225,323 2,650,237 1,303,800 1,326,437 

주1 : 당해연도 기금 규모 = 전년도 이월액 + 당해연도 수입액
주2 : 당해연도 말 기금 잔액 = 당해연도 기금 규모-당해연도 지출액
자료 :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각 연도를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

수입 측면에서는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해당되며, 이 중 정기적인 수입원은 

이자수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자활기금의 수입원은 2013년~2023

년 간 연평균 5%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2018년 이후 자활기금의 사업지출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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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사업 지출규모는 2018년에 비해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지출은 2013년~2023

년 연평균 3%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자활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상반된 방향성으

로 인하여 자활기금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자활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3년 대비 61.3%, 2018년 대비 67.4%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도 자활기금의 운영 

추세는 2024년 이후 자활기금의 원금을 잠식하게 되어, 기금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선행연구고찰

기금의 특성 및 진단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일반회계와 비교하여 기금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기금 자체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저 기금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향숙(2016)은 6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

금을 사례로 기금 규모, 기금사업 성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는 동일 정책대상자 일반

회계와 비교하여 규모가 적었으며, 사회복지기금 내 다양한 성격이 혼재된 사업들로 인하여 정체성 논

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금 규모의 확대, 기금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

기금의 정체성 확립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삼주(2009)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금을 대상으로 일반회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연계성, 자율성, 장기성, 중복성을 기준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일반회계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보다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기금이 기금의 본래 특성에 근접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한 진단 및 분석 등을 통해 진단의 기준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박충훈 외(2019)는 경기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원조성의 안정성, 합

목적성, 운영 효율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성 기금에서 재원조성의 안정성, 고

유 목적사업비 비율이 낮아 사업기금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금 간 유사한 측면

이 있어 일부 기금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기금의 존속기간 도래시 

일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기금별 기금원금 조성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신가희·박성문(2022)는 서울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설

치 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와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개별사업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분

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기금은 타당성, 건전성, 유사·중복성,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문제점들을 유형화하여 사업의 구조조정, 통폐합 등

의 정비를 추진하고, 서울시 기금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정립 및 지표의 개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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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등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기금의 분석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첫째, 기금의 본질 혹은 본래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둘째, 기금의 진단·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재원의 안정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회계와 기금 간 유사·중복, 기금 

간 유사·중복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성, 효과성, 건전성 등의 측면에 대해 

지속적인 성과관리 등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금의 본래 목적 달성과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

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Ⅲ. 경기도 자활기금의 진단

1. 진단모형 및 기준

경기도 자활기금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기금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제도, 선행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진단항목 및 기준 등을 살펴보고, 자활기금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단항목 및 지표를 도출하

고자 한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제도와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성과분석제도를 통

해 기금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제도는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존치평가제도의 진단항

목은 개별사업의 적절성, 재원구조의 적절성, 기금존치의 타당성으로 구성되며, 세부 진단지표는 다음

과 같다.

<표 4>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제도의 진단항목 및 지표

진단항목 개별사업의 적절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진단
지표

-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 사업주체·운영의 필요성
-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중장기용 자산규모 적정성

- 기금목적의 유효성
-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자료1 : 기획재정부(2021).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자료2 : 신가희·박성문(2022). 『서울시 기금 성과 분석과 정비ㆍ관리 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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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시

행되는 제도이다. 진단항목은 기금의 효율적 활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정비로 구분되며, 세부 진

단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5>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제도의 진단항목 및 지표

진단항목 기금의 효율적 활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

진단
지표

-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진행률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실적

- 미회수채권 비율
- 기금운용심사위원회 운영 적정성
- 타 회계 의존율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운영 수

자료1 :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행정안전부.
자료2 : 신가희·박성문(2022). 『서울시 기금 성과 분석과 정비ㆍ관리 방안』, 서울연구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기금 등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해 평가 및 진단을 수행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박충훈 외(2019)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의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항목으로 재원조성의 안정성, 합목적성, 운영효율성으로 구성

하고, 세부 진단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경기도 기금 등 진단항목 및 지표

진단항목 재원조성의 안정성 합목적성 운영 효율성

진단
지표

- 재원조성 방법
- 재원의존율

- 고유목적 사업 비율
- 유사 중복성
- 사업비 집행률

자료1 :  박충훈·이용환·봉인식·이현우·장현경·손희준·라휘문·김진덕·가선영(2019). 『민선 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경기연구원. 

자료2 : 신가희·박성문(2022). 『서울시 기금 성과 분석과 정비ㆍ관리 방안』, 서울연구원. 

신가희·박성문(2022)는 서울시의 기금운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 타회계와

의 중복성·유사성, 재원 조성의 적정성, 개별사업의 적절성으로 구성하고, 세부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7> 서울시 기금 등 진단항목 및 지표

진단항목 기금설치 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와의 중복성 유사성 재원 조성의 적정성 개별 사업의 적절성

진단
지표

- 기금 목적의 유효성
-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
- 신축적 자금 운용의 필요성

-  타 회계와의 중복성·
   유사성

- 자체 재원의 안정성
- 자체 재원의 적정성
- 자체 수입의 창출 가능성

- 개별 사업의 목적 부합성
- 개별 사업의 목적 달성도
- 개별 사업의 효과성

자료 : 신가희·박성문(2022). 『서울시 기금 성과 분석과 정비ㆍ관리 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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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미애·안지선(2020)은 인천시의 기금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정운영계획, 재정운

용 관리, 재정운용 성과로 진단항목으로 구분하고, 합법성, 합목적성, 건전성,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 

등 진단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8> 인천시 기금 등 진단항목 및 지표

진단항목 재정운용 계획 재정운용 관리 재정운용 성과

진단
지표

- 합법성
- 합목적성

- 건전성
- 타당성

- 효율성
- 효과성

자료1 : 이미애·안지선(2020).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실태 분석』, 인천연구원. 
자료2 : 신가희·박성문(2022). 『서울시 기금 성과 분석과 정비ㆍ관리 방안』, 서울연구원.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기금분석의 공통적인 진단항목은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와의 유사·

중복,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으로 도출되었다. 각 기금분석제도의 진단항목

을 토대로 진단항목의 존재 여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기금분석 관련 제도의 진단항목 현황

구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 ● ● ● ●

타 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성

● ● ● ● ●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 ● ● ● ●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

○ △ △ ● ●

주 : ● - 있음, △ - 해당 항목의 지표 존재가 50% 이상, ○ - 없음

본 연구에서는 기금분석 및 진단에서 활용된 진단항목 및 지표를 토대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항목과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자활기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의 내용 및 산식은 일

부 수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활기금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항목은 자활기금 설

치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와의 유사성·중복성, 재원 조성의 적절성, 개별사업의 적정성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금성과 및 진단에 이미 활용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은 자활사업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자활기금 설치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고, 자활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진단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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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자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이 지

속적·안정적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자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이 신축적·탄력적 운영을 위

해 기금의 형태가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타 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자활기금을 통

해 추진되는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는지를 살펴

본다. 셋째, 재원의 지속성·안정성은 자활기금이 대외 재원에 대한 의존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의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에도 기금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항목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타 회계(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살펴보고, 자활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자체재원의 보유 여부, 자체수입 등의 창출 가능성, 향후 자활기금 유지를 위한 신규재원 및 

자체수입 확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은 자활기금으로 운

영되는 사업이 자활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사업 수행을 통해 목표 달성 정도 및 성과(효과) 등이 발

생하는지를 살펴보는 진단항목이다. 세부적으로 개별사업이 자활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

고, 개별사업은 계획대비 목적 달성 수준,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 및 대상자 등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표 10> 경기도 자활기금의 진단항목 및 지표

진단 
항목

자활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와의

유사성·중복성
자활기금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개별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진단
지표

- 자활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
- 신축적 자금 활용의 필요성

- 타 회계와의 유사·중복
- 자체 재원의 안정성
- 자체 재원의 적정성
- 재원의 지속성

- 개별사업의 목적 부합성
- 개별사업의 효율성
- 개별사업의 효과성

자료 :  박충훈 외(2019), 이미애·안지선(2020), 기획재정부(2021), 행정안전부(2021), 신가희·박성문(2022)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진이 
수정·보완함

2. 분석내용

(1)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법정 기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와 저소득층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련 일자리 수요를 민간시장에서 수

용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자활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추진은 

정책대상자의 정책 욕구 해소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경기도 민선 8기의 도정이 지향하

는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와 더 나은 기회의 제공과도 맞닿아 있으므로 경기도 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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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경기도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등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안정적인 근로활동 및 탈수급 등을 통한 자립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년도 회계주의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일반회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약이 뒤따른다. 자활사업은 지속적인 재원 지

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초기 진입단계에서 폐업 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사업 참여자는 다시 수급자

로 전락하는 회전문 효과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 지원은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활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해 중·장기적 재원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

므로, 자활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에 부합한다. 

자활기금의 지원 내용은 점포 등 전세·임대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비중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왜냐하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 중 하나가 공간과 관련된 부분이고, 공간

을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원 역량으로 조성할 수 없으므로 공간 구성에 필요한 전세 등 임대자금을 융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융자자금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 소요의 발생빈도가 많고,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상상 등에 따라 사업계획 대비 지출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변경의 빈도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임대자금은 단년도 지출 및 회수가 단년도 회계연도 기준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재원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방식보다는 재원의 자율성과 신축

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데 더 적정할 수 있다.

(2) 타 회계와의 유사성·중복성

자활기금 사업과 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에서 수행되는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살펴보면, 유

사·중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자활기금 사업은 

광역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사업,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전세·사업자금 융자지원, 저소

득층 생활안심케어, 자활성공률 제고 시책, 경기도형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운영, 자활사업장 안전·보

건 관리체계 강화, 자활기업 자조금융사업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경기도a, 2023). 

일반회계 등에서는 자활사업참여자 급여 지원, 경기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지원, 자활참여

자 및 기업 대상 교육 훈련,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종사자 지원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

고 있다(경기도b, 2023). 2023년 경기도는 자활 관련 예산을 8개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

비 사업에 대한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즉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설비 기능보강 등 지속성을 기반한 사업 등이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당해연도 소멸성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활기

금과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의 성격은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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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활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의 비교

기금 사업명 일반회계 사업명

광역자활 전문가 인건비 지원사업 자활근로 지원사업(자활참여자 급여지급)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 경기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전세·사업자금 융자 지원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종사자 처우개선)

저소득층취약계층 생활안심케어 경기광역자활센터 사업(교육, 판로지원 컨설팅 등)

자활성공률 제고 시책 지역자활센터 운영(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경기도형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종사자 처우개선)

자활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탈수급유지 지원(탈수급대상자 사례관리)

자활기금 자조금융사업 기반조성 희망키움 통장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자료1 : 경기도(2023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경기도. 
자료2 : 경기도(2023b). 『2023년도 예산서: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경기도.

(3) 자활기금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먼저 자활기금의 타회계 의존수준을 살펴보면, 경기도 자활기금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 전입된 재원은 ‘0원’으로 의존도가 ‘0%’로 나타났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활기금은 국고보조금,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수익금 등 다

양한 재원을 통해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기금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등 기금운용수익 및 수익금 외 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재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활기금의 타 회계 의존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 평균

타 회계 의존율(%) 0% 0% 0% 0% 0% 0%

수입 결산액(천 원) 475,976 312,498 334,203 212,014 253,411 225,323

전입금(천 원) 0 0 0 0 0 0

주 : 자활기금의 수입결산액 = 융자금회수+이자수입
자료 :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각 년도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다음으로 자활기금의 목적사업과 연계된 자체 재원은 자활기금에 최초 설치될 때, 원금에 기반 한 예

치금 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연계된 자체재원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 자활기

금은 예치금을 기반으로 한 이자 수입금, 전세·사업 융자지원금에 대한 회수금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보

유한 재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경기도 자활기금이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2023~2027 중기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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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영계획」에 자활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일정 금액의 전출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 및 세부적인 금액 확보에 대한 계획은 공식적인 문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23년~2027

년 간 이자수입금 등 세외수입의 규모를 살펴보면, 5년간 2.15억 원으로 재원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

는 수입 요소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１) 

<표 13> 자활기금의 5년간 수입 추정 규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액

세외수입(백만 원)
(이자수입금 등)

35 60 50 40 30 215

자료 : 경기도c(2023).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경기도.

(4) 개별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자활대상자 및 기업 

등 신용보증 관련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 사업, 광역자활기업 설립자금 출연,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홍보 등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활기금을 지원

은 받는 개별사업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2023년 자활

기금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활기금 사업의 자활기금 목적성 부합 여부

세부사업명 예산규모(천 원) 목적 부합성

광역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사업 150,000 ● (자활지원 사업 실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200,000 ● (자활지원 사업 실시)

전세·사업자금 융자 지원 180,000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심케어 164,000 ● (자활지원 사업 실시)

자활조사 및 홍보, 연대사업 50,000 ● (기타 및 홍보)

경기도형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운영 400,000 ● (자활지원 사업 실시)

자활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00,000 ● (자활지원 사업 실시)

자활기금 자조금융사업 기반조성 60,000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자료 : 경기도(2023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경기도.

1)  24년 자활기금에 5,000백만원(추정)을 확보하여 기금으로 전출 계획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자활기금의 세외수입(이자수입금 등) 

규모를 산출(경기도c,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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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의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목표 도달, 성과목표의 미설정 등 효율성을 살펴보면, 각 사

업은 사업수행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성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단순하게 몇 개 기관 지원 등으로 제시되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목표 도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세·사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은 3개 기관, 예산 편성액은 1.8억 원

으로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이를 통해 목표하는 것은 3개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후의 성과에 대

한 요인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

활기금 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구체적인 성과 및 경기도정, 도민의 삶에 질에 미치는 효과 등 효과성 

측면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의 기회제공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완전한 경제적 자립이 진행된 경우, 생계연금 등 공

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1차는 재정절감 효과, 2차는 절감된 재원을 다른 사회보장영역에 활용

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자활기금은 이러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보완이 필

요하며, 현행 단순 산출지표가 아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성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자활기금의 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의 

도입·개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5) 진단 결과 및 시사점

경기도 자활기금에 대한 진단 결과,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진단항목 중 

자체 재원의 적정성과 재원의 지속성에 대한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자체 재원에 대한 수입원의 한정

성, 향후 자활기금의 지속성에 대한 전제를 보장할 수 있는 현행 수입의 규모, 향후 발굴할 수 있는 수

입재원은 부정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는 자활기금의 설치목적과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기금의 유지 및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경기도 자활기금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의 적정성과 추가 수입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

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활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목표, 성

과 설정,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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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자활기금 항목 및 지표별 진단 결과

진단항목 및 지표
진단 결과

우수 보통 미흡

자활기금 설치 목적의 타당성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 ●

신축적 자금 운영의 필요성 ●

타 회계사업과의 유사·중복성 타 회계와의 유사·중복 ●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자체 재원의 안정성 ●

자체 재원의 적정성 ●

재원의 지속성 ●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

개별사업의 자활기금 목적 부합성 ●

개별사업의 효율성 ●

개별사업의 효과성 ●

주 : 우수 - 관련 지표의 내용에 부합, 보통 - 관련 지표 내용에 대한 일부 보완 필요 
     미흡 - 관련 지표 내용 부재

Ⅳ. 결론 및 함의

자활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의 기회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자

활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사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여 경기도 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빈곤 해소, 근로기회 제공,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실

현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활기금의 경향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자활기금의 규모는 급격하게 감소하

여 향후, 자활사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빈곤해소,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위

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자활기금은 자체수입 확충 노력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금 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재정위험 요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강조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대응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자활기금을 진단하여 자활기금의 특징 및 현실적 한계, 향후 방향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자활기금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기금을 진단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단항목과 지표, 기준 등을 도출하였다. 

경기도 자활기금의 진단항목은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재원의 지속

성·안정성, 자활기금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으로 구분하고 살펴보았다. 경기도 자활기금에 대한 진

단 결과, 자활기금 설치목적의 타당성, 타 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우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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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나,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자활기금 개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진단항목은 상대적

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의 지속성·안정성 진단 항목 중 자체 재원의 적정성과 

재원의 지속성에 대한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자체 재원에 대한 수입원의 한정성, 향후 자활기금의 지

속성에 대한 전제를 보장할 수 있는 현행 수입의 규모, 향후 발굴할 수 있는 수입재원은 부정적으로 도

출되었기 때문에 이는 자활기금의 설치목적과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기금의 유지 및 지속성

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자활기금의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기금의 설치목

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요인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자활기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자활기금의 규모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출이 필요하다. 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이 국가운영 및 경기도정 운영과 부합하

고, 관련 사업을 통해 파생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재원’이라는 실천적 요소가 충분하

지 않을 경우, 단순 자활기금이 지향하는 방향 및 목적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적인 논의 수준

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둘째, 자활기금의 성과에 대한 체계를 정밀하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자활기금 운영계획 등에서는 계획 대비 실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지역

적 파급효과 등 성과에 대한 요인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역적 효

과 등 성과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결과 공유가 자활기금의 유지와 재원 보조(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부

여할 수 있다. 또한, 자활기금은 ‘계획-실행-결과 보고’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성과관

리 및 평가, 환류에 대한 체계가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이 지원되는 개별사업 

중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등의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

활 한마당, 자활사업의 성과 공유를 위한 민관합동연찬회 등의 사업은 신축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자활기금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재원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활기금의 사업에 

지원 영역 및 사업 등 자활기금을 활용한 재원지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기도 자활기금을 진단하기 위해 진단항목 및 지표 등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자활기금의 

한계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담당자와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이를 반영한 자활기금의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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