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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목표, 전략, 추진과제 등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성격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범부처 종합계획  

※ (1차계획)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14∼’18), ’13.1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5년 간(’18~’22)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과제 등을 제시

나. 수립방향

 ○ 중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해결 R&D 추진체계 효과성 제고 

 ○ 국민, 연구자,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정책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정책의 협업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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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전과 목표

비 전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
- 과학기술로 사회문제 Down ! 국민행복 Up ! -

목표

오래된 문제도, 새로운 문제도 과학기술과 함께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회

과학기술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

혁신적 솔루션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해결성과 향유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Ⅰ. 
국민이 원하는 문제에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1.『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상설화 및 

범정부 정책연계 강화

2.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체계 개편 및 투자 강화

3.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

4.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추진

Ⅱ.
소통 협력 기반의

플랫폼형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

5.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7.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8.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

Ⅲ. 
현장체감형 성과
창출을 통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

9. 사회혁신과의 결합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10. 대국민 성과 체험 강화 및 문제해결 우수성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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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내용

 □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 기존 1차 종합계획(30개 문제)을 바탕으로 시민·관계부처·

지자체가 제기한 심각성·시급성을 기준으로 40개 문제로 확대

- 앞으로 이들 과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견 등을 계속 수렴, 신규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응

기존(1차계획 30개) 신규 (2차계획 10개)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ㅇ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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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 (전략 1)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①『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상설화 및 범정부 정책연계 강화

     - 사회문제해결 전 과정에서 부처 R&D사업의 연계·조정이 가능

토록 범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 상설 운영 

   ②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체계 개편 및 투자 강화

     -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 문제해결이 가능

하도록 실증단계를 의무화 (기술개발 + 실증)

     - 부처별로 추진 중인 사회문제 해결 R&D사업을 특정 사회문제* 

중심으로 묶어서 예산 배분·조정 추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폐기물 등 시급성 등을 고려, 특정 문제부터 우선 추진

     -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

하여 R&D 성과(문제해결)를 창출하는 리빙랩 구축 지원

   ③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

     -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 발생 시 적시 원인 분석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범부처 긴급대응연구 예산 신규 마련 추진

   ④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단계별(사업기획, 연구수행, 사업

점검, 성과확산)로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맞춤형 자문 지원

 ○ (전략 2)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

   ⑤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과학기술로 해결할 사회문제 발굴은 물론 해결방안 모색까지 국민·

연구자·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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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 사회문제 이슈발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습득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국가사회문제은행 등) 구축

   ⑦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 생태계 내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지식 공유 및 사회문제해결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⑧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

     - 종합계획 추진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하고, 전문적인 

사회문제해결 R&D 전략연구 수행을 통한 정책 수립·집행 지원

 ○ (전략 3)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

   ⑨ 사회혁신과의 결합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유관부처 정책 간 연계 강화

   ⑩ 대국민 성과 체험 강화 및 문제해결 우수성과의 확산

     -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문제해결 R&D 연구성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연구성과의 실용·상용화 등을 위한 판로 지원 강화

     - 사회문제해결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는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개선 

4. 향후계획

 ○ 민관협의회 구성, 문제해결형 R&D사업의 실증 체계화를 위한 리빙랩 

가이드라인 및 예산구조 개선(안) 마련 등 : ’18년 하반기

 ○ 종합계획 후속조치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 ’19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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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총 3회 : ’18.3.27, 4.19, 6.8)

 ○ 관계부처 의견 수렴(’18.5.9~5.29) 및 토론회 개최(’18.6.1)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총리 주재, ’18.6.21) 

   ※ 붙임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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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방안 

2018. 6.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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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문제해결 R&D란?

□ (정의)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감소

시키거나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활동  

□ (범위)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의 원인 및 현상의 규명부터 문제  

해결까지 기여하는 기술개발, 최종 성과물로서 제품·서비스 등의 

창출 및 사회적 활용·확산에 이르는 全 과정

□ (중요성) 과거와 달리 R&D의 역할이 경제성장은 물론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할 필요

 * 시민(1,000명)·전문가(432명) 설문조사(’18.3월) : 국내 사회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높고,

이의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요구(시민 89%, 전문가 79%)

** 현 정부의헌법 개정(안)에과학기술의역할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내용반영

< 기존 R&D와 사회문제해결 R&D 비교 >

구분 기존 R&D 사회문제해결 R&D

목적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R&D․R&BD* → R&SD**․R&SBD

목표 ∙과학 기술경쟁력 확보 ∙사회문제 해결

특징 ∙공급자 위주 연구개발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기술 + 인문사회 + 법 제도 융합

주체 ∙연구개발부서 중심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결과
∙논문 특허 등 연구 산출물
기술개발

∙새로운 사회적 제품 서비스
(구체적 사회문제 해결)

*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 지식이나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 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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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문제해결 R&D 정책 노력

□ 그 간, ‘제1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4~’18)’을 수립·추진

※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한 법적 근거(「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6) 마련(’14.5월)

ㅇ 10대 분야별 추진전략 및 30개 사회문제 유형을 제시하고, 관련 제품·

솔루션 개발과 시범 적용 등 성과 창출

□ 그러나, 공급자인 중앙부처·연구자가 주도하여 종합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기술개발에 치우쳤다는 평가 

ㅇ 또한 범부처 차원의 연계·조정이 미흡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국민들의 체감성과가 부족

□ 이에, 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시민·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차 종합계획(’18~’22)을 마련

구분
지금까지는

(1차 종합계획)
앞으로는

(2차 종합계획)
개선효과

문제
∙10대분야

30개 과제
➜ ∙40개 과제

∙사회문제 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

주체
∙중앙정부 위주
∙연구자 중심

➜
∙지자체 참여
∙시민·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현장 맞춤형 정책 추진
∙정책 수용성 제고

목표
∙기술개발․
확보에 중심

➜ ∙실증단계까지 의무화 ∙실질적 문제해결

추진
체계

∙부처별 분산 추진 ➜ ∙부처간 종합 연계 조정
∙정책 추진동력․
효과성 확보

긴급
연구

∙지원 곤란 또는
장시간 소요

➜ ∙지원 가능 ∙적시 대응

정보
공유 

∙없음 ➜
∙온라인 창구
∙사회문제은행 

∙노하우 축적․공유로
문제해결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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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 기존 1차 종합계획(30개 문제)을 바탕으로 시민·관계부처·지자체가 

제기한 심각성·시급성을 기준으로 40개 문제로 확대

ㅇ 앞으로 이들 과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견 등을 계속 수렴, 신규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응

기존(1차계획 30개) 신규 (2차계획 10개)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ㅇ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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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방안 주요내용

 수요자 위주의 사회문제해결

ㅇ (참여 확대) 과학기술로 해결할 사회문제 발굴은 물론 해결방안 모색까지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네트워크 구축((가칭) 사회문제해결 동행단)

ㅇ (리빙랩* 활성화)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R&D 성과(문제해결)를 창출하는 리빙랩 구축 지원

* 최종 사용자인 일반시민들이 연구개발 과정에 문제개선 및 실증 주체로서

참여하는 생활 속 실험실(Living Lab) : (사례) 북촌 한옥마을 IoT 리빙랩 등

ㅇ (현장 지향) 지자체(지역수행기관)·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의

과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활용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의 기술활용역량 강화는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의 수익모델 개선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기여

 추진체계의 효과성 제고

ㅇ (실증 의무화)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실증 의무화(기술개발 + 실증)

※ 아울러, 동일목표를다른방식으로해결토록동시지원하는 ‘대안경쟁형’ R&D 방식도입

ㅇ (부처간 협업 강화) 사회문제해결 전과정에서 부처 R&D사업의 연계·

조정이 가능토록 ‘사회문제해결 협의회*(과기혁신본부 주관)’ 운영

* 중앙부처·지자체(국장급) 및 민간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구성

ㅇ (통합적인 예산 배분·조정) 부처별로 추진중인 사회문제 해결 R&D사업을

특정 사회문제* 중심으로 묶어서 예산 배분·조정 추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폐기물 등 시급성 등을 고려, 특정 문제부터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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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긴급대응 연구개발사업 추진

ㅇ (개요)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 발생 시 적시 원인 분석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범부처 긴급대응연구 예산 신규 마련 추진

* (예시) 지진 등 재난 재해, 감염병, 사이버 테러 등

ㅇ (운영) 재난안전R&D범부처협의체(행안부)에서 긴급대응연구 필요성

검토 및 인정시 과기혁신본부 조율하에 관계부처 공동주관․수행

[긴급대응연구사업 운영 절차]

실시여부 판단/
대상·분야 선정

(문제발생 후 3주 이내)

➡ 추진내용
조정·협의

➡ 
공고 및 

연구단 선정
➡ 기술개발‧실증

(1∼2년)
➡ 성과 점검

재난안전R&D
범부처협의체(행안부)

다부처 특위
(과기혁신본부)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단
다부처 특위

(과기혁신본부)

 정보·지식 공유를 위한 시스템 마련

ㅇ (사회문제은행) 국민 참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축적된 사회문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원인, 이해관계자 관계도, 해결방향 등이 

포함된 심층적 자료 제공 및 공유

ㅇ (온라인 창구)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상시적 소통 창구 운영

(관련 사례) 미국은 2010년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플랫폼(challenge.gov)을 구축 운영 중

Ⅳ  향후계획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안)’ 상정․확정 : ’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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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부처별 사회문제 관련 R&D 투자 현황(’18)

(단위 : 억원)

구분 가족 건강 교육
문화
여가

사회
통합

생활
안전

에너
지

재난
재해

주거
교통

환경 복합 합계

과기
정통부 　 2,539  　 　 　 646 　 900 82 428 355 4,950  

복지부 37  875 　 　 91 　 　 506 　 3 138 1,650 

산업부 　 521 　 　 6 13 228 137 　 447 57 1,409 

국토부 　 　 　 　 65 　 　 166 917 167 　 1,315 

환경부 　 　 　 　 　 　 　 173 　 237 　 410 

식약처 　 　 　 　 　 330 　 61 　 　 　 391 

해수부 　 　 　 　 　 41 　 304 　 37 　 381 

기상청 　 　 　 　 　 　 　 266 　 15 　 281 

농진청 　 　 　 　 21 33 　 211 　 5 　 270 

원안위 　 　 　 　 　 　 　 209 　 　 　 209 

행안부 　 　 　 　 　 　 　 50 　 　 117 167 

농식품부 　 　 　 　 　 　 　 126 　 　 　 126 

문체부 　 　 　 102 　 　 　 　 　 　 　 102 

산림청 　 6 　 　 　 　 　 50 　 　 　 55 

경찰청 　 　 　 　 　 　 　 9 21 　 7 37 

합계 37 3,941  0 102 182 1,063  228 3,166  1,021  1,339  674 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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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해외/국내 관련 동향

◇ (일반시민주도 혁신) 문제해결과정 초기부터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협력 촉진·조정) 범부처·다주체 역량 결집을 위한 촉진 기능 강화

◇ (실험적 학습 확대) 현장 중심(리빙랩 방식)의 사회문제해결 노력 확산

□ 해외
ㅇ (미국) 실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협력 강조*, 삶의 질 

관련 기술개발**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사회혁신기금(SIF) : 사회혁신프로그램 자금 지원(기업·자산가 매칭펀드)

** QLTC(Quality of Life Technology Center) : 노인/장애인 대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및 연구개발 전 과정에 사용자 참여 장려

*** Challenge.gov: 사회문제해결 집단지성 플랫폼(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ㅇ (일본) 사회실험 기반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추진* 및 범부처 

문제해결 역량 집중을 위한 프로그램 디렉터 운영**

*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 저출산·고령화, 동일본 대지진 등 사회적
과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시스템 연구개발기구

** 혁신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 : 범부처 협력을 토대로 주요 사회
문제에 집중, 기초연구부터 실용화·사업화까지 폭넓게 해결방안 모색

ㅇ (EU) 범유럽 사회문제해결R&D 프로젝트* 추진, 유럽리빙랩네트

워크(ENoLL)** 결성 및 시민의 참여·역할 강화 지원 

* Horizon 2020의 ‘Societal challenges’

** ’06년 EU의장국(핀란드) 등 19개 유럽 도시가 참여해 설립된 비영리
연합조직으로 ’10년 법인화 후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

□ 국내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복잡다기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사회혁신 정책 수립 추진*

*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일자리위, ’17.10), 국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추진계획(행안부, ’17.12) 등

ㅇ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확대*

*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과기정통부, ’18.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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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차 종합계획(안) 수립 추진경과

□ 부처‧지자체 대상 종합계획 수립 방향 의견 수렴 : ’17.12월~’18.1월

ㅇ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18.1.18)

ㅇ 지자체 실무회의 개최(’18.1.31)

□ 부처‧지자체 현황 조사 및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18.1~4월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상 자료 요청 및 수합(1.23~2.14)
※ R&D사업 정책 및 사회문제영역 등

ㅇ 일반시민 및 전문가 대상 사회문제 인식 설문조사(3.15~3.21)
※ 일반시민(1,000명) 및 전문가(432명) 대상 사회문제 심각성 등 인식 조사

ㅇ 과학기술 인문사회계 전문가 대상 워크숍 및 의견수렴(3.15)

ㅇ 유관 R&D사업 정책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3월)

ㅇ 주요 사회문제 선정 및 중점전략 핵심 추진과제(안) 도출(~4월)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18.3~6월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등 구성(~3.8)

ㅇ 제2차 종합계획 수립 관련 주요사항 검토 회의 개최(3~6월)

※ 1차(’18.3.27), 2차(’18.4.19), 3차(’18.6.8)

□ 제2차 종합계획(안) 부처 의견수렴 및 안건 상정 : ’18.5~6월

ㅇ 부처 및 지자체 의견회람(5.9~5.25)

ㅇ 공개 토론회 개최 및 의견 수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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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 요구 증대 및 이를 위한 과학

기술의 사회적‧공공적 역할 부각

 ㅇ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현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 강화(참고1)

* 일반국민의 83%는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일반인 1,000명 설문, ’18.3)

 ㅇ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경제성장을 넘어,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 강화로 확장*

* 일반국민의 89%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보통이상으로 응답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 성과 창출과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ㅇ 일반국민이 과학기술의 과실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 필요성 증대

 ㅇ 국민에게 정부의 의지를 알리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감형 과학

기술정책 개발 및 체계적 소통기반 마련 필요

□ 각 부처 추진 사회문제해결R&D의 제도 지원 및 범부처 확산을 

위해「제2차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수립 추진

 ㅇ 부처별 사회문제해결사업* 및 정책 추진에 따라, 제도적 지원 및 

범부처 확산 강화 필요

* 개별부처(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 등), 다부처(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ㅇ ’13년 12월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14.1~’18.12)』에 대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필요 

※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 동법 시행령 제2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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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우리나라 사회문제 및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는 현재 심각한 수준인 반면, 해결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

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됨 

ㅇ (개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 (대상) 일반시민 1,000명(응답 완료), 분야별 전문가 432명 대상, ’18년 3월

ㅇ (심각성) 일반시민ž전문가 모두 국내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조사됨

※ 국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중 : 일반시민 83%, 전문가 77% (도표1)

ㅇ (문제해결 가능성) 일반시민ž전문가 모두 문제의 50% 이하만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역량으로 해결가능한 문제해결 정도(평균) : 일반시민 45%, 전문가 48% 해결 (도표2)

ㅇ (과학기술 역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비교적 높음

※ 과학기술의 역할이 보통이상(보통+높음) 응답 비율 : 일반시민 89%, 전문가 79% (도표3)

<도표1. 국내 사회문제 심각성>
Q.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표2. 문제해결 가능성>
Q. 사회문제 발생 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표3. 과학기술의 역할>
Q. 귀하는 전반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3 -

Ⅱ. 추진경과 및 법적 근거

1  주요 추진경과 

□ 부처‧지자체 대상 종합계획 수립 방향 의견 수렴 : ’17.12~’18.1

ㅇ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18.1.18)

ㅇ 지자체 실무회의 개최(’18.1.31)

□ 부처‧지자체 현황 조사 및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18.1~4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상 자료 요청 및 수합(’18.1.23~2.14)

※ R&D사업 정책 및 사회문제영역 등

 ㅇ 일반시민 및 전문가 대상 사회문제 인식 설문조사(’18.3.15~3.21)

※ 일반시민(1,000명) 및 전문가(432명) 대상 사회문제 심각성 등 인식 조사

 ㅇ 과학기술‧인문사회계 전문가 대상 워크숍 실시 및 의견수렴(’18.3.15.)

 ㅇ 유관 R&D사업‧정책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18.3)

 ㅇ 주요 사회문제 선정 및 중점전략‧핵심 추진과제(안) 도출(~’18.4)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18.3~6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등 구성(~’18.3.8)

 ㅇ 제2차 종합계획 수립 관련 주요사항 검토 회의 개최(’18.3~6)

※ 1차(’18.3.27), 2차(’18.4.19), 3차(’18.6.8)

□ 제2차 종합계획(안) 부처 의견수렴 및 안건상정 : ’18.5~6

 ㅇ 부처 및 지자체 의견회람(’18.5.9~5.25)

 ㅇ 공개 토론회 개최 및 의견 수렴(’18.6.1)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상정(’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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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개요 > 

 ㅇ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주요기능 >

 ㅇ 제2차 종합계획(안) 수립 관련 주요사항 검토 및 논의

 < 구성 >

 ㅇ (위원) 중앙부처(10, 국장), 지자체(8, 국장), 다부처특위(2), 과학기술계(4), 

인문사회계(4), 사회적경제조직(4) 등 총 33명

※ 위원장은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담당

 ㅇ (추진체계)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와 총괄지원팀으로 구성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

R&D부처
종합계획 수립 민관협의회

지자체
• 행안부
• 과기정통부

•
•

• 서 울 특 별 시
• 부 산 광 역 시

•
•

총괄지원팀

실무협의회

   - (민관협의회) 제2차 종합계획(안) 총괄 검토

   - (실무협의회) 안건 검토 및 부처‧지자체간 협의 진행 등

   - (총괄지원팀) 종합계획(안) 수립 총괄지원(협의회 운영 지원 등)

 일반시민‧전문가 대상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ㅇ 일반시민‧전문가 대상 사회문제 인식 조사(설문)

 ㅇ 전문가 대상 사회문제R&D 정책‧과제 의견 수렴(워크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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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근거 및 관련 계획과의 관계

□ 법적 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현안 등의 해결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ㅇ 시행령 제24조의6 의거『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수립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 성과확산, 제도·규정 

개선, 인식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행령> 제24조의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 동 계획의 성격과 타 부처 계획과의 관계

 ㅇ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범부처 종합계획  

   - 향후 5년 간(’18~’22)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과제 등을 포함하는 범부처 중장기 종합대책 제시

   - 개별부처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ㅇ 각 부처는 동 계획을 바탕으로 소관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소관 사회문제 분야에 대한 R&D사업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ㅇ 동 계획은 개별부처의 사회문제해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R&D사업 

체계 개편 및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

   -‘기술개발+실증’R&D사업체계, 다부처사업 전주기 컨설팅,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및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 우수성과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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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과학기술 관련 부처별 계획과의 관계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국민 참여 강화 
방향 제시

과학기술 최상위계획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전략4)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

주요 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다부처 종합전략 
및 생태계조성 

방안 수립

사회문제해결 범부처계획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

지역 
사회문제

주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추진계획(‘17)

(행안부)

↔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
(기재부 등)

국제
사회
기여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과기정통부, NRF)

↕ ··· ‧‧‧

특정 문제해결
실행을 위한 
상세목표 및 

이행전략 수립
(R&D 중심)

분야별 중장기 계획(R&D)
(법적 근거 : 관련 분야별 시행령 등)

재난재해 환경 감염병 ••• 국민생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행안부,

’18~’22)

제4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

인력 

육성계획

(환경부, 

’18~’22)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복지부, 

’17~’21)

•••

국민생활
연구 

추진전략
(과기정통부,

’18~’22)

※ 분야별 종합계획(R&D)은 특정 사회문제별 관련 R&D 포함 계획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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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국민생활(사회)문제 관련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 사례

재난
재해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행안부, ’18∼’22)

환경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인력 육성계획(환경부, ’18∼’22)

ㅇ (목적) 맞춤형안전서비스등재난및안전

관리과학기술을활용한국민안전 확보

ㅇ 추진전략 및 과제

ㅇ (목적) 환경문제선제대응과미래가치창출로

모두가함께누리는지속가능한미래구현

ㅇ 추진전략 및 과제

감염병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복지부, ’17∼’21)
국민
생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안)
(과기정통부, ’18)

ㅇ (목적) 범부처R&D 추진전략을 통해

국가 감염병 R&D 투자 효과성 극대화

ㅇ 추진전략 및 과제

ㅇ (목적) 국민생활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 적용 확산

ㅇ 추진전략 및 과제

◇ 분야별 종합계획은 소관 사회문제 분야의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로드맵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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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차 종합계획 성과 및 시사점

1  1차 종합계획 개요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중기 비전 및 전략로드맵 수립

◇ 국가가 해결해야 할 30대 주요 사회문제 및 10대 실천과제 제시

◇ 사회문제해결형R&D 개념* 정립 및 예산 반영
* 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사회문제해결을통해건강·안전·편의등삶의질을향상시키는 R&D

(비전) 사회 속의 과학기술, 더 행복한 대한민국

유형
로드맵 상 추진전략

30개 주요 사회문제
(*음영은 10대 실천과제)3대분류 10대분야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건강
- 질병극복
- 건강증진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독/우울장애

퇴행성 뇌·신경 질환

환경
- 건강피해 저감
- 환경오염방지

생활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오염
환경호르몬

문화
여가

- 문화향유 기회 다양화
- 생활권 여가인프라 조성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걱정없는
안심사회

생활
안전

- 위험환경해소 맞춤형 안전관리
- 먹거리 안전성 확보
- 사이버 안전성 확보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재난
재해

- 기상재해 예측·대응 강화
- 인적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감염병 대응 공공시스템 강화

기상재해
화학사고
감염병

방사능오염

에너지
- 전력수급 안정화
- 에너지복지

전력수급
에너지빈곤

주거
교통

- 주거환경개선
- 교통안전·편의 증대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더불어사는
어울림사회

가족
- 가족가치회복
- 가족기능지원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교육
- 안전한 학습환경
- 스마트학습 프로그램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
통합

-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지식·정보접근 불균형 완화
- 취약계층 사회인프라 불편요소 개선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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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성과

◇ 법적 근거 마련 및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지속 발굴 추진

□ (거버넌스) 제도 기반 강화 및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ㅇ사회문제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14.5), 관련 R&D사업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6.12), 사회문제은행 시범 구축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신설

 ㅇ사회문제해결형R&D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 수질오염(범부처 녹조연구협의체), 중독(인터넷게임 디톡스사업협의회 연구조정
위원회) 등

□ (계획) 범부처 사회문제해결 영역 및 추진전략 제시  

 ㅇ범부처 공동 비전․목표 수립 및 사회문제해결형R&D 개념 정립

 ㅇ 10대 분야별 추진전략 및 로드맵, 30개 사회문제 유형 제시

□ (실행) 10대 실천과제 R&D사업예산 반영 및 리빙랩 방식 도입

 ㅇ실천과제*별 공동기획을 거쳐 다부처 R&D사업 추진(’14)
* 먹거리안전, 방사능오염 등 10개, 총 1,343억원 규모(’15∼’17)

 ㅇ사회문제인식 및 해결과정에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수 

주체 참여*, 성과의 사회적 수용력 제고를 위해 리빙랩** 등 운영

* 시민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등 의견수렴 진행

** ‘먹거리안전’, ‘수질오염’, ‘환경호르몬’은 시민/환경단체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

□ (결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 성과 도출

 ㅇ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총 20개 다부처 사업(’14∼’18) 중 15개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참고4)

   - 일부 사업에서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 등 초기단계 성과 창출

※ ‘하천녹조 최적 처리시스템’ 시범 적용(서울시 성산대교 남단), 환경호르몬
대응 ‘저독성샴푸’ 사업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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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분야
(10대)

사회
문제
(30개)

(실천)과제명 관련부처
총사업기간 예산

(백만원)
’14-’17

주요 성과착수
년도

종료
년도

건강
중독/
우울장애

인터넷·게임
디톡스(Detox)사업

과기정통부 2014 2018 12,475

· 인터넷 게임 디톡스 대상
청소년 선별 및 병원 센터
연계(’17.1∼)　

산업부 2014 2019 1,523

여가부 2014 2019 150

문체부 2014 2019 2,732

복지부 2014 2018 3,598

환경

수질오염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

환경부 2014 2017 14,702 · 조류 제거용 응집제 대량
생산 및 판매(’16.7)　
· 하천녹조 최적 처리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서울시 성산
대교 남단 시범적용('16)

과기정통부 2014 2016 8,500

국토부 2015 2019 2,825

환경
호르몬

환경호르몬
통합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

환경부 2015 2019 4,487
· 저독성 샴푸 시제품 기술
이전 협의중('18년 완료 예상)　

과기정통부 2015 2017 6,500

식약처 2015 2019 2,500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산업부 2016 2019 1,440 ※ 추진시기가 짧아 성과
미확인(사업 추진중)환경부 2016 2020 2,000

생활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개선

환경부 2015 2019 2,100 　
· 공동주택단지 발효소멸기술
적용(경기도 안산시 634세대
단지 ’17.11)

　

국토부 2015 2018 5,171

농진청 2015 2019 1,500

과기정통부 2015 2019 1,500

생활
안전

성범죄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국토부 2014 2020 9,057 ·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인프라
구축 (인덕원지구,’17)
· 안양시 방법서비스 추가
구축·운영(’18∼’19)　

과기정통부 2014 2015　 1.950

산업부 2014 2019 1,410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복지부 2014 2018 574 ·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웹사이트 제작 및 전문인력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6.8)행안부 2014 2016 600

먹거리
안전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 부터
안전한 먹거리

식약처 2015 2019 1,500 · 환경유래 오염물질 DB를
통합한 “ECO Food Net”
구축(’17)
· 경북경산, 영천계란 DDT
검출농장의 잔류량 조사
(’17.8)

환경부 2015 2019 1,500

농진청 2015 2019 3,000

농식품부 2015 2019 7,336

해수부 2015 2019 1,790

사이버
범죄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과기정통부 2015 2017 4,200
· 신/변종 결제사기 악성앱
탐지용 백신앱(Anti-Malware)
개발(’17)

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2018 2022　

※ ’18년 신규 추진산업부 2018 2022　

경찰청 20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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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역부분(5개)은 이행점검 미실시

분야
(10대)

사회
문제
(30개)

(실천)과제명 관련부처
총사업기간 예산

(백만원)
’14-’17

주요 성과착수
년도

종료
년도

재난
재해

방사능
오염

방사능피해
예측 저감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2015 2019 3,350 · 웹기반 방사능오염 예측
시스템 구축 모델 개발(’17)

· 방사능 오염 식물정화용
후보식물체 및 배양방법
탐색(’17)

산업부 2015 2018 1,232

식약처 2015 2019 4,500

원안위 2015 2020 2,850

기상재해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

기상청 2015 2019 2,942
· 휴대용 공기청정기 ‘클레어’
개발(’16.12)

환경부 2015 계속 11,997
과기정통부 2014 2016 8,500

화학사고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행안부
2015 2019 2,540

· 화학사고 대응 안전대피
보호장비(보호구, 보호복)
및 성능평가 기준
개발 활용(’17)

2015 2018 432
2015 2018 3,800

환경부 2015 2019 1,800
농진청 2015 2018 900
산림청 2015 2017 600

감염병

감염병 조기감시
및 조기대응 기반

확보

복지부 2015 2019 8,000 ·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
운영(병원급 이상 2000여개
∼’17.9)

농식품부 2015 2019 5,171
과기정통부 2016 2020 5,480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공통기술 개발

복지부 2018 2022　

※ ’18년 신규 추진

과기정통부 2018 2022　
행안부 2018 2022　

식약처
2018 2022　
2018 2022　

환경부 2018 2022　
농식품부 2018 2022　
산업부 2018 2022　

소방안전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 무인 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운영

행안부 2017 2020 2,650

※ 추진시기가 짧아 성과
미확인(사업 추진중)

해경청 2017 2020 2,141
경찰청 2017 2020 1,198

과기정통부 2017 2020 9,583
산업부 2017 2020 8,384

화학사고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기술

개발

경찰청 2017 2024 1,742

※ 추진시기가 짧아 성과
미확인(사업 추진중)

과기정통부 2017 2022 2,375
산업부 2020 2023 0
환경부 2017 2024 1,834
소방청 2017 2024 688

방사능
오염

국가 차원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산업부 　 　
※ 예타 진행중(’17년 다부처
공동기획에서 선정)

과기정통부 　 　
원안위 　 　

주거
교통

교통혼잡 스마트신호운영
시스템 개발·구축

국토부 2015 2019 2,750 · 혼잡상황에 대응하는 차세대
신호운영시스템 아키텍처
개발(’18)경찰청 2015 2019 4,500

사회
통합

취약계층
생활불편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복지부 2014 2019 1,832

· 고령자대상헬스케어스마트홈
리빙랩 구축·운영(경기 성남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18.4)

국토부
2014 2021 8,834
2014 2017 11,206

산업부 2014 2019 3,200

농식품부
2014 2019 4,726
2014 2015　 500
2015 2016 1,198

23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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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 및 시사점

◇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및 대국민 소통 기반 실질적 문제해결역량

강화 필요

□ (거버넌스)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조정·지원 역할 미흡 

 ㅇ 1차계획에서 제시했던 ‘민·관협업체계’,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정책연구센터’ 미운영 등 정책조정 및 지원체계 부재

 ㅇ 부처 간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 활동 부족* 

* 다부처 협력 내용·수준에 대한 점검 및 환류 활동 부족

□ (계획) 국민생활 환경변화 반영 미흡

 ㅇ 연동계획 부재로 1차 계획 발표 후 추진된 개별부처 유관계획‧
사업 반영에 한계

 ㅇ 사회문제 특성상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에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추진은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소관부처가 사회문제 분야별 세부추진전략/내용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혁신본부)는 범부처 협업지원 생태계 조성에 주력

□ (실행)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및 체계적 지원 부족 

 ㅇ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협력 미흡*

* 시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대부분 일회성(설문, 인터뷰, 워크숍 등)

 ㅇ관련R&D사업 추진 전반에서 참여부처·기관 대상 체계적 지원 부족* 

* 사업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현장애로 해결에 한계

□ (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 성과 미흡

 ㅇ실증·실용화(Output)를 넘어선 사회문제해결성과(Outcome) 창출 부족

 ㅇ개발된 솔루션이 현장까지 도달하는 성과전달 및 확산체계 취약

* 사회문제해결R&D 성과지표, 평가기준 등 평가시스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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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해외/국내 주요동향

◇ (일반시민주도 혁신) 문제해결과정 초기부터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협력 촉진·조정) 범부처·다주체 역량 결집을 위한 촉진 기능 강화

◇ (실험적 학습 확대) 현장 중심(리빙랩 방식)의 사회문제해결 노력 확산

□ 해외

ㅇ (미국) 실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협력 강조*, 삶의 질
관련 기술개발**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사회혁신기금(SIF) : 사회혁신프로그램 자금 지원(기업·자산가 매칭펀드)
** QLTC(Quality of Life Technology Center) : 노인/장애인 대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및 연구개발 전 과정에 사용자 참여 장려

*** Challenge.gov: 사회문제해결 집단지성 플랫폼(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ㅇ (일본) 사회실험 기반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추진* 및 범부처
문제해결 역량 집중을 위한 프로그램디렉터 운영**

*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 저출산·고령화, 동일본 대지진 등 사회적
과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시스템 연구개발기구

** 혁신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 : 범부처 협력을 토대로 주요 사회
문제에 집중, 기초연구부터 실용화·사업화까지 폭넓게 해결방안 모색

ㅇ (EU) 범유럽 사회문제해결R&D 프로젝트* 추진, 유럽리빙랩네트워크
(ENoLL)** 결성 및 시민의 참여·역할 강화 지원

* Horizon 2020의 ‘Societal challenges’
** ’06년 EU의장국(핀란드) 등 19개 유럽 도시가 참여해 설립된 비영리
연합조직으로 ’10년 법인화 후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

□ 국내

ㅇ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복잡다기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사회혁신 정책 수립 추진*

*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일자리위, ’17.10), 국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추진계획(행안부, ’17.12) 등

ㅇ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확대*

*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과기정통부, ’18.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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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생활 환경변화와 사회문제영역

1  생활환경 변화와 사회문제

10대 분야별 40개 주요 사회문제

정신질환,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독, 퇴행성뇌신경질환

스트레스
심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기대수명
증가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실내공기오염, 수질오염, 환경호르몬

유해배출물
증가

도시화
확대

일회용품
사용 증가

문화 소외, 문화·여가 공간 미비
소득격차
심화

지역격차
심화

디지털격차
심화

화이트칼라범죄, 사생활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성범죄,
먹거리안전, 사이버범죄, 가정안전사고

디지털화 산업구조
변화

1인가구
증가

지진, 소방안전, 기상재해, 화학사고,
감염병, 방사능오염

이상기후현상
증가

재해
대형화·다양화

글로벌교류
증가

전력수급, 에너지빈곤

과도시화 자원사용
증가

가전기기
사용 증가

불량·노후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사회인프라
노후화

교통·물류량
증가

인구
집중

저출산,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성역할인식

변화
개인주의
확산 고령화

교육격차, 학교폭력
저출산
지속

경쟁
심화

다문화
사회화

노동의 차별,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경제사회적
불평등 정보화 일자리구조

변화

사회구조의 급변과 생태계 문제 심화

초연결사회 자아중심사회 도래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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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 기존 1차 종합계획(30개 문제)을 바탕으로 시민·관계부처·지자체가 

제기한 심각성·시급성을 기준으로 40개 문제로 확대

ㅇ 앞으로 이들 과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견 등을 계속 수렴, 신규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응

기존(1차계획 30개) 신규 (2차계획 10개)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ㅇ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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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10대 분야별 주요 사회문제 이슈(전문가 대상 설문결과)

10대분야 주요이슈 10대분야 주요이슈

1

건

강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등으로인한
‘경제적부담’⦁만성질환 관련 ‘고령화’,
‘장기간관리’⦁희귀난치성질환에따른
‘정신적 부담’

6

에

너

지

⦁전력수급관련 ‘전기요금
인상’, ‘환경문제’

2

환

경

⦁산업폐기물의 ‘환경오염
물질’⦁미세먼지의 ‘자동차배기
가스’, ‘사회적비용’⦁생활폐기물의 ‘환경오염’⦁수질오염의 ‘하천오염’,
‘식수부족’

7

주

거

교

통

⦁교통혼잡에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불량·노후주택 문제에
따른 ‘도시재생’

3

문

화

여

가

⦁문화·소외의 ‘접근성제약’,
‘지역격차’, ‘기회불평등’,
‘프로그램부족’, ‘경제적
부담’⦁문화여가공간미비의 ‘공급
부족’

8

가

족

⦁저출산 관련 ‘사회적
구조’, ‘주거비부담’⦁노인소외·자살문제 관련
‘사회적 배제’, ‘치매’,
‘세대갈등’, ‘노인빈곤’,
‘가족해체’

4

생

활

안

전

⦁사이버범죄의 ‘해킹’, ‘개인
정보유출’⦁사생활침해의 ‘위치정보
침해’⦁전자감시의 ‘사생활침해’

9

교

육

⦁교육격차의 ‘기회불평등’,
‘교육정보기술’, ‘계층
차이’, ‘지역차이’, ‘소득
차이’⦁학교폭력의 ‘사이버폭력화’

5

재

난

안

전

⦁화학사고의 ‘생활용품’,
‘화학물질누출’, ‘인체
유해성’, ‘피해예측’⦁지진의 ‘사회경제적부담
증가’⦁기상재해의 ‘발생빈도증가’⦁감염병의‘피해예측’, ‘백신
개발’

10

사

회

통

합

⦁이용약자편의부족대상인
‘노약자’, ‘장애인’⦁정보격차에 따른 ‘정보
접근제약’⦁노동의차별의 ‘성별차이’⦁의료격차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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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제 관련 정부 R&D 예산 현황

□ 사회문제 관련 정부 R&D 예산은 ’18년 기준 1조 1,754억 원으로

정부 총 R&D사업(19.7조)의 6.0% 수준임

ㅇ (추이) 최근 3년 간(’16~’18) 연평균 증가율은 12.8%임

※ (’16년) 9,245억원→ (’17년) 1조 898억원(17.9%증) → (’18년) 1조 1,754억원(7.9%증)

ㅇ (부처) 투자 상위부처는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국토부 순(’18)

        <’16년> <’17년> <’18년>     <’18년>

【 그림 1 】사회문제 관련 R&D사업 총예산 추이 및 부처별 예산규모·비중

* 기타 : 기상청 281억 원, 농진청 270억 원, 원안위 209억 원 등

ㅇ (10대 분야) 사회문제 분야별로는 건강(3,941억 원, 33.5%), 재난재해

(3,166억 원, 26.9%), 환경(1,339억 원, 11.4%) 순으로 높게 나타남(’18)

※ 주요분야연평균증가율 : 건강 11.9%, 재난재해 14.5%, 환경 5.9%, 생활안전 12.7%,
주거교통 12.7% 순

【 그림 2 】10대 분야 사회문제 관련 R&D사업 예산 추이(단위: 억 원)

* 복합 : 40개 주요 사회문제 中 여러 개의 사회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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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7  부처별 사회문제 관련 R&D사업 예산 현황(’18)

(단위 : 억원)

※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와 과기정통부 투자심의국 자료를 토대로 사회문제 관련

R&D 사업의 내역사업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

구분 가
족

건
강

교
육

문
화
여
가

사
회
통
합

생
활
안
전

에
너
지

재
난
재
해

주
거
교
통

환
경

복
합 합계

과기
정통부 　 2,539 　 　 　 646 　 900 82 428 355 4,950

복지부 37 875 　 　 91 　 　 506 　 3 138 1,650

산업부 　 521 　 　 6 13 228 137 　 447 57 1,409

국토부 　 　 　 　 65 　 　 166 917 167 　 1,315

환경부 　 　 　 　 　 　 　 173 　 237 　 410

식약처 　 　 　 　 　 330 　 61 　 　 　 391

해수부 　 　 　 　 　 41 　 304 　 37 　 381

기상청 　 　 　 　 　 　 　 266 　 15 　 281

농진청 　 　 　 　 21 33 　 211 　 5 　 270

원안위 　 　 　 　 　 　 　 209 　 　 　 209

행안부 　 　 　 　 　 　 　 50 　 　 117 167

농식품부 　 　 　 　 　 　 　 126 　 　 　 126

문체부 　 　 　 102 　 　 　 　 　 　 　 102

산림청 　 6 　 　 　 　 　 50 　 　 　 55

경찰청 　 　 　 　 　 　 　 9 21 　 7 37

합계 37 3,941 0 102 182 1,063 228 3,166 1,021 1,339 674 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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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전 및 목표

비 전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
- 과학기술로 사회문제 Down ! 국민행복 Up ! -

목표

오래된 문제도, 새로운 문제도 과학기술과 함께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회

과학기술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

혁신적 솔루션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해결성과 향유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Ⅰ. 
국민이 원하는 문제에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1.『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상설화 및 

범정부 정책연계 강화

2.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체계 개편 및 투자 강화

3.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

4.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추진

Ⅱ.
소통 협력 기반의

플랫폼형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

5.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7.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8.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

Ⅲ. 
현장체감형 성과
창출을 통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

9. 사회혁신과의 결합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10. 대국민 성과 체험 강화 및 문제해결 우수성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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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3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1  3대 전략

 국민이 원하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범부처 협력 체계』구축

 ㅇ 국민이 원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지자체가 함께 참여

하여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적 정책조정 및 지원 기능 정착

 ㅇ 정부R&D 예산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문제해결형 R&D사업 

개편

 ㅇ 다부처 R&D사업이 실질적인 사회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수행역량 강화 지원

 소통‧협력 기반의 플랫폼형『사회문제해결 생태계』구축

 ㅇ 일반시민,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소통·협력을 통한 개방형 문제해결 추진

 ㅇ 생태계 내 문제해결 역량 축적‧강화를 위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 및 확산

 ㅇ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줄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 전담지원조직 운영

 국민생활 속 성과창출 및『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강화

 ㅇ 지역의 문제해결역량을 강화, 국가균형발전·일자리 창출, 국제사회 

기여 향상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책과 유관부처 정책 간 연계 강화

 ㅇ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및 행동양식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문제R&D 성과 창출 촉진 및 홍보‧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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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별 핵심 추진과제

[전략 1]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그동안 앞으로

▪사회문제 소관 부처간 협업 

부족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해결 성과 부족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 발생시

적시 연구 지원 곤란

▪다부처 R&D사업 참여자의 

문제해결 경험 부족

⇨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지자체 협업 강화

▪현장적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 실용화 강화

▪긴급 연구 지원 예산 사전 

확보 및 적시 지원

▪사회문제해결력 제고를 위한 

다부처 R&D사업 자문 강화

핵심 추진과제

1.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상설화 및 

범정부 정책연계 강화

2.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체계 개편 및 투자 강화

3.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

4.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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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상설화 및 범정부 

정책연계 강화

 국가 차원의『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상시 운영

 ㅇ (역할) 다양한 국민생활(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민간 참여 협의기구

   - 종합계획 주요 실천과제 이행 실적 및 차년도 계획 점검하고, 

부처‧지자체별 관련 정책·사업 반영을 위한 업무 협의 

   - 국가 현안 국민생활(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 이슈를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 등 점검·자문

 ㅇ (구성) 중앙부처·지자체(국장급) 및 민간 전문가 등 35인 이내

※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고위공무원(실장급)

ㅇ (개최시기)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ㅇ (조직) 민관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과장급)와 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가칭)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에서 운영 지원

[실무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단의 역할]

실무
협의회

▪(구성)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부처·지자체(과장급)
▪(역할) 안건 검토 등 부처·지자체 간 실무적 업무 논의·협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문 영역별 외부전문가 추가
▪(역할) ① 주요 현안 관련 사회문제해결 R&D패키지 검토, ②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컨설팅 등 전문성 기반 자문 지원

□2  범부처 정책 연계 강화

 ㅇ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사회문제해결 정책이나 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노력

* 재난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행안부),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복지부) 등

- 지진, 침수, 화재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부처․기술 간 연계 및 

다부처 R&D사업 추진 등 부처 간 협업 강화

- 기술개발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체감될 수 있는 현장 적용 실증 

R&D사업의 확산 및 지자체 참여 확대



- 23 -

민관협의회 체계 및 구성

■ (개요)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 하에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구성 운영

▪협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하에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정책센터에서 실무 운영 지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앙

부처

행안부(재난안전)
복지부(질병관리)

과기정통부(국민생활연구) 등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종합계획 총괄)

지자체 서울시, 부산시 등

분야별 범부처협의체
(미세먼지, 재난안전 등)

 실무협의회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 지원)

R&D패키지자문단 다부처R&D전주기멘토단

■ (구성) 중앙부처·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위원장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고위공무원(실장급)
▪중앙부처 :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농진청 등
▪지자체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민간전문가 : 다부처특위,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사회적경제조직
※ 정부위원은 관련 R&D사업 예산 규모,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자문단) 문제해결 과정에 맞춰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상시 운영

자문단 ① R&D패키지자문단 ② 다부처R&D전주기멘토단

목적 국가 주요 현안 관련
사회문제해결 R&D패키지 검토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주요 단계별 멘토링 실시

대상 특정 사회문제 관련 각 부처
R&D사업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 기획

리빙
랩

이행
점검 사업화

*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정책적 미션 달성과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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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체계 개편 및 투자 강화

 문제해결형 ‘기술개발+실증’ R&D사업 체계 마련

 ① 다부처 R&D사업의 현장 적용 및 문제해결 강화

 ㅇ R&D사업 기획 시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실용화* 포함을 의무화하고, 

중앙부처 외에 지자체‧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기술개발 위주 → (변경 후) ‘기술개발+실증’ R&D사업 추진

- 지역 연계 리빙랩 운영, 비즈니스 모델 기반 사회적 활용 등 사업

요건 강화를 통해 실질적 문제해결 성과 창출 및 투자 확대 추진

- 특정 지역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다부처 R&D사업에 지자체(지역

수행기관) 참여 확대 유도

※ (기존) 3개 부처 이상 → (변경 후) 3개 부처 이상 + 지자체

ㅇ 다부처 R&D사업 추진 시 부처별 사업 단위를 내역사업 이상으로

구성하여 예산 평가 등 사업 관리의 효율화 촉진

* 기존 과제/내역사업 수준에서 내역/세부사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

[다부처 R&D사업 개선방향]

구분 그동안 앞으로

사업유형 ▪중앙부처 중심(3개 부처 이상) ▪지자체 참여 확대 (중앙부처+지자체)

사
업
요
건

사업
내용

▪사회문제 관련 기술개발 중심
▪실질적 사회문제해결 중심
- 기술개발 +실증 /실용화 의무화
- 비즈니스모델 기반 사회적 활용 확산 연계

추진
체계

▪다부처협의회 미구성 또는 운영
미흡
▪실증 단계에서 리빙랩 운영 미흡

▪사업참여 다부처협의회 구성 및 상설 운영
▪지역 연계 리빙랩 방식 도입

사업
최소
단위

▪과제 또는 내역사업 수준
※ 과제+과제, 과제+내역

▪ 내역사업 수준 이상(3가지 유형)
① (세부) 세부사업 + 세부사업 + 세부사업
② (혼합) 세부사업 + 세부(내역)사업 + 내역사업
③ (내역) 내역사업 + 내역사업 + 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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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 사회문제의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 추진

 ㅇ 부처별로 추진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을 특정 사회문제*  

중심으로 묶어서 예산 배분·조정 추진

*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폐기물 등 시급성 등을 고려, 특정 문제부터 우선 추진

- 범부처 차원에서 사회문제 정의부터 사업화 및 제도개선까지 포괄*

하여 검토하되, 실증 실용화를 필수적으로 포함

* 사회문제 정의, 문제수요분석, 솔루션 발굴, 기술개발제품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실용화, 사업화 및 제도 개선, 사회문제해결 성과 창출 등

 ㅇ 지원 대상 사회문제 R&D사업에 대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심의 추진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 검토 및 예산심의 절차(예시)]

문제 선정

➡

조사 분석

➡

예산 요구

➡

예산 배분·조정

➡

예산 심의

통합적검토대상선정
R&D사업요건분석

o 관련부처사업
현황 조사 및
통합 분석

대상
분야 사업요건에
맞춰 R&D부처
예산 요구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

민관협의회
(자문단)

혁신본부
(정책국),

각 부처
혁신본부
(투자국)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기존 방식(개별적) 사회문제해결 R&D패키지(통합적)

R&D 패키지

사
업
내
용
구
성

D부처
사회조사
R&D사업 D

A부처
R&D사업 A

B부처
R&D사업 B

C부처
R&D사업 C

E부처
정책연구
사업 E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인문/사회전문가(문제정의)
․지차체(솔루션 현장 적용)
․일반시민(사회적 이용자)

연구방식
변화

․리빙랙 방식 도입
(사회적 이용자 직접 참여)

A부처
R&D사업A

B부처
R&D사업B

C부처
R&D사업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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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 단위 리빙랩 구축을 위한 부처R&D사업 발굴 및 지원

ㅇ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 실용화 리빙랩(Living-Lab)*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부처의 기존 사업 예산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 일반시민 등 사용자 직접 참여 하에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리빙랩 연구지원 사업(사례)]

사업/추진과제(부처) 사업 내용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운영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지역문제해결
생활실험 지원(리빙랩 프로젝트)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과기정통부)

각종 국민생활 속 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
(국가현안문제해결형, 지역현안문제해결형 등)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경찰청)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Police-Lab) 운영

ㅇ 문제해결형R&D과제 선정 시 ‘대안경쟁형 R&D체계*’를 도입하고,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기회 확대

* 목표는 동일하나 문제해결 접근방식이 다른 복수 과제를 동시 지원

 지방정부 사회문제해결형 R&D 지원 방안 모색

ㅇ 균특예산 등을 통해 지역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발굴 추진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계획계약 등을 적극 활용토록 추진

ㅇ 지역 과학기술혁신기금을 활용한 지역 사회문제 분야 투자 확대

- 지방정부 R&D 투자 재원으로 설치 확산되고 있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기금*’ 내 사회문제영역 신설 검토

* 경기도는 출연금 등으로 마련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16.12), 그 외

광역시도는 기금 설치 추진 예정(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8.2)

- 지역별 사회문제 R&D 수요 발굴 및 지자체 주도의 R&D 투자 

지원 강화 (포괄보조금 지급시 기금을 신설한 지방정부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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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구조 개편 및 비즈니스 모델 시범 적용

①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예산 구조 개편 추진 

ㅇ 주요 사회문제영역 중심으로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예산 심의 

및 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구조 신설 검토

* (예시) 기초연구진흥, 우주개발진흥, 과학기술연구지원, 국민생활개선(신설) 등

②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유형 발굴 및 시범 적용

ㅇ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R&D사업 유형 및 사업기획방법 마련

*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정책적 미션

달성과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사업 유형화 기준 및 유형 마련

솔
루
션

유
형

제
품
혁
신

민간시장 기반 제품혁신형
- 사회문제의 발생/피해 저감
목적의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 또는
일반시민이 투자하여 수익을 공유

공공시장 기반 제품혁신형
- 사회문제의 발생/피해 저감
목적의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 정부가 보조금 지원 혹은 위험
분담 (벌금/인센티브)

프
로
세
스
혁
신

민간시장 기반 프로세스혁신형
- 혁신가치사슬 내 주체간 협력 혹은
이해충돌 해소를 통해 가치 창출

-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 또는
일반시민이 투자하여 수익을 공유

공공시장 기반 프로세스혁신형
- 혁신가치사슬 내 주체간 협력 혹은
이해충돌 해소를 통해 가치 창출

- 정부가 보조금 지원 혹은 위험
분담 (벌금/인센티브)

민간 공공
솔루션 구매 사용 주체

-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사용자 참여형 사업기획

프로세스 및 방법론 개발

ㅇ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유형화 및 사업기획 프로세스 방법을 

토대로 시범 적용

- 다부처 사업, 리빙랩 사업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에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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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8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분석 모형  

ㅇ 소셜 린 캔버스(Social Lean Canvas*)를 토대로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에 적합하게 일부 블록 수정·추가 및 작성 순서 맞춤화

* 소셜 린 캔버스는 뉴질랜드의 사회적 기업인 Akina Foundation에서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 분석 도구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9블럭)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를 갖는 비즈니스의 개발과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짐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안)>

∙ 목적(Purpose)
- 정책적/사회적 관점에서 추진목적 및 배경,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 등을 설명

∙문제(Problem)

- 해결 주목할
만한
사회문제를
정의

- 문제점(Pain)
단순화

- 수 요 / 공 급
측면 고려

∙ 솔루션(Solution)

- 문제해결을위한
접근방법및
핵심기능

- 환경/자원

∙고유의가치제안
(Unique Value Proposition)

- 다양한고객군이
직면한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단일혹은복합적
가치제안

High Level Concepts
: 한마디로설명
가능한 개념

∙공급자(Supplier)

- 제품및서비스
공급자

∙ 고객군
(Customer Segments)
- 구매자/사용자
(User)

- 수혜자
(beneficiary)

- 기부자/투자자
(Funder)

- 파트너(Partner)

Early Adapter
중심

: 초기 시장확대
주체

∙ 전달체계
(Channel)
- 고객군별
접근방식

- 판매, 보급,
마케팅, 홍보를
위한채널

∙원인(Cause)

- 문제의
발생원인

- 기존대안
(Alternatives)
한계(실패
요인)

∙ 핵심지표
(Key Metrics)

- 측정해야할
핵심활동및
성과지표

- 측정방법및
기준

∙ 비용 체계(Cost System)

- 고객 획득비용, 고정 유동비용, 지속적 유지
관리 등

- 비용주체

∙ 수익 체계(Revenue System)

- 수익모델(수수료, 판매, 보조금, 광고), 생애가치
(Lifetime Value), 매출-이익흐름등

- 수익주체

∙ 사회적 효과(Social Impacts)
- 문제해결을 통해 창출될 사회경제적 효과 및 이에 대한 측정가능한 방법(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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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

 긴급대응연구 예산 마련

ㅇ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 발생 시* 적시 지원을 위한 범부처 긴급대응

연구 예산 신규 마련 추진

- 초기에는 소규모 예산으로 긴급연구를 추진하고, 성과 검증을 거쳐

점진적 예산 확대 추진

* 재난 재해, 대형사고 발생 시 예산 미확보 상황에서 긴급 연구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외 유사 사례]

미
국

긴급대응연구프로그램 (Grants for Rapid Response Research, RAPID, 국립과학재단)
▪ (목적) 자연적/인위적 재난 및 대형사고, 예기치 못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긴급
대응을 위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기간/예산) 1년/최대 20만달러
▪ (특징) 연내 상시지원 가능, 과제제안서 간소화(에세이 형식의 2～5쪽 내외 분량),

프로그램관리자의 내부평가만으로 신속 선정(담당예산의 5% 자율선정 권한부여)
▪ (예) 허리케인 하비, 에볼라 바이러스, 웨스트 버지니아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영
국

긴급대응연구 (Rapid Response Research, 의학연구위원회)
▪ (목적)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 우려되는 이슈에 대해 필수
연구비의 신속한 지원 및 대응

▪ (기간/예산)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에서 기간, 예산규모 결정
▪ (특징) 과학패널의 즉각적 평가로 지원여부 결정(정식/동료 평가 면제), 신청서
유형과 품질에 의해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지원금 결정

▪ (예) 지카바이러스 대응연구(’16년 1월 1백만 파운드 지원)

 범부처 사업 운영 및 지원

 ㅇ 재난안전R&D범부처협의체(행안부)에서 긴급대응연구 필요성 검토 및 

인정 시 과기혁신본부 조율하에 관계부처 공동주관․수행

※ 과기정통부/행안부공동관리및수행(과기정통부 : 기술개발, 행안부 : 실증및적용확산)

[긴급대응연구사업 운영 절차(예시)]

실시여부 판단/
대상·분야 선정

(문제발생 후 3주 이내)

➡ 추진내용
조정·협의

➡ 공고 및 
연구단 선정

➡ 기술개발‧실증
(1∼2년)

➡ 성과 점검

재난안전R&D
범부처협의체(행안부)

다부처 특위
(과기혁신본부)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단
다부처 특위

(과기혁신본부)

ㅇ 긴급대응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추진(Fast Track 도입)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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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추진

 다부처 R&D사업 전주기에 걸쳐 컨설팅 하는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

ㅇ 다부처 특위에서 선정한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이 실질적

사회문제해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지원

- 민관협의회 내에 전문분야별 민간위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다부처R&D전주기멘토단(이하 ‘전주기멘토단’)’ 설치 및 자문 실시

- 신규사업은 사업기획부터 성과관리 확산까지 멘토 역할을 수행 

하는 전주기PM(Program Mentor) 지정·운영

※ 기존사업은 사업 이행 점검 시 컨설팅 중심의 멘토링 실시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실시

ㅇ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단계(사업기획, 연구수행, 사업점검,

성과확산)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자문 지원

- 연구성과가 사회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사업화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고려 및 사업 점검을 통한 환류* 보완

* 사회문제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보완(무빙타깃) 및 성실실패 인정

< 전주기멘토단 운영(안) >

단계 (계획) 사업기획 (실행) 연구 수행 (점검) 사업점검 (평가) 성과
관리확산

분야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모델기반

기획
리빙랩 이행점검 사업화

핵심
활동

비즈니스모델기반
사업기획지원
(공동기획)

리빙랩중심
실증·실용화
연구수행자문

사업이행점검및
개선자문
(평가환류)

비즈니스모델기반
사업화자문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기반 R&D사업

기획

연구수행·이행점검을
통한 환류

사회적 가치
기반 사업화

가능한사회문제해결형비즈니스모델사전탐색

ㅇ 문제해결 기여 정도를 중심으로 사업성과/평가 지표* 및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평가 시 적용

* 사회문제 해결 기여 정도, 사회·환경적 가치 창출 정도, 사회적 수혜자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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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

그동안 앞으로

▪수요자 참여와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채널 부족

⇨

▪국민참여,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체계적 축적 공유 활용 미흡

▪지식과 정보공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사회문제해결 경험과 지식의 
개별적 보유

▪생태계 내 문제해결역량 축적
및 확산

▪사회문제해결 정책의 총괄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부재

▪범정부 차원의 사회문제해결 
전담지원조직 운영 

핵심 추진과제

5.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사회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 운영

7.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8.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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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사회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ㅇ 현장수요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에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시민 전문가 참여형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 운영

- 생생한 현장이슈 발굴, 활용성 높은 해결방안 모색, 문제발생 시

적시 대응 등을 위한 일반시민과 연구자의 접점* 마련

* 주요 사회문제, 패키지 검토대상 문제 등에 대한 사회문제해결 동행단 운영

ㅇ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인문사회계가 함께하는 연구회 구성 운영

- 과학기술적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제시 등의 역할 수행

          < 일반시민‧연구자 네트워크 조직(안, 예시) >

조직 참여대상 활동내용 활동형태

사회문제해결
동행단

일반시민
+

전문가

지역현장 방문 및 인터뷰, 현장 이슈 조사 발굴 현장조사

사회문제해결방안 탐색, 정책대안 발굴 및 제안
온라인 /
워크숍

사회문제
연구회

과학기술계
+

인문사회계

상시 소통 교류 및 지식 정보 공유
온라인
허브

현안 발생시 신속한 이슈 논의 및 대안 제시 간담회

 사회문제해결 유관 조직과의 연계 강화

ㅇ 국민참여형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기존 부처 지자체 유관 

조직과의 교류 협력 확대

- 업무나 정보를 상호 공유 논의하는 유관조직* 간담회, 교류회 등 개최

* 스스로해결단(행안부), 스마트시티리빙랩(국토부 세종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국민생활과학자문단(과기정통부)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출연(연) 간 소통채널 제공

ㅇ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출연(연)에 소통 창구* 마련
* (예시) 문제별중점대응출연(연) 지정, 출연(연)별중소기업지원부서의역할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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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9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일반시민‧전문가인식 조사 결과  

◇ 과학기술이 사회문제의 보다 다양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대다수의 일반시민은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시민 간의 간극 존재

ㅇ (문제원인ž과학기술 역할) 문제해결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 창출 중심에서

프로세스, 행동, 법․규칙 개선 등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 필요
※ 일반시민은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법/제도의 부재ž취약(64%)’과

‘해결 프로세스의 부재ž미비(45%)’, ‘합의된 행동방식 부재ž미흡(43%)’을 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해결에 과학기술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응답비율이 31∼
44%로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일반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성과 창출과 실제

연구개발성과 간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 (도표1)

ㅇ (참여의사) 일반시민의 참여 경험은 매우 낮으나, 참여의사는 매우 높음
※ 93.7%의 일반시민들이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해본 경험은 없지만,

해결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67.5%)’고 답했으며, ‘기회가 주어
진다면 반드시/가급적 참여하겠다(80.5%)’고 응답

ㅇ (참여방식) 일반시민의 참여방식에 대해 일반시민ž전문가 간 간극 존재
※ 일반시민은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제시(51%)’와 ‘공공서비스, 정부과제 평가과정에

참여(48%)’하는 방식을 선호한 반면, 전문가는 ‘구체적인 원인분석(57%) 및 해결

방안도출(57%)’ 과정에 시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 (도표2)

<도표1. 사회문제 미해결원인과 과학기술 역할>
Q. (일반시민)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과학기술의 역할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를 골라주십시오.

<도표2. 바람직한 참여방식>
Q. 일반시민(/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참여

한다면 바람직한 참여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부족]사회문제 발생원인,  
발생과정에 대한 정보ž이해 부족 이메일이나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
[제품/서비스]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제품/서비스)이 
부재ž미흡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관심있는 
사회문제의 원인분석 과정에 참여

[행동]사회문제 발생 시 따라야 할 
합의된 행동방식이 부재ž미흡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회문제해결 방안마련 과정에 참여[프로세스]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및 절차의 부재ž미비 또는 

참여자ž이해관계자의 실수ž오류  일정한 기간동안 현장에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
[조직형성]사회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전담조직이 
부재ž미흡

 사회문제해결 관련 공공서비스나 
정부과제를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

[법/규칙]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한 
효과적인 법이나 제도적 기반이 

부재ž취약

 기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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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국가사회문제은행(NSIB) 구축 및 활용

ㅇ 다양한 경로(국민참여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등)를 통해 발굴된 사회문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국가사회문제은행 구축 운영

- 주요 사회문제 세부이슈별 원인, 이해관계자 맵, 해결방향 등이 

포함된 심층분석 브리프 제공

- 국가사회문제은행 자료가 관련 사회문제해결 R&D정책 사업 

발굴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온라인 공유

 참여 소통 강화 및 문제해결역량 축적을 위한 온라인허브 구축 운영

ㅇ (문제 발굴) 사회문제 점검 및 이슈 발굴 체계*를 마련

* SNS(트위터, 유튜브 등), 언론(기사, 뉴스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상시 사회문제 점검 및 이슈 탐지 추진

ㅇ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일반시민 사회적경제 조직 연구자·

기업 등) 간 상시적 온라인 소통 및 교류 촉진

ㅇ (해법 모색)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사회문제해결방안을

발굴할 수 있는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 창구 역할 수행

- 제안된 아이디어는 관련 기관 제공 및 R&D사업 과제 발굴에 활용

※ 우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경우 소정의 상금 지급, 맞춤형 사회문제해결 교육

프로그램 및 리빙랩 참여 기회 우선 부여 등

(관련사례) 미국은 2010년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플랫폼(challenge.gov)을 구축 운영 중

ㅇ (정보 제공)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자원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온라인 게시 공유

* 관련 출연(연)/사회적경제조직 목록, 다부처사업 전주기자문그룹 전문가명단 및

활동현황, 사회문제해결 성공사례, 리빙랩 사업 추진현황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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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문제해결역량 향상을 위한 경험 지식 공유 프로그램 운영

ㅇ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이행점검 

결과와 사업별 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장(워크숍, 포럼 등) 운영

* 리빙랩 운영, 인증 및 법‧제도 개선, 판로개척 사례 등

- 워크숍, 포럼 등 논의결과의 온라인허브 등록 및 공유*

* (공유대상) 부처, 지자체, 출연(연),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일반시민 등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교육 문화프로그램 마련

ㅇ 교육전문기관(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온라인 교육채널*을 활용

하여 일반시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학습 콘텐츠 제공

*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등

대상 교육내용 (예시)

일반시민
일상생활 속 사회문제가 정책 및 R&D사업으로 추진되고 해결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 과학기술 연구자들과의 소통방법 등

연구자

공무원

리빙랩 구축 및 활용 방안, 사회적 경제를 통한 R&D성과의 실용화 촉진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형 R&D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 교육참여자 대상 우대방안 마련(관련 연구과제 선정시 가점 부여 등)

ㅇ 일반시민 사회적경제 조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회문제해결형 R&D의 성과를 활용한 교실 밖 과학교육(지역주민을 위한

버스킹), 과학예술 프로그램, 체험(캠프)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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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

 종합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체계적 전담 지원

ㅇ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 민관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

활동 지원 등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전담 지원

* R&D패키지자문단, 다부처R&D전주기멘토단

ㅇ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 구성 및 활동 지원

* (가칭) 사회문제해결동행단, 사회문제연구회 등

ㅇ 국가사회문제은행을 구축하고 관련 자원 지식*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허브 구축 운영

* 사회문제해결 관련 조직, 전문가, 정책, 성과 현황 등

ㅇ 우수사례 및 성과 홍보, 사회문제해결 연감 백서 발간, 국제협력 

추진* 등 사회문제해결 성과의 사회적 활용 확산 지원

*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 강화

 사회문제해결 전략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지원 

ㅇ 과학기술 활용 문제해결 기반구축 및 활성화 연구 수행

- 미래사회 변화 및 사회문제 전망, 사회문제해결형 R&D혁신방안,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

ㅇ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

-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시행계획 수립, 사회문제

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이행점검 및 성과분석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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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현장체감형 성과창출을 통한 과학기술의 사회적가치 강화

그동안 앞으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정책과의 

교류 부족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확산이 제한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행동양식의 변화 
필요성 대두

⇨

▪유관정책과의 교류 협력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문제해결방식의 변화를 위한
사회문제해결R&D 우수성과의
대국민 확산 촉진

핵심 추진과제

1. 사회혁신과의 결합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2. 대국민 성과 체험 강화 및 문제해결 우수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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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혁신과의 결합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사회혁신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사회문제해결 지원 

ㅇ 지역 소통협력공간(행안부)을 활용한 주민참여 정기토론회 개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컨설팅 제공 등 사회혁신 정책*과의 협력 강화

*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추진계획(행안부, ’17) 등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리빙랩 R&D 사업 발굴·확산 추진

ㅇ 지역 맞춤형 리빙랩 정보 제공, 지역과 R&D수행 부처 기관 간 매칭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해결R&D 참여 기회 확대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기정통부, ’18) 등과 연계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ㅇ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R&D 교육과정*

개발·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과의 연계 지원 확대

*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교육프로그램, 리빙랩 구축 및 운영 방안 등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고용부 등 13개 부처합동, ’18) 등

ㅇ 사회문제해결R&D 성과 실증·확산 단계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의무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과의 협력 강화

*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중기부, ’18),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기재부 행안부, ’17) 등

 사회문제 연구성과의 개도국 지원 연계로 ‘국제사회 기여’

ㅇ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해결  

연구성과의 해외 이전 확산 지원* 강화

*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과기정통부)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지원, 글로벌
문제해결 등 개도국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통한 국제공동문제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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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0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정책과의 연계 예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제사회

기여

혁신본부 다부처 사업, 다부처R&D전주기멘토단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모델
교육프로그램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회문제
R&D 성과

지역의
기술기반
문제해결
활성화

지역별
문제해결
R&D의
특성화

사회적
경제교육
강화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개도국
지원

유관부처
주민주도

사회혁신 계획
등

(행안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관련 계획
(관계부처,

지자체, 균형위)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계획

(고용부 외
13개)

사회적
경제

추진현황
및 계획
(기재부
중기부)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NRF)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 개도국
지원 사업

기반공유

연구자 전문가 정보(혁신본부, 온라인허브), 소통협력공간 공유(행안부) …

※ 관련 부처 간 협의 채널은 민관협의회(부처간 실무협의회) 활용

분야
주관

부처 기관
계획명 사업 과제명 연계방안(예시)

지역

행안부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추진계획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 ‘공감e가득’ 사업 지원자 대상 과제 기획 컨설팅,
필요 디지털기술 컨설팅 제공
§ ‘스스로해결단’을 사회문제포럼에 초청하여 타지역
주민 연구자 등과 지역이슈, 해결방안 공유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 소통공간에 사회문제R&D 정기토론회를 개최하여
리빙랩 아이디어 및 사회이슈 발굴

과기정통부
제5차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

§ 해당사업 통해 구축된 리빙랩 전문가 pool 및 관련
정보를 온라인 허브에 공유
§ 리빙랩 지역과 부처 R&D기관과의 매칭

지방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지역 산학연 전문가 상시 교류 플랫폼(교류회,
연구회)과 사회문제연구회의 오프라인 모임 정례화

…

사회적
경제

고용부
교육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사회적경제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과학기술로 해결
하는 사회문제 등의 관련 교육과목 개설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

§ 소셜벤처 경연대회 우수 아이디어 중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중기부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 창업정보 종합플랫폼 내 소셜벤처 맞춤형 창업
정보에 R&D성과 이전 방안에 대한 정보 등 추가

소셜벤처 성장
촉진

§ 국내외 판로 확충 시 기업 CSV 등 민간재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

…

국제
사회
기여

과기정통부
(NRF)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지원, 글로벌 문제해결 등
개도국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

…

<유관부처 기관 정책과의 연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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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국민 성과 체험 강화 및 문제해결 우수성과 확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연구성과 체험 기회 확대

ㅇ 국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연구성과의 정기적 제공 및 공유

* 사회문제 연구성과를 읽기 쉬운 콘텐츠로 제공 등

ㅇ 사회문제해결R&D 성과 체험 행사 참여 지원

- 우수성과 100선 전시회(사회문제 분야 추가), 과학기술 박람회(대한

민국과학창의축전에 전담 체험관 개설) 등 성과확산 통로 확대

ㅇ 사회문제해결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로자(연구자, 전문가 자문단 위원,

일반시민 등) 대상으로 포상(장관표창 등) 제공

 연구성과의 실용 상용화를 위한 판로 지원과 법 규제 개선

ㅇ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서 파생되는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공공

구매*, R&D 바우처 등의 판로 지원 강화

* 공공조달연계형국민생활연구실증·사업화지원사업(과기정통부·조달청, ’19년 신규) 등

ㅇ 사회문제해결 기여 우수 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성과를 

온라인허브에 공개하고 민간기업*에 정보 연계 지원 

* 기업의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부서, 임팩트투자기관(재무적

수익, 사회문제해결에 동시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 등

ㅇ 사회문제해결R&D 특성을 고려한 관련 법 제도의 지속적 개선

- 연구성과의 실증 실용화 및 공유와 활용(인증, 표준화 등)을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 (예시) 사회문제해결 및 리빙랩 활동 촉진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정립, 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등 행정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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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 

 개선사항

구분
지금까지는

(1차 종합계획)
앞으로는

(2차 종합계획)
개선효과

문제
∙10대분야

30개 과제
➜ ∙40개 과제

∙사회문제 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

주체
∙중앙정부 위주
∙연구자 중심

➜
∙지자체 참여
∙시민·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현장 맞춤형 정책 추진
∙정책 수용성 제고

목표
∙기술개발․
확보에 중심

➜ ∙실증단계까지 의무화 ∙실질적 문제해결

추진
체계

∙부처별 분산 추진 ➜ ∙부처간 종합 연계 조정
∙정책 추진동력․
효과성 확보

긴급
연구

∙지원 곤란 또는
장시간 소요

➜ ∙지원 가능 ∙적시 대응

정보
공유 

∙없음 ➜
∙온라인 창구
∙사회문제은행 

∙노하우 축적․공유로
문제해결역량 강화

역량 
지원

∙없음 ➜
∙교육 및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민이 사회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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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기대효과

□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기존의 자원 활동 중심

에서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환경 성과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

ㅇ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 R&D패키지 예산 검토, 유관 정책 간

연계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환경 조성

ㅇ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수 있는 참여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질적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ㅇ 지역현장 문제 해결,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를 통한 성과 도출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 창출

□ 과학기술혁신역량과 사회혁신역량의 효과적 연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사회적 자본 확충

ㅇ 예산구조 개편, 신규사업 발굴 등 투자 강화, 과기혁신과 사회

혁신의 효율적 정책 연계*로 사회문제해결의 재정적 뒷받침 증가

* 한국은과학기술역량사회혁신역량간상관관계는분석대상 26개국중 18위(KISTEP, ’18)

ㅇ 국민과 지역사회가 문제 발굴에서 해결 과정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 과학기술혁신역량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혁신 역량과의 결합을 

통해 국가경제규모에 맞는 국민 삶의 질 실현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효과>

구분
역량
순위

삶의 질 기여도*

(현재 → 목표)
비고(삶의 질 기여도 향상 방안)

과학기술혁신역량
(과기정통부 COSTII)

7위/34개국
(’16)

34위(’16) →
20위(’27)

자원 활용역량 중심에서 탈피,
환경 성과 네트워크 역량 향상 필요

사회혁신역량
(EIU SII)

12위/29개국
(’16)

28위(’16) →
15위(’27)

재정적 뒷받침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
과학기술역량과 사회혁신역량의 연계 필요

삶의 질 향상 목표
(OECD BLI)

29위(’16)
29위(’16) →
11위(’27)

과학기술혁신역량 및 사회혁신역량의
삶의 질 기여도가 함께 높아질 경우

* OECD 주요 34개국 대상 분석 결과; OECD BLI(’16), 과기정통부 COSTII(’17), EIU SII(’16)를 활용 분석한 KISTEP 분석결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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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1 혁신역량(과학기술‧사회)과 삶의 질 활용 정도  

◇ 한국은 혁신역량(과학기술‧사회)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특히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세부역량 수준이 낮음

ㅇ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 ’16)은 세계 6위이지만 삶의 질 제고에
활용되는 정도는 분석대상인 OECD 34개국 중 최하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과 삶의 질 관계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부합하는 삶의 질은 세계 15위
수준이어야 하지만 실제 삶의 질 순위는 29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및 삶의 질 순위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은
환경>성과>네트워크>자원>활동 순이지만
한국의 세부역량은 활동(3위)>자원(6위)>
성과(10위)>네트워크(13위)>환경(23위)순임

과기혁신
역량 순위
(34개국)

국가
삶의 질

순위
(34개국)

과기혁신역량 세부 역량 순위

자원 활동 네트웍 환경 성과

1 미국 8 1 1 11 7 3
2 스위스 6 9 4 1 1 1
3 일본 23 2 7 7 19 4
4 독일 13 3 5 4 16 13
5 이스라엘 24 11 2 8 18 17
6 한국 29 6 3 13 23 10
7 네덜란드 10 17 17 3 2 5
8 아일랜드 15 19 27 5 9 2
9 핀란드 9 10 8 9 3 21
10 스웨덴 19 8 10 12 13 12

※ 활동 역량의 삶의 질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자료: OECD BLI(’16), 과기정통부 COSTII(’17), EIU SII(’16)를 활용해 OECD 34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KISTEP,’18)

ㅇ 한국의 사회혁신역량(EIU SII, ’16)은 세계 12위이나, 삶의 질 제고에 활용
되는 정도는 분석대상 29개국 중 28위에 그침
국가별 사회혁신역량과 삶의 질 관계

․사회혁신역량에 해당하는 삶의 질은 세계 19위
수준이어야 하지만, 실제 삶의 질은 29위

국가별 사회혁신역량 및 삶의 질 순위

․ 한국은 삶의 질에 영향력이 있는 재정
활동(19위), 시민사회(21위) 모두 하위권

사회혁신
역량 순위
(29개국)

국가
삶의 질

순위
(34개국)

사회혁신역량 세부 역량 순위

정책 재정
기업가
정신

시민
사회

1 미국 8 2 2 1 11
2 영국 16 1 5 4 14
3 캐나다 5 4 1 10 8
4 덴마크 2 8 4 11 2
5 벨기에 11 6 3 20 12
6 뉴질랜드 12 12 8 3 5
7 프랑스 18 3 13 22 20
8 독일 13 8 11 15 16
9 스웨덴 4 11 9 13 9
10 스위스 6 14 10 19 10
… …
12 한국 29 5 19 28 21

※정책, 기업가정신 역량의 삶의 질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자료 OECD BLI(’16), 과기정통부 COSTII(’17), EIU SII(’16)를 활용해 29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KISTE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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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향후 계획

ㅇ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 : ’18년 하반기

-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

ㅇ 문제해결형 R&D사업의 실증 체계화를 위한 리빙랩 가이드라인 및 

예산구조 개선(안) 마련 : ’18년 하반기

- 사업유형, 사업요건, 추진절차 등 리빙랩 사업체계 마련 등

ㅇ 특정 사회문제 R&D사업 패키지 유형 및 기준 마련 : ’18년 하반기

- 지원 대상 문제 분야 선정 및 사업 요건 제시 등 

ㅇ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유형화 및 시범 적용 : ’18년 하반기

-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사업기획 프로세스 및 방법 개발 등

ㅇ 2019년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시행계획 수립 : ’19년 1분기

- 종합계획 후속조치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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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추진시기 관련부처·지자체

[과제 1]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상설화 및 범부처 정책연계 강화

1-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상시 운영 ’18.하반기 중앙부처지자체

1- 범부처 정책 연계 강화 ’18.하반기 중앙부처지자체

[과제 2]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체계 개편 및 투자 강화

2- 문제해결형 ‘기술개발+실증’ R&D사업 체계 마련 ’18.하반기
과기정통부,
중앙부처

2- 지방정부 사회문제해결형 R&D 지원 방안 모색 ’19.상반기
과기정통부,

지자체

2- 사업예산 구조 개편 및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적용

’19.상반기
과기정통부,

기재부

[과제 3]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

3- 긴급대응연구 예산 마련 ’19.상반기
과기정통부,

기재부

3- 범부처 사업 운영 및 지원 ’19.상반기
과기정통부,
중앙부처

[과제 4]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추진

4-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 ’18.하반기
과기정통부,

중앙부처 지자체

4-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실시 ’19.상반기
과기정통부,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 5]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국민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19.상반기 과기정통부

5- 사회문제해결 유관 조직과의 연계 강화 ’19.상반기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등

5- 사회적경제조직과 출연(연) 간 소통채널 제공 ’19.하반기

과기정통부,
행안부,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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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6]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 운영

6- 국가사회문제은행(NSIB) 구축 및 활용 ’19.상반기
과기정통부,

중앙부처 지자체

6- 온라인허브 구축 운영 ’19.상반기
과기정통부,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 7]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7- 사회문제해결 경험 지식 공유 프로그램 운영 ’19.하반기
과기정통부,

중앙부처 지자체

7-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교육 문화프로그램 마련 ’19.하반기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

[과제 8]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

8- 종합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체계적 전담 지원 ’19.상반기 과기정통부

8- 사회문제해결 전략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지원 ’19.상반기 과기정통부

[과제 9] 사회혁신과의 결합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9- 사회혁신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사회문제해결 지원 ’19.상반기

과기정통부,
행안부, 균발위,

지자체

9-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19.상반기

과기정통부,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교육부,

행안부

9- 사회문제 연구성과의 개도국 지원 연계로 국제사회 기여 ’20.하반기 과기정통부

[과제 10] 대국민 성과 체험 강화 및 문제해결 우수성과의 확산

10-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연구성과 체험 기회 확대 ’19.하반기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등

10- 연구성과의 실용 상용화를 위한 판로 지원 및 법 규제 개선 ’20.상반기
과기정통부,

조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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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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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회문제해결형 R&D 개념

< 정의 및 범위 등 >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14∼’18) 발췌 수정 】

○ (정의) 개인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 전반

○ (범위) 삶의 질과 연관된 사회문제의 주요한 원인 및 현상을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기술개발 및

해당 성과인 제품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이의 사회적 활용 확산

※ 사회문제 :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 또는 개인이 속한 사회 차원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나 해결이 요구되는 현안 및 미래 이슈

○ (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化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최종수요자에게 전달되어 이용 활용됨으로써 실질적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

    ※ ODA와 연계한 적정기술 개발 관련 R&D도 포함

<기존 R&D와 사회문제해결형 R&D 비교>

구분 기존 R&D 사회문제해결형 R&D

목적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R&D․R&BD → R&SD*․R&SBD

목표 ∙과학 기술경쟁력 확보 ∙사회문제해결

특징 ∙공급자 위주 연구개발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기술 + 인문사회 + 법 제도 융합

주체 ∙연구개발부서 중심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결과
∙논문 특허 등 연구 산출물
기술개발

∙새로운 사회적 제품 서비스
(구체적 사회문제해결)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 기술공급중심이 아닌솔루션제공형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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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사회문제영역 및 사회문제 개요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정의 및 개념 구분

건강

만성질환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 오랜기간에 걸쳐 지속되며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아 장기간의 관리, 치료 등이 요구되는 질환
※ (예시)고혈압, 심근경색증, 당뇨병, 간경변, 관절염, 천식, 비만,
아토피질환 등

기존

희귀난치성
질환

동일질환의 환자수가 적으며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
※ (예시)혈우병, 루게릭병, 다운증후군, 백색증 등

기존

중독

의존적으로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충동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생활, 비도덕적·범죄적 행동 등을 초래하는 중독
문제
※ (예시)인터넷게임중독, 알코올중독, 도박 및 사행성 산업 중독 등

기존

퇴행성
뇌·신경
질환

뇌·신경세포가 노화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질환
※ 알츠하이머(치매), 파킨슨병, 헌팅턴병 등

기존

정신질환
지적장애

정서나 사고 등 정신적 상태의 변화로 본인 및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역할수행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혹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으로 지능 및 뇌신경 기능에 발생하는 장애
※ (예시)우울장애,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자폐증, 정신지체,
언어발달장애, 학습장애 등

신규

환경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전자폐기물(e-waste)*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운송·처리 등의 문제
* 소비자가 팔거나 기부하거나 버린, 낡고 수명이 다해 더는
가치가 없게 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

기존

실내공기
오염

가정이나 사무실, 학교, 병원, 지하시설 및 차량 등 일상생활을
하는 실내에서 유발되는 오염·유해 물질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기존

수질오염

폐수, 잔류 농약 등 외부의 오염물질들이 하천·지하수·해수
등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수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현상
※ 녹조현상 및 해수온도상승, 식물플랑크톤의 대량 번식 등
으로 인한 적조현상도 포함

기존

환경호르몬
산업활동을 통해 생성·방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서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 살충제, 제초제, 수지원료, 계면활성제 등에 주로 사용

기존

산업폐기물
산업체에 의해 점유된 건물 또는 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잉여물
※ (예시)폐유, 폐자재 등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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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정의 및 개념 구분

미세먼지
미세먼지(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며 일정한 시간동안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는 고형의 입자나 액상 미립자) 등이 원인이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재해

신규

문화

문화 소외
경제적·지역적·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나 불평등을 겪는 현상

기존

문화·여가
공간 미비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욕구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기존

생활
안전

성범죄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물리적 강제력 및 범죄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

기존

먹거리
안전

농수축산 식품의 생산·가공·저장·유통 등의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음식물 변형·감염 등의 사고와 식품의 유해성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기존

사이버범죄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 (예시) 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자 상거래 사기, 불법 사이트,
디도스 공격 등

기존

가정
안전사고

가정 내 생활환경에서 가전제품 및 가구와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상, 추락, 화상, 감전 등의 안전사고

기존

화이트칼라
범죄

사회적·경제적 계층에 있는 자가 그의 직업활동의 과정에서
자기의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

신규

사생활
침해

개인의 사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침해하는 문제

신규

가상증표
(통화)
부작용

지폐·동전과 같이 실물이 없고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되는 가상
증표(통화)*로 파생되는 범죄 및 금전적 정신적 피해
※ (예시) 가상증표(통화)를 이용한 투기, 도박, 비자금 조성 등
*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신규

재난
재해

기상재해
태풍, 강풍, 호우, 대설, 뇌우, 이상건조 등의 기상이 원인이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재해

기존

화학사고
시설 노후화 및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유출·폭발 등이 발생하는 사고

기존

감염병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통해 감염되어 집단 발병 및
유행이 우려되는 질환
※ (예시)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인수공통감염병, 쯔쯔가무시,
결핵 등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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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정의 및 개념 구분

방사능
오염

원자력 발전시설 및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병원 등
에서 방출된 인공방사능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신체·자연환경·
먹거리 등이 오염되는 현상

기존

지진
지진 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와 지진 대비 대응 등에 관한
문제

신규

소방안전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혹은 화재 예방 진압과 그 밖의
위급 상황을 구급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신규

에너지

전력 수급
가정 및 산업시설의 전기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응 미비로 전력
수급 안전성이 위협받는 문제

기존

에너지
빈곤

취사와 냉·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기존

주거

교통

불량·노후
주택

주택이나 건축물 등의 구조가 불안전하거나 비위생적이며 전기,
상하수도 등의 부대시설이 미비·노후하여 발생하는 문제

기존

교통혼잡
교통시스템의 수용능력에 비해 많은 교통량, 신호체계 미비,
운전자 특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기존

교통안전
보행 및 육상·해상·항공 교통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제반 안전문제

기존

가족

노인
소외·자살

노인들의 역할상실,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심리적 고립, 학대, 자살 등의 문제

기존

가정폭력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행해지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 및
폭력행위

기존

저출산
높은 양육비 부담 및 여성의 경력단절 등 사회적 여건 부족으로
인한 출생률 저하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신규

교육

교육격차
소득별, 지역별, 성별 등의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 및 교육환경
등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

기존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폭력
행위 및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금품갈취, 따돌림 등

기존

사회

통합

의료격차
소득수준, 계층, 지역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차별, 개인의 건강 격차 문제

기존

정보격차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

기존

취약계층
생활불편

신체적·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편발생의 문제

기존

노동의
차별

노동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서 육체적·정신적 능력
에서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나, 성, 국적,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문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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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일반시민·전문가 대상 사회문제 설문 결과   

□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10대 분야 및 40개 사회문제 중요도

 ㅇ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응답빈도수를 기준으로 중요도 분석 

 ㅇ (10대 분야) 생활안전(23.%), 환경(18.8%), 가족(13.8%) 순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중요도]

※ 사회문제별 중요도(심각성과 시급성 응답수*)에 비례하여 면적 산출
* 해당 사회문제가 가장 심각 시급하다고 선택한 응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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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요 사회문제 순위(상위 10개)]
순위 전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1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2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3 저출산 저출산 저출산 학교폭력 저출산

4 노동의 차별 노동의 차별 노동의 차별 저출산 노동의 차별

5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 노동의 차별 사이버 범죄

6 노인 소외/자살 노인 소외/자살 사이버 범죄 노인 소외/자살 학교폭력

7 사이버 범죄 먹거리 안전 노인 소외/자살 사이버 범죄 노인 소외/자살

8 먹거리 안전 환경 호르몬 먹거리 안전 취약계층 생활불편 정신질환

9 가정폭력 교육격차 정신질환 가정폭력 교통혼잡

10 정신질환 사이버 범죄 가정폭력 의료격차 가정폭력

순위 전체 대구 대전 광주 울산

1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2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3 저출산 저출산 저출산 노동의 차별 노동의 차별

4 노동의 차별 노동의 차별 학교폭력 노인 소외/자살 저출산

5 학교폭력 학교폭력 정신질환 저출산 지진

6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사이버 범죄 기상재해 학교폭력

7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 교통혼잡 학교폭력 가정폭력

8 먹거리 안전 생활 폐기물 의료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취약계층 생활불편

9 가정폭력 환경 호르몬 노인 소외/자살 사생활침해 기상재해

10 정신질환 노인 소외/자살 취약계층 생활불편 만성질환 사이버 범죄

순위 전체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1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

2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3 저출산 저출산 저출산 저출산 먹거리 안전

4 노동의 차별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 저출산

5 학교폭력 사이버 범죄 노동의 차별 노동의 차별 사이버 범죄

6 노인 소외/자살 노동의 차별 취약계층 생활불편 만성질환 노인 소외/자살

7 사이버 범죄 먹거리 안전 노인 소외/자살 노인 소외/자살 노동의 차별

8 먹거리 안전 정신질환 사이버 범죄 먹거리 안전 지진

9 가정폭력 환경 호르몬 가정폭력 가정폭력 생활 폐기물

10 정신질환 노인 소외/자살 지진 의료격차 가정폭력

순위 전체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

1 성범죄 미세먼지 미세먼지 성범죄 미세먼지

2 미세먼지 성범죄 성범죄 미세먼지 성범죄

3 저출산 학교폭력 저출산 저출산 저출산

4 노동의 차별 저출산 사이버 범죄 학교폭력 노동의 차별

5 학교폭력 노인 소외/자살 노동의 차별 사이버 범죄 지진

6 노인 소외/자살 먹거리 안전 환경 호르몬 취약계층 생활불편 교통혼잡

7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 먹거리 안전 환경 호르몬 사생활침해

8 먹거리 안전 만성질환 노인 소외/자살 중독 학교폭력

9 가정폭력 환경 호르몬 정신질환 정신질환 가정폭력

10 정신질환 의료격차 지진 만성질환 먹거리 안전

※ 지역별 응답자수는 각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산정



- 55 -

□ (일반시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통합 포트폴리오

ㅇ 사회문제 중요도*(일반시민 대상)와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해결가능성

(전문가 대상) 정도에 따라 사회문제 영역 구분

* 중요도 = (심각성 응답수 + 시급성 응답수)/2

ㅇ 사이버 범죄, 만성질환, 먹거리 안전 등 8개 사회문제가 상대적

으로 최우선영역(중요도와 문제해결가능성 모두 높음)에 해당

 [일반시민·전문가 통합 포트폴리오]

※ 중요도와 문제해결가능성 점수 중간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 고(高) 저(低) 영역 구분

[중요도 문제해결가능성 정도에 따른 사회문제 구분]

중요도
(일반시민)

문제해결가능성
(전문가) 사회문제

고

고 사이버 범죄, 만성질환, 먹거리 안전, 정신질환, 기상재해, 취약
계층 생활불편, 지진, 생활 폐기물

저 성범죄, 미세먼지, 저출산, 노동의 차별, 학교폭력, 가정폭력,
노인 소외/자살, 환경 호르몬, 교통혼잡, 교육격차, 의료격차

저

고
불량/노후 주택, 수질 오염, 산업폐기물, 화학사고, 정보격차,
퇴행성 뇌/신경질환, 방사능오염, 방사능, 실내오염, 희귀난치성
질환, 전력수급, 교통안전

저 사생활 침해, 화이트칼라 범죄, 중독, 에너지 빈곤,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가정 안전사고

※ 주요 사회문제 40개 중 일반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된 2개 사회문제(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소방안전)는 제외하고 38개 사회문제 대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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