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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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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tmund Technology Park, Germany Champions League for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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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128: Boston’s Technology Corridor The leading high-tech area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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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Wadi, Silicon Valley in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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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ed Science NYC(2013), “Talent-based Regional Development”
: 

: : Empowerment of Sustainable Innovation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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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래 도시 정책의 방향
: 빅데이터 기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방향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의 배경과 목적
서론

1. 빅데이터 기반 정책시대의 도래
2. BIG DATA의 특성
3. BIG DATA의 도시정책 대응
4. 정책의 틀
5.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반 도시정책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시대

결론

한국사회 정책환경

빅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역량
1. 정책 역량
2. 소통 역량
3. 토론 역량
4. 상상 역량

1.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저출산 고령화
2. 저성장의 지속과 소득불평등 심화
3. 기후변화와 환경의 위기
4.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5. 기술변황에 따른 미래적응의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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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표의 배경과 목적

서론

한국사회는 지난 70년 간 분단 상황에서도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고도성장을 달성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국제 질서의 재편과 경제환경의 변화를 선도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노동집약적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치중한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개인의 다양성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질적 도약을
시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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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그러나 국가 주도의 위계적 국가사회발전의 유산은 개인 행복의 경시, 사회 영역에서의 부작용, 정치 영역에서의
후진성, 생태환경 영역에서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드러냄
한국 사회는 기존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과 시민사회와 정치의 질적 향상,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이러한 뉴노멀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정책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

서론

대전과 세종시 같은 도시의 정책 환경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대전과 세종은 서울 못지 않게 국제적-국내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위기에 취약한 산업 구조와 정치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이 더 요구됨

대전세종연구원은 2015년부터 매년 정책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대전-세종
정책엑스포를 개최해오고 있음

이 발표에서는 한국사회와 대전-세종을 둘러싼 주요 정책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정책적 지향과
가치에 대해 살펴볼 예정. 특히 미래 정책 환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정책 역량은 어떤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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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사회 정책환경

한국사회 정책 환경

1.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저출산 고령화

한국의 인구규모는 2020년 현재 5,178만 명으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대 후반에 4,000만 명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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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정책 환경

2. 저성장의 지속과 소득 불평등 심화

2018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로, 2011년과 비교해 낮아지고 있으며, 소득 5분위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 역시 2011년 8.32에 비해 2018년 6.54로 낮아져 지표상 소득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간 차이는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음(통계청,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2020년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시장소득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074로 전년 대비 커졌으나, 주요국(독일0.211, 이탈리아 0.182, 미국 0.115(2017년 기준)) 비해
낮은 편

한국사회 정책 환경

3. 기후변화와 환경의 위기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한반도의 경우 30년의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초 30년(1912-1941)보다 1.4℃ 
상승하였으며, 1980년대 12.2℃, 1990년대 12.6℃, 2000년대 12.8℃, 2011-2017년 13.0℃로 연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위기는 세대 간 정의의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와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주요 정책 결정 시
환경 문제는 고려 사항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음
2019년온실가스총배출량은701.4백만톤CO2eq.로전년대비3.5% 감소. OECD 국가중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다음으로높은
배출량(2018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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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정책 환경

4.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각국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유동성 확대를 선택했고 그 결과 전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의 위협으로 확산하고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주요국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통해 경기 하락에
대처하고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 사회 기반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대두되고 온라인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 우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지역 격차 현저

출처: 교육부,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한국사회 정책 환경

5.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 적응의 난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4이라는 화두가 주목을 받고,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주요 변화동인으로 지적
각종 기기를 활용하는 인간들과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는 빅데이터 근거 중심 정책에 대한 요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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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시대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시대

1. 빅데이터 기반 정책 시대의 도래

한 개인이 1초에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은 약 2 megabytes 
(Domo. 2018, https://www.domo.com/learn/datanever-sleeps-6#/)
2050년 경에는 약 70%의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될 것

https://news.un.org/pt/story/2019/02/1660701
복합 자료 처리 기술의 발전과 공공 정책의 영역에서 적절히 분석된 자료는 대도시가 경험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 특히 정책결정 과정, 도시계획
특히, 스마트 시티에 도움. 스마트 시티?
Smart cities are defined as those cities that place people in the center of development, incorpor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urban management, and use these elements as tools that encourage the 
formation of an efficient government, which would include collaborative plann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Bouskela, M., Casseb, M., Bassi, S., De Luca, C. e Facchina, M. 2016. The Road toward Smart Cities)
스마트시티를 위해선 도시 개혁 정책과 개방형 데이터 정책 등이 선제되어야 하며,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의 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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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생성, 전송, 처리되는 속도

경영이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데이터의 다양한 형식과 출처

다양한 출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정확성과 타당성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시대

2. BIG DATA의 특성 5 Vs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시대

3. BIG DATA의 도시정책 적응

37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시대

4. 정책의 틀: 차원과 필요 요소들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시대

5.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반 도시 정책

4차 산업혁명과 COVID-19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
- 현실 진단과 미래 예측을 통한 대비 필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도시 정책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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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시대

5.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반 도시 정책

빅데이터 활용 정책의 계획과 실행의 최대 장점은 혁신적 정책 환경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자료를 활용해 분석적 역량을 향상시켜 정책결정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민의 삶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함

정책의 실행,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에서도 자료의 이용은 필수적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매일 산출하는(가령 스마트폰 센서 등을 통해) 엄청난 양의 자료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유하게 할 수 있도
록 하는 전략이 빅데이터 기반 도시 정책의 핵심

즉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료를 기꺼이 내어주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통해 입안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중요. 따라서
빅데이터 기반 도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치인과 관료의 정책 계획 능력과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 제시를 통해 함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있음

IV. 빅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역량

39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1. 정책 역량: 정책 과정

실행성
조정성

정책운용력

효율성
공익성

정책결정력

효율성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공익성 보편적인 복지와 공공선을 증진

조정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실행성 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정책역량

1. 정책 역량: 정책 과정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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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역량: 정책 과정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정책역량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효율성, 공익성, 조정성, 실행성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속성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정책역량은 효과적인 재정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게 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으로 연결. 
즉 정책역량이 높은 정부를 가진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에서 좋은 성과를 가능성이 높음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1. 정책 역량: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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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1. 정책 역량: 국제비교

한국정부에는 수평적 조정 경험의 부재, 부처 이기주의, 단기적 성과 집착,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정책의 지속성 부족 등과 같은
과거 발전국가 모델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 이 상태에서는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한다한들 유사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국민과의 면대면 대화, 신뢰구축, 헌신, 이해의 공유가 요구되는 것은 최근 소통연구의 추세

단순히 공공기관의 조직효율성을 좇는 것에서 탈피하여, 소통에서의 상호성, 개방성, 진정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

따라서 국민소통지수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의 상호성, 개방성, 진정성을 측정하는 모델이 필요

정보 커뮤니티의 중요성, 커뮤니티 유저들, 자료 사용 문화, 자료공유기술체계, 개방적 혁신 실천의 실행, 특정 사안에 대한 참여 확
대, 기술역량들의 융합 >>> 인사이트 촉진, 정기적 평가 >>> 지속가능한 성과 평가와 변화 추구

개방성

상호성 진정성
소통

2. 소통역량: 소통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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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상호성

진정성

2. 소통역량: 상호성, 개방성, 진정성

의사소통행위에 참여하는 상대방의 가치 또는 그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며, 상대방과
공통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국민이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책결정자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정도

소통은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경청, 소통이 얼마나 원활한지
등을 포함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2. 소통역량

소통 관리

소통 품질 체계적 소통관리

소통 의지

소통 과정

소통 성과

적극성

노력성

신속성

공감성

동등성

반응성

접근성 다양성 개방성 투명성

인지도

신뢰

인식
변화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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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통역량: 국민이 평가하는 지자체 소통 수준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2. 소통역량: 국민이 평가하는 지자체 소통 수준

지자체와 중앙부처 유사한 패턴. 둘 모두
소통관리가 많이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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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의미. 소통 역량과 토론 역량이 정책 역량을 촉진
토론을 통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책의 수용성과 실행성을 높일 수 있음. 토론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으며, 시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가능.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
민주주의 개념화에 있어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제안 필요.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을 궁극적으로 불평등 완화, 양극화 해소, 
성평등 강화, 삶의 질 개선, 사회의 질 향상과 거버넌스 확립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3. 토론 역량: 민주주의 질적 도약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토론이 중심이 되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를 위한 과감한 실험과 실천 필요(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계획과 실행이 시민의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와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은 미래 도시 정책의 기본임을 사사. 시민들이 제공한 정보를 시민과 함께 토론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체계는 정책의
수용성과 성공 가능성을 고양

3. 토론 역량: 민주주의 질적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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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시민공론화를 통해 광장 조성에 관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꾀하고 있음
평택역은 평택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대표 공간으로, 폭넓은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를 바탕으로 한 열린 공론의 장을 통하여 평택역
조성 방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3. 토론 역량: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3. 토론 역량: 민주주의 질적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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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협의(狹義)의 발전 개념을 넘어 국민 삶의 질, 웰빙,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 개념을 채택. 국가사회발전을 경제성장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경제성장만으로
발전을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까지 포함할 때 비로소 가능해짐 실제로 국민생활은
세 부문 중 둘 이상의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을 정의하는 데 있어 어떤 가치를 발전의
중심에 둘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짐

실제로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지향하는 가치는 서로 다름. 경제 부문은 효율성(efficiency)을, 사회 부문은 통합(cohesion)을, 
환경 부문은 책임성(responsibility)

따라서 부문별로 중첩되는 영역에서 가치의 충돌이 발생. 이는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영역 간의 딜레마(dilemma) 혹은
트릴레마(trilemma)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국가사회발전의 성취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

4. 상상 역량: 발전 개념에 대한 발상의 전환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4. 상상 역량: 발전 개념에 대한 발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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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총생산(GDP)을 바탕으로 한 국가사회발전의 측정

GDP는 1934년 쿠즈네츠(Kuznets)에 의해 만들어진 후, 경제활동을 재는 척도로서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웰빙의 척도로도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GDP를 사회발전의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2)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국가사회발전의 측정

어떻게 하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측정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사회적 개인적, 객관적 주관적 수준의 문제들을 모두 고려하고 나아가 환경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개념으로 진화

3)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탕으로 한 국가사회발전의 측정

삶의 질 연구가 사람과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강조하여 경제성장 측면보다 개인의 삶의 질 증진의 총합으로서의 사회발전 측면에 주목
하였다면,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는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거시적 차원의 국가발전지표 개발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4. 상상 역량: 발전 개념에 대한 발상의 전환

미래 도시 정책의 가치와 방향

4. 상상 역량: 발상의 전환. 국가사회발전 개념의 진화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가 제시한 대안적인
경제발전 모델로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모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안쪽 고리는 사회적 기초를 의미하며 그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아나 문맹과 같은 심각한 인간성 박탈 사태가 발생한다. 
반면, 바깥쪽 고리는 생태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밖을 벗어나게 되면 기후 변화나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같은
치명적인 환경 위기에 직면하게 됨

두 고리 안의 공간이야말로 생태적인 측면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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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상 역량: 발상의 전환. 국가사회발전 개념의 진화

GDP에서 도넛으로

“핵심은, 균형의 유지”

1. 목표를 바꿔라
2. 큰 그림을 보라
3. 인간 본성을 피어나게 하라

–합리적 경제인에서 사회적응형 인간으로
4. 시스템의 지혜를 배워라
5. 분배를 설계하라
6. 재생하라
7.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려라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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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람들이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는 대부분 통계로 활용될 수 없는 것들이며, 통계조차도 그 자체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음

결국 빅데이터 기반 도시 정책의 근본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어디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것

즉 누가 어떤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쓸 것이며, 이를 어느 수준까지 체계화할 수 있는 가가 빅데이터 기반 도시 정책
의 성패를 좌우

그런 의미에서 정책 역량, 소통 역량, 토론 역량, 상상 역량은 향후 빅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실행 시 반드시 지녀야할 역량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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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및목적

• 2012 행정기관 연구기관 이전 신산업 육성

인프라 및 산업기반 부족 주변지역과의 연계 자족성 확충

경제 및 산업 분야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

2 연구의범위

2021 2030

여건 변화와 관련 계획 분석

1 여건 변화

(사회) 전반적인사회구조 변화

(기술) 4차 산업혁명 및신기술혁신

(경제) 경제 산업구조변화

(환경) 자원/에너지/환경 문제

포스트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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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변화와 관련 계획 분석

2 정책 및계획 :

4차 산업혁명

산업별대응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시티]
•[모빌리티/물류]
•[농수산식품]

지능화혁신기반
•[AI 데이터]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생태계]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비전탄소중립, 경제성장, 국민삶의질향상
방향 (적응) 경제구조저탄소화 (기회) 유망저탄소산업생태계조성 (공정) 탄소중립사회로공정전환

10대 과제

①에너지전환가속화:

② 고탄소산업구조혁신:

③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④ 도시국토저탄소화:

① 신유망산업육성:

② 혁신생태계저변구축:

③ 순환경제 활성화:

① 취약산업계층보호:

②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실현:

③ 탄소중립사회에대한국민인식제고:

: 

여건 변화와 관련 계획 분석

충청권
메가시티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목표]

[전략]

내륙첨단
산업권

[공간적범위]

[세종특별자치시연계협력사업] 

행복도시
광역도시권
계획

① ( ) AI, IoT, 

② ( )

③ ( )

2 정책 및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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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변화와 관련 계획 분석

2 정책 및계획 :

[ ] , [ ] 

: 

여건 변화와 관련 계획 분석

목표

5대 신산업생태계조성

추가적인산업분야에대한방향모색

‘사람중심혁신성장’

추진전략

미래먹거리산업간연계, 융합기술경쟁력확보

국가테스트베드조성, 미래융합기술사업화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원, 스마트시티선도

신충청권혁신클러스터허브조성

2 정책 및계획 :

미래먹 거리산업
5대신산업 세부추진전략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실감형콘텐츠

스마트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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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변화와 관련 계획 분석

3 시사점

정서, 안전, 의료 측면 수요 증가 성장 잠재력 저하, 일자리 문제

빠른 대응 불평등 해소 방안 필요

비대면 산업, ICT서비스, 친환경,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저탄소사회 지역적 차원 변화

연대와 협력

안전의 중요성 지역 재난 대응 체계

: 

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세종시 현황 분석

에너지및환경

과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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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세종시 현황 분석

: 

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세종시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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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구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부가가치 비중 부가가치 비중 부가가치 비중
전국 31,991,342 1.8 617,703,995 35.0 1,115,713,971 63.2

지역별

세종

서울경기인천

세종대전충남충북

강원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1 세종시 현황 분석

: 

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세종시 현황 분석

서비스업(공공부문), 건설업에대한높은의존성

공공부문성장률에따라지역경제성장률이결정되는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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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세종시 현황 분석

기반산업취약

지역특화산업의지속성불분명
일부서비스업에편중

문화및기타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및사회보

사업서비스업
부등산업

금융및보험업
보통신업

숙박및음식접업
운수및창고업
도매및소매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및 기조절 급업

재조업
광업

농업, 임업및어업
0 0 0   1 0 1   2 0

세종시

2  3 0 3   0 0

전

0 8

1 2

0 8

0 7

2

0 3

0 3

0 6

0 2

0 7

0 9
0 6

3

1 3

0

0

: 

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합계

제조업

서비스업

1 세종시 현황 분석

지역산업발전을선도할대기업/중견기업과신산업기반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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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세종시 현황 분석

구인 구직 구인빼수(구인/구직)

: 

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구인인원이많은직업

구직건수가많은직업

1 세종시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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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세종시 현황 분석

: 

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 세종시 현황 분석

소상공인의급격한증가, 코로나 19로인한피해, 그리고상권형성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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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 핵심 이슈

지역내균형발전및광역권연계중요성

에너지소비증가와기후변화에대한대응필요

과학기술분야재원및인프라확충필요

: 

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 핵심 이슈

공공부문과건설업에대한높은의존성

성장형서비스산업기반미약

첨단제조업육성기반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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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 핵심 이슈

인력수요감소, 직업간미스매치, 신산업을위한인력양성기관부재

혁신성장역량미흡

소상공인증가와상권형성지연

: 

세종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지역내균형발전및광역권연계중요성증가

에너지소비증가와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분야재원및인프라확충

공공부문과건설업에대한높은의존성

첨단제조업기반부족

직업간미스매치,신산업을위한인력양성
기관부재

혁신성장역량미흡

성장형서비스산업기반미약

소상공인증가와상권형성지연

3 시사점

핵심이슈 시사점

• 역내균형발전과광역권연계협력강화

• 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

• 특화산업육성을통한성장동력발굴

• 혁신기반강화

• 역내소비촉진및상권활성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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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분석

1 미국

• 명칭 :

• 인구 :
• 면적 :

• 고용구조 :

• 주요산업
• 특징

• 스마트워싱턴D.C

워싱턴 D.C

• 성격 :

: 

해외사례 분석

2 중국

항저우

• 특징

슝안신구

• 세종시와유사한도심특성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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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분석

• 특징

3 독일, 브라질

독일프라이부르크
• 특징

브라질쿠리치바
• 세종시가추구하는 ‘건강하고깨끗한친환경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에 부합하는도시
• 세종시의간선급행버스체계는쿠리치바의교통정책을벤치마킹한교통시스템

: 

해외사례 분석

4 정책적시사점

• 스마트 기술 기반의 인프라 조성, 신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

• 친환경 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연계산업활성화를통한균형잡힌국가행정중심지로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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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1 시민대상 조사결과

: 

설문조사

2 공무원 대상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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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3 전문가 대상조사 결과

: 

설문조사

육성해야할산업(시민, 공무원, 전문가)

•1위 :
•2위 :

발전을저해하는위협요인(시민, 공무원)

•1위 :
•2위 :

발전을저해하는위협요인(전문가)

•1위 :
•2위 :

주요이슈에대한인식(시민, 공무원)

•1위 :
•2위 :
•3위 :

주요이슈에대한인식(전문가)

•1위 :
•2위 :
•3위 :

4 요약

발전을위한주력분야(공무원, 전문가)

•1위 :
•2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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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및 비전

정책/계획 현황분석 해외사례 설문조사

SWOT

: 

SWOT 분석 및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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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및 비전 : 

핵심 프로젝트

1 신산업 스마트 거점 조성

현황및전망

• 세종시(2020년)는지역산업특성과미래발전가능성을고려하여미래먹거리산업으로육성할5대신산업선정

• 5대신산업으로제시된산업들은2030년까지관련생태계조성및활성화를통해세종시의지역산업을견인할
것으로예상되며, 견조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

이슈
• 세종시지역산업특성과미래발전가능성을고려하여발굴한5대신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산업별로
효율적인지원을할수있는여건마련중요

•5대신산업의분야별협력적발전을도모할수있는협력기관매칭에기반한거점시설구축이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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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1 신산업 스마트 거점 조성

실천과제

| 세종트라이앵글스마트거점조성
‘한국스마트시티진흥원’
‘세종혁신성장밸리’

‘세종실감형콘텐츠진흥원’
‘세종스마트그린제조혁신센터’

: 

핵심 프로젝트

실천과제

| 컨벤션&미디어산업육성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관련기업유치및육성

집적 단지
복합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2 M(MICE & Media) 클러스터 조성

현황및전망

• 중앙행정기관과연구기관집중으로회의및전시수요증가전망

• 국회세종의사당설치가확정됨에따라미디어관련기업및기관이전예상

이슈

• 마이스산업은코로나19로인해침체상황이지만, 향후수요증가예상

• 미디어및콘텐츠관련기업의집적과연계한지원및육성방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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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3 농식품 산업 고도화

현황및전망

• 농가인구,농가가구수감소
• 경지면적의지속적감소
• 농업법인수,전체매출액증가,법인당매출액감소

• 급변하는미래기술과융합시대에대응할창업생태계조성
• 수요자중심산업구조로의재편을통한농업발전견인

| 고부가가치식품산업화

가정간편식개발
농식품법인설립
푸드스타드업

이슈

• 농업분야구조조정대응및새로운부가가치창출
• 가정간편식에대한시장확대

실천과제

| 로컬푸드고도화
품질강화

공급처확대
온라인직매장

소매장

: 

핵심 프로젝트

현황및전망

| 온실가스배출량
• 2018년기준세종시의온실가스직접배출량은2,711천톤CO2eq

• 2018년기준세종시의온실가스간접배출량은1,881천톤CO2eq(에너지부문만해당)

| 온실가스배출량전망
• 2030년기준세종시의온실가스직접배출량전망은12,109천톤CO2eq

• 2030년기준세종시의온실가스간접배출량전망은7,366천톤CO2eq

이슈

• 저탄소산업구조전환을고려한산업기반확충
• 효율적인자원 재활용시스템구축을통한순환경제실현

4 저탄소 산업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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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실천과제

| 국가산단중심의탄소중립제조혁신인프라구축

미래형 ICEMS

미래첨단기술접목형혁신제조기술개발

| 미래에너지리사이클링핵심기술개발

Re_Cycling 및
Re_Manufacturing 기술지원센터건립

연료전지스택및배터리활용ESS 활용
친환경생산기술및에너지생산효율고도화

4 저탄소 산업기반 조성

: 

핵심 프로젝트

현황및전망
| 최종에너지소비
• 2019년기준세종시최종에너지소비는669,000TOE

• 2030년기준세종시최종에너지소비전망은801,900TOE

| 신재생에너지생산
• 2019년기준세종시신재생에너지생산은69,935TOE

• 2030년기준세종시신재생에너지생산전망은103,300TOE

이슈
• 지역특성을고려한청정에너지인프라확대를통한지역에너지공급구조전환
• 분산형전원기반의에너지자립화방안모색

5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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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 청정에너지인프라확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 (단기) 10MW발전소1기(2022년 8월예상) & 20MW발전소1기(2025년까지예상)
• (중장기) 50MW발전소1기(2030년까지예상)

| 분산형전원기반의에너지자립화마을조성
신재생에너지중심의분산형전원

• (단기) 2개마을대상시범조성(2025년까지예상)
• (중장기) 5개마을대상추가조성(2030년까지예상)

5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실천과제

: 

핵심 프로젝트

6 충청권 광역경제 기반 조성

현황및전망

| 바이오산업경쟁력

| 자율주행산업활성화여건

| 데이터기반첨단산업

이슈

• 충청권바이오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지역별로특화된기능적연계를위한광역권산업생태계조성필요
• 서비스중심의자율주행산업선도를위해세종시를중심으로충청권차원의광역자율주행상용화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는
여건마련필요
• 데이터산업과연계하여충청권주요산업들에대한고도화방안모색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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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6 충청권 광역경제 기반 조성

실천과제
| GAIA-X 데이터센터조성 :

| ‘K-DOS 바이오밸리’ 조성

| 자율주행상용화시범지구조성

: 

핵심 프로젝트

실천과제

| 읍면지역균형발전정책확대
세종시균형발전특별회계
청춘조치원프로젝트시즌3
읍면지역균형발전사업확대

7 역내 균형발전 촉진

현황및전망

• 동지역의개발에따른읍면지역과의불균형

이슈

• 읍면지역발전을촉진하고동지역과의격차를완화할수있는균형발전예산확충
• 청춘조치원프로젝트시즌3를통한경제적효과창출
• 읍면지역특성에맞는발전사업발굴과예산확보를통한사업추진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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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8 소상공인 상생협력 강화

현황및전망
• 소상공인증가,코로나19,상권형성지연등상권활성화지원수요증가

• 지역화폐여민전의효과와개선방안

• 홈어라운도소비증가(근거리소비방식)

• 플랫폼경제확산에따른소상공인불공정거래확대

• 1인자영업자확대세종시1인자영업자수(천명): ’17.1(10.7) ’18.1(14.5) ’19.1(15.2) ’20.1(18.4) ’21.1(18.9)

이슈
• 소상공인은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나지원방안과예산은부족

• 상가공실은일부완화되었지만여전히공실률이높고,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높음

• 코로나19로인한피해,소비트렌드의변화,인구및도시구조의변화등에대한대응방안마련이필요함

• 코로나19로소상공인피해지속,재정건전성악화로충분한정책적지원어려움

• (대응방안)→상가공실률을낮추고상권을육성하기위한방안,소비트렌드변화대응방안필요

: 

핵심 프로젝트

8 소상공인 상생협력 강화

실천과제

| 상권의자생력강화를위한지원확대
지역상권회복지원

지원기관조기확충및운영내실화
세종형상권육성구역

| 재정여건을고려한지역화폐발행

| 디지털화를통한 ‘스마트’ 소상공인육성
소상공인주요업종디지털전환

| 세종시소상공인을위한통합플랫폼구축
생활경제통합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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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9 앵커기업 육성과 일자리 여건 확충

현황및전망
• 지역성장발전을이끌앵커기업또는선도기업부재

• 전국보다노동시장불균형이심한상황

• 기업현장형인력양성교육훈련기관부족

이슈
•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신산업중심의성장동력확충을위해세종주력산업분야의앵커기업또는선도기업유치및육성필요

• 노동시장수급불균형완화와, 산업별.기업별필요인력의원활한인력공급필요

•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신산업육성계획에연동한노동시장정책병행실시필요

• 코로나19 확산및장기화로취업취약계층과저소득층의지역사회안전망확보필요

: 

핵심 프로젝트

| 5대신산업별앵커기업도출및유치
기업유치 제도

정비 공간확충

|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지정
글로벌과학기술R&D기능 창업생태계
사업화

| 교육훈련시스템구축
디지털플랫폼

긴밀한협력

대학캠퍼스유치

교육훈련기관확충

| 일자리지원시스템강화

맞춤형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고용환경

9 앵커기업 육성과 일자리 여건 확충

실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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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10 지역혁신시스템 강화

업
캠퍼스
타운 B

캠퍼스
타운 C

캠퍼스
타운 D

문화

업

지역 산 학 클러스터

지역단위 조생태계 조성

클러스터

업

문화

업

캠퍼스의 확산

변지역과 계 발 전

캠퍼스타운캠퍼스

현제

내부지향적 발전

• 고려대,홍익대, 한국영상대입지, 공동캠퍼스6개대학입지예정
(AI, ICT, 의학, 수의학, 행정및정책)

현황 및 전망
• 17개연구소및연구회, 14개관련기관입지

• 지역내에연구기관,대학,혁신지원기관,기업과의유기적연계를통한지
식 창출필요

이슈
• 대학의역량과자원을활용하여창업,주거,문화기능확장필요

실천과제
• 융복합공동캠퍼스타운조성

주거, 창업, 문화, 기업참여

: 

핵심 프로젝트

10 지역혁신시스템 강화

|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추진
• 세종지역혁신시스템활성화 : 혁신기관과지자체및산업계가협력할수있는산•학•연•관시스템강화필요
•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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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11 청년 경제활동 업(UP)

현황 및전망
• 세종시청년인구비중은전국보다낮지만,장기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 산학연관협력을통한‘청년이정착하는세종‘조성
교육,일자리, 주거, 문화, 정책의연계

| 청년기술창업활성화
청년창업지원펀드
청년창업공간

| 청년정책확대추진
신산업 인력양성,인턴

원스톱지원, 근로빈곤층청년지원

이슈
• 근로빈곤:전국15-29세청년층의비정규직비중39.9%
• 계층이동사다리의붕괴:계층이동에대한어려움,자산불평등,플랫폼노동
• 청년실업률은다른연령대보다높게나타남: 15-29세실업률7.7%(30-59세 1.8%, 60세이상3.4%)
• 양적확대에집중된청년정책:인구만명당청년정책수4.5건,연령제한없는청년정책비중43.3%

실천과제

: 

핵심 프로젝트

12 재정 확충을 위한 여건 개선

현황및전망

| 세입현황및전망
• (지방세)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취득세의세원이안정적이지못하여안정적지방세원검토필요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은증가할수있으나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및학교용지부담금등감소로연평균△3.6%감소전망
• (지방교부세및국고보조금) 지속적증가전망이예측되나교부세규모측면에서미미한수준일것, 국고보조금은사회복지수요증가
연평균 5.0%증가전망

| 세출현황및전망
• 지출확대요인지속적증가예측 (대규모투자사업, 지역경제활성화,의무지출비용등)
• 공공시설물인수유지관리비심각 (’15년 247억, ‘19년 862억, ‘20년 1,200억, ‘25년 1,973억, ‘30년 2,528억소요전망)

이슈

• 코로나 19 등경기부진, 공동주택물량감소로인한지방세입(안정적기간세부재)위축전망

• 공공시설물인수대상증가로유지관리비급증

• 특별자치시에대한재정적특례가부여되어있음에도제주도와비교해서상당히작은규모의지방교부세

• 세외수입의성장성및안정성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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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12 재정 확충을 위한 여건 개선

실천과제

| 세종시세입확대를위한방안마련

•

•
• 기간세발굴
• 선택과세제도내실화
• 보통교부세확충
• 세외수입확대및발굴

| 지방세조례주의를위한헌법적검토

•

•

•

•

: 

2030 세종시 미래상

1 인구 전망

통계청장래추계인구 : 484,497
목표인구 : 69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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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종시 미래상

2 경제전망 : GRDP

전망내용
24.2조원

34.8백만원

GRDP

30

25 24.2

20

15
11.1

10

5

0

2019 2030

: 

2030 세종시 미래상

2 경제전망 :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전망내용 25.5%
64.2%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재조업 soc 건설업 서비스업

70
64.2

60 60.5

50

40

30
25.5

23.4

20

12.9
10 9

1.4 1
0

2019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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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종시 미래상

2 경제전망 :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내용 5.7조원
14.4조원

16.0

재조업 so c 건설업

14.4

서비스업

12.0

산업별 10.0

부가가치 8.0

비중 6.2

4.0

2.4 2.0

1.3

0.0 0.1 0.2

2019 2030

: 

2030 세종시 미래상

2 경제전망 : 산업별 종사자 수

전망내용
202,494

40,754
149,781

재조업 so c 건설업 서비스업

160,000
149,781

120,000

세종시 100,000 97,253

산업별 80,000

종사자수 60,000

40,000
40,754

20,000 20,669

6,216 10,069

0 1,146

2019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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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및 총괄도

2020 2025 2030

재정확충을 위한 여긴 개선(22-25)

청년 경재활동 업(22-27) 지

역혁신시스텝 강화(22-28)

앵커기업 육성과 일자리 여긴 확충(23-28) 

소상공인 상생협력 강화(22-25)

역LH 균형발전 촉진(22-26)  충청

권 광역경재기반 조성(22-28)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23-28)

저탄소 산업기반 조성(24-30)

능식품 산업 고도화(23-26)

M롤러스터 조성(22-27)

세종트라이앵글 스마트거접 조성(23-28)

국회세종의사당(21-27)

세종스마트 국가산단(22-27) 

스마트시티 국가시법도시(18-22)

: 

로드맵 및 총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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