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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024 ~ 2026년)

디자인으로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시민중심 디자인도시

5개계획 위계정립

공공 영역 (서울시 /지자체 실행)

사업실행 수단

“미래변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

시민 삶의 질 개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적용 기간

비전/목표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사회적 소외해소를 위한 디자인

일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

협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기본방향의 정합성

사업실행 수단

기본방향의 정합성

사업실행 수단

기본방향의 정합성

주요 사업
액티브 공공공간/ 일상회복 디자인

소외해소 디자인/ 약자동행 디자인

일상재난 예방 디자인/ 지속가능 환경 디자인

사회갈등 예방 디자인/ 세대공감 디자인

ESG협력 거버넌스/ 지역공헌 협력 디자인

5년 (2024 ~ 2028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도시

인지 Easy Seoul

약자 배려·포용 정책 확산

차별없는 문화도시 실현

선도적 스마트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확산방안 마련 

효율적 실행·관리체계 구축

친근한 UD

즐거운 UD

편리한 UD

나누는 UD

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울산 유니버설디자인 특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서울형 관광안내센터 개선

전 세대를 포용하는 초세대 놀이공간 조성

게임으로 만드는 학교 UD맵 및 교육 고도화



5년 (2024 ~ 2028년) 5년 (2025 ~ 2029년)

공공 영역 (서울시 /지자체 실행) 민간 영역 (기업/비즈니스 지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40 경관계획

살기좋은 서울(Livable Seoul) 

멋진 서울(Cool Seoul) 

똑똑한 서울(Smart Seoul)

풍경화가 되는

디자인서울 경관

경관형성 사업 연계/통합

사업실행 수단

기본방향의 정합성

사업실행 수단

기본방향의 정합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

기초지자체 지역형

공공디자인 사업

글로벌 도시로서

차별성과 이미지 구축:

Future Design 30

서울만의 ‘창의적 경관’을 만들자

매일의 일상에 ‘자연’을 느끼게 하자

활력 있는 ‘밤의 풍경’을 그리자

글로벌 디자인 품질로 혁신하자

역사와 미래의 공존을 보여주자

창의적 경관

연속적 경관

심미적 경관

기초지자체 지역형 사업: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공공디자인

Future Design 30: 

서울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공공디자인

경관가이드라인 수립하여 각종 사업의 

경관디자인 설계 지침 제공 (민간+공공)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5년 (2024 ~ 2028년)

디자인산업 기본계획

글로벌 디자인산업

허브도시

탄탄한 기반구축

디자인기업 자생력 강화

디자인으로 서울기업 육성

서울디자인 국제 위상 제고

디자인산업 온·오프라인 인프라 조성

디자인기업 상품화, 마케팅, 재도약 지원

서울 미래산업 디자인 개발 지원

국제 디자인 교류 활성화 지원

※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변경 가능 ※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변경 가능





본 계획은 2018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1차 기본계획(2021~2023)'에 이어 3년이 지난 후 

수립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2024~ 

2026)'이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의성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디자인을 통해 시민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함 

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2차 기본계획’은 1차에서 제시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도의 개념과 기본 방향을 고도화하고, 

지난 3년간 추진한 사업 현황 및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실현을 위해 ‘디자인으로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시민중심 디자인 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목표와 

전략,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쉽고 명확한 사업 가이드 제공을 

통해 확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시민중심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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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사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디자인을 통해 서울시민의 역량을 활용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조례상의 필수 계획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회문제 

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동 조례 제7조)

     •  민선 8기 정책방향 및 디자인서울 2.0 추진에 따른 변화를 체계적, 전략적으로 반영한 

실태조사 및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

1-1-1. 사업의 배경

7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7조)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2018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념 및 기본 추진방향을 제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설정

30개의 주요 시책과 시책별 핵심 사업 도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2021-20232021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23)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16개 주요 시책과 핵심 사업 도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2024-20262024

[그림 1] 사업의 배경



1-1-2. 사업의 목적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유형별로 조사·분석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제2차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1차 기본계획 수립(’20.12.)

8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문헌조사, 현장조사,

관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한

현황 및 동향 파악

효과적 확산 및 관리

운영을 통한 제2차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운영·관리 방안 제시

리서치 분석을 기반으로

서울시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추진전략 수립

국내외 정책 및

사업 분석을 통한

동향 파악

관련 동향

조사 및 반영

추진방향

및 전략수립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그림 2] 사업의 목적



1-1-3. 분석 내용

1-1-4. 조사 범위

     •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선도적인 디자인 정책 사업(사례 및 제도) 조사 및 분석

        - 민선 8기 정책방향 파악

        - 디자인서울 2.0과 연계한 정책 조사

        - 우선순위에 따른 과제 선정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추진 사업 기반 타 부서 핵심사업과 연계

        - 관련 디자인 정책 분류 및 분석

     •  공간적 범위: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사업범위

     •  시간적 범위: 2012~2023년

     •  내용적 범위: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사항(조례 제7조)

     •  주요 동향 조사 및 분석

        - 문제해결형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현황과 수요 조사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제도·사업 확산 또는 재확산 사례 조사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효과성 평가 자료 분석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사 시행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실태의 총괄적인 현황 조사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분석 설정 및 지표개발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사 설계 및 실사 수행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정책방향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정책방향 제시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목표

        - 추진방향을 위한 연구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계획을 위한 제안연구

9



조사 내용 조사 목적 조사 방법 조사결과

1-2. 연구 과정 및 방법

10

주제발굴 및

기초조사
유관계획 및
정책 파악 

조사·연구 기획을

통한 체계화

제도 및 사업

현황 파악 및

동향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추진전략 도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별 추진방안

구체화

2차 기본계획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실행형

사업 편람 제작

언론 및
연구 모니터링

조사 협조
관계망 구축

자치구 담당자
협력체계 구축

의제 발굴
기초조사

1차 기본계획
내용 분석

실태조사 및

핵심사업

발굴

제도 및 사업
현황 조사

공공데이터 수집
및 문헌조사

관련
동향 조사

전문가
정책자문

인식조사 설계
자치구

담당자 설문

추진전략 및

사업모델

개발

관계자 인식조사 서울시민 설문

추진방향 및
전략방안 구체화

사업 담당자
설문, 인터뷰

사업모델 개발 대상지 이용자 설문

사업 편람

제작

확산전략

수립

실행형
사업 가이드 구체화 2차 관계부서 FGI

의견수렴 및 보완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 편람 제작·확산
전략 수립

사업 편람 구성

세부 사업

추진방안

수립

실행형
사업 가이드 구체화

전문가 서면
자문 의견서

담당자 의견 수렴
1차 사업 담당자

FGI

세부사업 구체화
연구 워크숍 및
세부사업 구성

[그림 3] 연구 과정 및 방법



1-3. 기본계획 주요내용

11

1-3-1.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의의

     •  서울시는 국내외 최초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2018.1) 디자인 정책으로 

적극 추진 중임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해결의 대상 선정 근거와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함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의성 있는 실행 가능한 과정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밀접하게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는 효과적인 디자인 해결 방안임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필요 시점에 빠르게 대응하고, 쉽고 명확한 실행 및 실증 중심 

과정과 가이드 제공을 통해 확산성을 높임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

서울시 조례 중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원칙’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이 해결되기 원하는 사회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풀어내야 한다.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그 과정과 결과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서울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시 조례 중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범위’

1.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2.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3.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4.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5. 공중위생,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6.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7.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디자인



핵심 가치 주요 내용 시사점

첫번째로

수립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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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차 기본계획 분석

[그림 4]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차 기본계획 분석

· ‘사회적 회복력이 있는 시민중심 디자인 도시 구현’ 비전하에 

   정책과 교육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의 세 가지 기본 계획 전략 수립

· 10가지 주요 실행과제와 30개의 시책을 제시

·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① 사업 고도화 및 확산형

   ② 이슈대응형

   ③ 인프라 / 시스템 구축형으로 구분

정책 및 

사업분야,

시민 관심사 

중심의 이슈 

발굴을 위한 기준

· 사업분야 설계: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적용을 위한 11개 정책분야를

  대분류로 설정하고 하위에 중분류와 소분류로 구체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기본방향 및

사업 영역 구축

사업의 정책분야

및 우선순위

판단기준 설정

사업 목적에

따른

솔루션 조합

· 사회문제해결사업의 특성상, 디자인의 공공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i) 인식개선형, ii) 정보전달 및 행동강화형, iii) 시민참여 및 협업체계

   구축형, ⅳ) 문제발굴 R&D형으로 구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조합된 형태의 사업의 목적에 따라 솔루션을 조합할 수 

   있도록 함

사업의 체계적·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단기적 

세부 전략 해법 

제시

· (ⅰ) 거버넌스 활성화, (ⅱ) 사업의 효과성평가 체계화, (ⅲ) 대상별 

   교육 확대와 다각적 홍보 실시, (ⅳ) 가이드 마련을 통한 기반 구축 

   등의 다음 다섯 가지 세부 전략의 해법을 제시

·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확산

제시 가능한

솔루션

유형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안전/안심, 교육,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발전, 건강과 웰빙,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통/운송/이동, 주거/생활환경, 기후변화 대응/순환경제, 

    재난 예방과 대응, 공공서비스 혁신 등

· 우선순위 판단기준 설정: 서울시에 고유한 판단기준별 측정항목과

  세부기준을 설정

    서울시정 계획과의 연계가능성, 시민체감도, 문제해결의 중요도, 

    디자인적 실현가능성 등

  ① 문제발굴 오픈소스 데이터를 통한 시민참여형 플랫폼 활성화, 

  ② 서울시 내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난제 해결 시도, 

  ③ 미래지향적 방법론 기반의 혁신 시나리오 탐색 방법 등의 다각적 

      이슈발굴 전략 제시

· 사업의 효과성 평가의 체계화: 적절한 평가 전략이 사전에 계획 필요

  공급자 입장에서의 정책목표 달성과 더불어 시민 중심의 문제해결과 

  이해관계자간 협업 여부, 수요자 대상 효과성 평가 등 

· 대상별 교육 체계화: 공감대 형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대상별

   교육 추진체계 마련

·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 발주 시 과업지시서 작성, 체크리스트, 

  심의의 판단 기준 및 사후평가 유지 관리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과 원칙 제안



1-3-3.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2차 비교

     •  '21년에서 '23년을 기준으로 시행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차 기본계획과 

'24년부터 '26년까지 시행할 2차 기본계획의 내용 및 특성을 비교함

     •  1차 기본계획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도의 초기 추진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30개의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함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차 기본계획 (2021~2023)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념 정립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사업 영역 구축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시책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제시 가능한 솔루션 유형화 

이슈 발굴 개요를 정립, 사업의 정책분야 및 우선순위 판단 기준 설정

1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이슈 대응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요자 맞춤형

2

역량 강화를 통해 회복력을 높이는 융합조직형3

추진

체계

추진

방향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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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  2차 기본계획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도 및 사업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제도 강화를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

         - 1차 기본계획 시책사업을 고도화하고 실행방안을 구축하였으며, 실행 가능한 과정 

중심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쉽고 명확한 가이드 제공을 통해 확산성을 높임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2024~202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도 강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고도화 및 실행방안 구축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확산 방안 마련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구체적 협력 관계 및 사업 추진 가이드 제시

실행 가능한 과정 중심의 솔루션 제공

시의성을 반영한 사업 및 이슈 선정 과정 제시

1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이슈 대응형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동행형

2

시민 만족을 높이는 사전 예방 및 확산형3

추진

체계

추진

방향

특성

비교

비전

목표

전략

실행방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해소, 개선, 예방, 증진의 디자인 전략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디자인으로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시민중심 디자인 도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액티브 공공공간
일상회복 디자인

소외해소 디자인
약자동행 디자인

일상재난 예방 디자인
지속가능 환경 디자인

사회갈등 예방 디자인
세대공감 디자인

ESG협력 거버넌스
지역공헌 협력 디자인

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디자인

일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

협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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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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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태 조사 및 분석

2-1. 사업 추진 현황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은 '12년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을 시작으로 '14년 ‘인지건강 

디자인’과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15년 ‘디자인거버넌스’, '16년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자체 및 타 기관으로 저변을 확장하고 있음

     • 도입기('12)-확대기('14-'16)-발전기('17~'18)-심화기('19-'23)를 거쳐 확산기에 

접어들었으며 기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필요함

2-1-1. 개요

2-1-2. 사업 추진 과정

17

신규사업 착수, 시민이 느끼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디자인 접목

도입기2012

시범적용 대상지와 사업 대상, 사업 분야 등

사업을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시기

확대기2014-2016

효과성이 입증된 솔루션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여 확산하는 시기

발전기2017-2018

타 기관과 해외 국가로 확산하여 기존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기준 및 방향성 심화 시기

심화기2019-2023

기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의성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확산기2024-

[그림 7] 사업 추진 과정



2-1-3. 사업내용

사업유형

생활안심
디자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범죄 행동을 선제적으로 

분석, 예측하여 예방차원의 디자인을 도시 곳곳에 적용. 실제 영국에서는 범죄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는 등 셉테드(CPTED)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음

인지건강 
디자인

급속한 고령화, 치매노인 급증에 따른 어르신의 행태, 심리를 반영하는 주거와 지역 환경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 따라서 인지건강 저해요소를 낮추며 보행안전, 도전유도, 행동지원을 통해 

오감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개선하여 치매에 대응하는 인지건강 환경을 조성함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현대 사회인이 생애주기별, 상황별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 요소들을 파악하여 디자인을 통해 개선

함으로써 스트레스 감소 및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자 함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청소년 문화 및 생활행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문제(비행, 학교폭력, 디지털 과의존, 

신체활동 부족 등)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디자인
거버넌스

시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들(시민, 전문가, 디자이너, 기업 등)이 참여하여 

디자인으로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 정책을 실현함

세부 내용

2-1-4. 추진사업 현황

- 2019 은평구 구산동

- 2019 성동구 금호2,3동

- 2019 강동구 천호2동 등

- 2015 양천구 신월 1동

- 2019 성동구 금호 2,3동 등

- 2018 지하철편

- 2020 어르신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 2022 상담공간편 등

- 2018 마음풀

- 2020 동동동 프로젝트 등

- 2016 괄호등

- 2017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유도 디자인 등

인지 건강
디자인 
(2014~2022)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2014~2022)

디자인
거버넌스 
(2015~2022)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2016~2022)

생활 안심
디자인 
(2012~2022)

73건

19건

17건

25건

41건

2023년 사업

· 상황별·대상별 운동 약자의 신체·건강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 개발

1.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 디자인

·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러너스테이션

   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 새로운 경험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환경 조성

2.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골목상권 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3. 이슈대응형 생활디자인 개발

· 부서협력: 한강공원 내 ‘펀 스페이스’ 디자인 개발

                   서울형 가로쓰레기통 디자인 개발

· 기업공헌: 학대피해 아동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서비스디자인 확산

4. 디자인협력 프로젝트
    ‘서울디자인 X □’ 운영

· 서울형 상담공간 ‘마음정원’ 확산 및 보급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확산

· 올바른 공원문화 조성을 위한  증강현실(AR) 

   기반 스마트 체험형 디자인 개발

6. 공원 행동유도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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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업내용

[표 2] 추진사업 현황



2-1-5. 추진사업 효과성 평가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솔루션의 목적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공급자 입장에서의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초기에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시민을 중심으로 구현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전략 및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고 

       체계화하고 있음

     • 5개 사업(생활안심 디자인, 인지건강 디자인, 청소년 문제해결디자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디자인거버넌스)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를 측정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사업유형 측정 항목 주요 분석 사례 측정 결과

생활

안심

디자인

인지

건강

디자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디자인

거버넌스

- 이웃 관계 및 동네 사람에 대한 인식

- 동네 환경에 대한 인식

- 경찰 활동에 대한 인식

-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피해 경험 

-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

- 2019 은평구 구산동

- 2019 성동구 금호2,3동

- 2019 강동구 천호2동

- 절도범죄 44.4% 감소

- 폭력범죄 71.4% 감소

- 실내 가정 환경: 환경, 정서, 인지, 

   일상생활

- 외부 지역 환경: 대상자 특성,

   환경적 요소, 생활 실태

- 운동 선호도 및 시설 활용도, 

   신체 활동량 등

- 마음풀 공간 만족도, 활용도, 공간

   인식 조사, 공간 이용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정서적 특성 등

- 역사 내 헤매는 시간, 스크린도어 앞   

   대기자 수, 스트레스 감소율 등

- 뇌파(EEG)측정,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DSSF-K) 등

- 스트레스자각척도(PSS),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S-D) 

-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 유무,   

   한강공원 일대 이용자 수, 이용자 동선, 

   자전거도로 현황, 야간운행 사고발생

- 통학버스 내부 구조, 차량 운행 중  

   선생님 업무 내용, 운행 중 탑승자

   의 행동 특징, 하차 시 학부모에게   

   아이들을 인계하는 과정 

- 2015 양천구 신월 1동 - 만족도(길찾기, 인지거점 확보,  

   혼란 감소 등) 79.9% 증가

- 2019 성동구 금호2,3동 - 길찾기 56.5% 향상

- 산책·외출빈도 39.9% 향상

- 안전사고 24.4% 감소

- 2018 마음풀 - 장소 이용자의 만족도 76.4%,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등 

   긍정적 영향

- 2020 동동동 프로젝트 - 신체활동량 45.2% 증가

- 운동 선호도 50.1% 증가

- 도움이 된다 65.1% 등 행태 긍정적 변화

- 2016 괄호등 - 교차로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교통문화

   의식을 제고하며 무단횡단을 방지

- 2017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유도 디자인

-  경제적이고 간단하게 제작·설치가    

    가능한 솔루션으로 좁은 골목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쉽게 적용

- 폭력범죄 40% 감소

- 2018 지하철편

- 2020 어르신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 2022 상담공간편

- 길 헤매는 시간 65% 감소

- 올바른 위치 대기자 70% 증가

- 자기조절지수(SRQ) 24.1%

- 항스트레스 지수 좌뇌 5.5%, 우뇌 8.5% 향상

- 항스트레스 지수: 

   좌뇌 13.1% , 17.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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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추진사업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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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 확산 현황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처에서 수행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제도 현황 파악

ㅇ 목적 및 필요성

     •  2012년 범죄예방 디자인을 시작으로 국내외 최초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도를 실시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법·제도 확산 현황을 시계열적, 내용적으로 분석

ㅇ 조사내용

ㅇ 법·제도 확산 현황

2-2-1. 관련 법·제도 확산 현황

법·제도명 주요내용 시사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자치

경찰

제도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연구사업

-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시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곳에 치안력 집중, 체감 안전도 향상  

- 서울 어디서든 안전할 수 있는 「안심 치안 서울」조성

-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약자와 함께, 시민과 함께, 동행 치안 활성화, 실제 지역치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 더 안전한 서울로 가기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실현

- 구체적인 관계 기관 협력과 체계를 명시해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

- 시범사업과 구축사업 및 시설 등 확산성을 

   고려한 디자인 관점의 접근을 조례를 통해 

   시도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정 후 서울시 자치구 

    18곳에서 관련 조례 제정

권장형 조례안

- 장차 공공디자인의 개념 확장에 대비하고, ‘통합’형 조례안으로서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

- 일반형 조례안과는 달리,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총칙의 장으로 구성함으로서 3개 분야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종합

   하여 규정하고 장의 구분도 달리함

일반형 조례안

- 각 장별로 공공디자인 3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에 맞게 사용하려는 것

- 디자인 영역별 특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가능하고, 기존 조례  

   내용을 최대한 살려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합형 조례 개편에  

   따른 변화나 해석 변경 등의 혼란 최소화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에 

   영향을 받아 기존 범용디자인,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국한되어 있었던 

   디자인 영역이 확장됨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생활안심 

   디자인,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디자인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후조치 위주의 

   방어적인 범죄 대응에서 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 등을 통한 예방 차원의 

   범죄예방 디자인이 제도화되고 확대됨

[표 4] 법·제도 확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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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관련 정책·계획 확산현황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정책 및 계획 연구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영향력 및 확산 

방향성 파악

     • 공공기관 및 타 지역에서 수행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정책·계획 현황 파악

ㅇ 목적 및 필요성

     • 2012년 범죄예방 디자인을 시작으로 국내외 최초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도를 실시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정책·계획 확산 현황을 시계열적, 내용적으로 분석

ㅇ 조사내용

ㅇ 정책·계획 확산 현황

정책·계획명 주요내용 시사점

제 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청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지방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H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셉테드 정책 추진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단

셉테드

연구회 발족

사회문제해결형 

R&D 성과보고

고령자 복지주택

인지건강 디자인

적용방안 연구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 실효성 높은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사업이 중앙부처의 

   디자인 활용 정책 및 계획에 

   긍정적 선례로 활용

- 안전과 편의 증진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연계된 디자인 

   정책 및 제도에 영향을 미침

- 공공기관 제도 확장을 위한

   연구 추진 주요 사례로 채택

- 공공기관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근거 자료로 활용

- 액팅 에이징(Acting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디자인 

- 자발적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 사회 안전망 기반 성범죄 예방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 고령자가 가능한 한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 공간별 인지건강 디자인

   계획 가이드라인과 적용 아이템을 제시

- 기존 설치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스스로해결단과 함께

   현장점검 및 기타 요구사항을 전문가와 협의

- 주민들은 전 과정에 단계별로 참여

-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색채디자인을 입혀 감성을 키우고 학습 능률 증가

- 주의력 40%, 집중력 27% 상승 및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평균 

   20.7% 감소

-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CPTED) 사업 추진

- 셉테드(CPTED) 전문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 셉테드(CPTED) 법·제도 기반 조성

- 2016년 8월 시행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단위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의 방향을 제시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산업안전,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친화, 에너지절감, 자원순환 5대 분야 중심 추진

- 학회와 연구소의 특화된 연구·지원체계와 결합해 학술이론과 현장

   사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해 균형 잡힌 셉테드 연구 결과를

   도출

[표 5] 관련 정책·계획 확산 현황



2-2-3. 사업 확산현황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1차 기본계획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 확산 현황을 파악

• 공공기관 및 타 지역에서 수행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제도 및 사업 현황 파악

ㅇ 목적 및 필요성

     • (조사대상) 조달청 입찰 공고,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보고서 및 공공데이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작(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 보도자료(2012-2023)

     • (조사방법) 사업 유형별 사업내용에 따라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도자료 및 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

ㅇ 조사대상 및 방법

22

구분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달청

중앙행정
기관 및 
관련 공공 
기관

보도자료

지방
자치
단체
(사이트, 

공공데이터

기반 자료 조사)

입찰 공고 검색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열린의사회

구세군자선냄비본부

대한노인회중앙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한적십자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정보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5개 자치구 세종특별자치시청 충청북도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충청남도청

대전광역시청 강원도청 경상북도청

대구광역시청 전라남도청 경상남도청

울산광역시청 전라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부산광역시청 충청남도청 광주광역시청

기타

기타 자치구 소속 관련 기관

주요 포털사이트 기반 시기별 키워드 중심 조사

행정안전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설공단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교통안전공단

교육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타

- 연도별 사업 유형별 키워드 검색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및 대상 수상

- 기관 홈페이지 조사

- 보고서 및 공공데이터 수집

- 유형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수집한

   보도자료

- 기관 홈페이지 조사

- 보고서 및 공공데이터 수집

- 유형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수집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된 사업 중심으로

   심층 조사

-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된 사업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심층 조사

- 사업 유형별 핵심 키워드 기반 연도별

   전수조사

[표 6] 사업 확산 현황 조사대상 및 방법



• 생활안심 디자인 • 인지건강 디자인

•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ㅇ 사업별 확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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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략별 조사 키워드 도출

* 조사방법 참조

*기준연도: 2014~2022

조사 키워드에 따른 사업 추진 데이터

- 2017년 이후 용어 확산 

- 국내외 18개 기관 벤치마킹

- 예방 및 증진사업 관심도 증가

246
Step1

신체강화
정서안정

오감촉진 등

어르신
건강마을

치매예방 등

인지건강디자인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디자인 외 2건

Step2 Step3

83 5

인지건강
디자인

47.4%

15.8% 15.8% 10.5% 10.5%

치매
안심마을

치매예방
디자인

어르신
놀이터

어르신
건강마을

사업전략별 조사 키워드 도출

* 조사방법 참조

*기준연도: 2016~2022

조사 키워드에 따른 사업 추진 데이터

Step1 Step2 Step3

152

일상생활 스트레스
삶의 질 향상

노인 스트레스 등

노인 우울감
상담공간

심리치유 등

스트레스해소디자인,
스트레스프리디자인,
정신적 건강 외 3건

87 6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20% 20%

60%

심리
치유

정신적
건강

상담
공간

디자인

노인 우울감
해결 디자인

- 구체적인 대상 및 공간 사업

- 선도적인 지역 및 기관 사업 주도

- 관련 기관 컨설팅 및 홍보

생활안심
디자인

8%

39%

1%

52%

CPTED 골목길
범죄예방

안심·안전
마을

사업전략별 조사 키워드 도출

* 조사방법 참조

*기준연도: 2012~2022

조사 키워드에 따른 사업 추진 데이터

170
Step1

영역 인지성
어린이 안전공원
막다른 골목 등

CPTED
골목길 범죄예방

안심마을 등

생활안심디자인
CPTED
외 2건

Step2 Step3

126 4

- 범죄예방을 통한 심리적 안심 증대

- 디자인 영역 확장

- 자치구, 군 단위로 주체 확장

사업전략별 조사 키워드 도출

* 조사방법 참조

*기준연도: 2014~2022

조사 키워드에 따른 사업 추진 데이터

청소년
문제
해결

디자인

학교
폭력예방
디자인

디지털
과의존

학교 밖
방과후
공간

청소년
신체
활동
유도

청소년
친화
공간

학교
공간
혁신

학교
개선
사업

45.4%

9% 9%
18.2%

18.2%

- 학교밖, 방과후 공간적 범위 확장

-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

- 관계 완화 및 내·외적 원인 고려

277 161 8

신체활동 유도
또래관계

비행청소년 등

디지털 과의존
학교개선사업

청소년 친화공간 등

청소년문제해결디자인,
학교폭력예방디자인,
학교 공간 혁신 외 5건

Step1 Step2 Step3



[표 7] 국내 동향조사 내용 24

     • 서울시 디자인 정책, 비전, 사회조사 등 폭넓은 연구 분석을 통해 2차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체계 수립 초안 도출

     •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시의성 있는 의제 반영

     • 세계 도시 종합력 순위(GPCI) 상위 5개국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례를 통해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참고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이슈에

       따른 서울시 2차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시책사업 발굴에 참고

ㅇ 목적 및 필요성

     • (조사대상) 서울시 홈페이지, 통계청, 보도자료, 국외 기관 홈페이지

     • (조사방법)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에 관한 동향 분석

ㅇ 대상 및 방법

ㅇ 조사내용

2-3. 관련 동향조사

구분

정책 방향

유관
사회조사

조사 항목 주요 내용

     •  (국내 동향조사)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 비전의 지향점을

 파악하고, 유관 사회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방향성 도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디자인서울 2.0

서울비전 2030

- 디자인 행정 구체화를 위한 5가지 디자인 전략: 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 디자인

- 향후 10년 서울시 비전을 담은 4가지 미래상: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 감성도시

도시정책지표 조사 보고서 - 시책 추진의 근거자료 활용을 위한 서울시의 현 상태를

   과학적으로 조사 및 분석

2022 서울시민 관광 실태조사 - 향후 1년 간 서울 내 관광 시 희망 활동 설문 결과 자연경관  

   감상(31.7%), 휴양/휴식(30.7%) 순으로 조사. 

   등산/트레킹 관광 의향은 전체 응답자의 60.3%가 긍정적

폭염과 서울시민의 생활양식 변화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방향

- 폭염대책, 시민 생활변화에 대응, 열환경개선전략 필요

-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

- 부문별 전략계획: 삶의 질, 도시 경쟁력, 가치와 방향

서울시 민선8기 시정공약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사회조사

서울시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사회 불안요인은 국가안보, 

   경제적 위험, 환경오염, 인재, 자연재해 순

통계청 사회조사
-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코로나19, 건강 등 서울시민의

   주요 사회 불안요인 파악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비전으로 미래상, 정책목표 발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서울시민이 뽑은 핵심 가치: 

   삶의 질, 도시 경쟁력, 균형발전, 포용, 혁신, 공유



[표 8] 국외 동향조사 내용25

구분

국제기구
의제 및
정책

해외 주요
도시 사업

기관 주요사업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범지구적 목표와 

     169개 세부사업을 통한 포용적, 회복적, 지속적 의제 

- 자연재해, 인프라, 테러 등의 충격 및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지침 제공

- 도시 계획자, 건축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 디자인 계획 및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도시 기반 시설 및 인프라 확대

   지속가능하고 포괄적 발전을 위한 도시 디자인 정책 

- 시민 건강을 고려한 신체활동 유도 디자인

- 각 세대간 맞춤형 공간 및 통합 공간 조성

- 거주지에 액티브 디자인을 접목시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증진되는 신체 활동

- 고령자가 느끼는 고령화에 대한 신체적 불편함 및 

   심리적 소외감을 배려한 디자인을 통해 고령자들을 

   위한 일상복지 실현 및 고령화 대비

-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 주거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형식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 도쿄형 지속가능 모델의 글로벌 확산

- 저출산 문제 등 인구 구조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 서비스 전략 구체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EU - Net Zero

사회적 과제 Horizon 2020

European Mental Health Week

The Design Value Framework

Transform Ageing

Living Well with Dementia

Healthy placemaking

The London Plan 2021

Smart London Plan

Active Design Guideline

2017 Stair Week challenge

Elmhurst Community Library

Prospect Plaza

Aging in Place Guide for Building 

Owners

Resilient Cities Network

- 기후 중립적이고 스마트한 유럽 도시 달성을 위한 

   기후중립 및 스마트 도시 지원을 위한 목표

- 시민의 건강, 식량안보, 에너지, 이동성, 안전, 

   지속가능성에 대한 유럽 연합의 혁신 활동 지원

- 인권, 회복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한 정신 건강 지원 및 

   공중 보건을 통한 기후 위기 완화

UN

EU

R-Cities

런던

뉴욕

도쿄 Tokyo Bay eSG Project

Future Tokyo_Tokyo Sustainability Action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tility pole removal project

Our Place

Team 2.07 Project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제별 행동전략지침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접근 

- 도시 실험 전개 및 효과성 실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다양한 사회구성원 포용을 위한 디자인 개발

-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비 도시환경 정비 체계화 및

   시민 대상 일상재난대비 훈련 강화

- 세대별 사회문제 유형화 및 프로그램 개발

파리 Plan Biodiversité de Paris

Quartiers d'Innovation

Solidarité à PARIS

Académie du Climat

- 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해 해결안으로 활용

- 국가정체성 확립에 디자인 접목

- 다양한 세대와 대상을 고려한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워크숍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 시민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케어를 위한 프로그램

-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용하는 맞춤형 시스템 및 

   상호작용을 위한 툴킷 개발

싱가포르 DESIGN 2025

School of X

DEAC 2050

Beyond the Label

     •  (국외 동향조사) 유관 국제 기구와 세계 도시 종합력 순위(GPCI)를 기반으로 세계 5대 도시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사업 동향 분석



[그림 8] 국내 동향조사

2-3-1. 국내 동향조사

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디자인 정책 방향

· 디자인 행정 구체화를 위한 5가지 디자인 전략

   : 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디자인

·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서울의 디자인 

   정체성 정립을 위해 55개 세부 사업 추진

디자인서울 2.0

사회적 현상과 변화에 따른 선제적 사업 추진 필요

· 2030년까지 향후 10년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

·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목표로 함

· 서울비전 2030의 미래상: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서울비전 2030

· 시책 추진의 근거자료 활용을 위해 서울시의 현 상태를 과학적으로 조사 및 분석

· BSC지표 (보육, 문화환경, 교통, 보행 만족도) 등 자료 수집

팬데믹 이후 도시 기능 회복 강화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

· 뉴노멀 시대 ‘변화하는 생활양식’을 담을 새로운 도시공간 구축 필요

·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도시공간의 방향성 제시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 지향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 필요

· 보건, 복지, 가족 등 사회 전반적 국민의식 조사

·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불안요인은 국가안보, 경제적 위험, 환경오염, 인재, 

   자연재해 순

2022 사회불안요인

·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코로나19, 건강 등 서울시민의 주요 사회불안요인 파악

통계청 사회조사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비전으로 미래상, 정책목표 발표

· 4대 정책목표 16개 세부분야 총 244개 세부사업 추진

서울시 민선8기 시정공약

· 서울도시기본계획 부문별 전략계획: 삶의 질, 도시 경쟁력, 가치와 방향

· (회복탄력성 강화,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확산, 글로벌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 지향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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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외 동향조사

회복적 관점의 디자인 역할 확대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포용적 사회문제해결형 디자인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공헌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접근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이슈대응형 디자인

2-3-2. 국외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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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의 회복력 있는 도시 (100RC)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 도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회복을 위한 전략을 활용하여 계획

Resilient Cities Network (2013, R-Cities)

·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관련된 영역 (자연, 기후 변화 적응, 이동성, 물류, 

   지속가능한 관리 폐기물, 최적화 등) 테스트 기반 확장

Quartiers d’Innovation (2020, 파리)

· 범지구적인 문제들을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들 제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모니터링

SDGs (2018, UN)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의 정책 실행전략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Future Tokyo (2023, 도쿄)

·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함

· 일상 생활에서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유럽 이니셔티브

European Mental Health Week (2023, EU)

· 런던이 향후 20-25년 동안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 워크

The London Plan (2021, 런던)

· 영국 전역의 건축 환경 전문가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 실시

Healthy Placemaking (2018, 런던)

· 커뮤니티에 디자인을 도입하는 포괄적인 접근법, 기업 및 정부에서 디자인의 

   역할 확대, 싱가포르 디자인 브랜드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

Design 2025 (2016, 싱가포르)

· 다양한 학문 및 기술간 교류와 융합을 통한 ‘문제해결’ 추진

Societal Challenges (2020, EU)

· 현대 사회에서 시민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디자인 전략을 제시

Active Design Guideline (2010, 뉴욕)

·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의 수요 확장, 도시 자원 활용 및 

  관리 문제에 대응책으로 스마트도시 도입 필수

Smart London Plan (2020, 런던)

· 기후 혁신을 위해 협력하는 유럽 최대 공공 - 민간 혁신 파트너쉽

Net Zero (2020, EU)



[표 9] 시민·관계자 인식조사 조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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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계자 인식조사

     •  관계자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현황 및 인식 파악

     •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고도화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객관적 정보 파악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인식도 및 체감도, 고도화 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의견 

파악

ㅇ 목적 및 필요성

ㅇ 대상 및 방법

ㅇ 조사 대상지

사업유형 사업내용 사업소개

생활안심

디자인

인지건강

디자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디자인

거버넌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 안심 귀갓길 

‘수리부엉이’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100세 마당’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해소당’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해결을 위한

‘마음풀’

상호존중을 위한

‘알아주개, 함께하개’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돌이켜봄’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

디자인 전략팀 외 

연계 부서 담당자 대상 

온라인 설문

자치구 내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온라인 설문

-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안전·안심을 유도하는 '수리부엉이' 안전시설물 조성 사업

- 범죄에 취약한 긴 옹벽길, 걷기 코스에 안전시설과 활동에 대한 시민 체감도 상승

-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신체·정서·사회적 건강을 키울 수 있는 공간 디자인 ‘100세 마당’

- 어르신들이 매일 방문하는 생활권 안에 생활근육을 키우는 운동기구,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을 배치

-  현대인의 생애주기마다 직면하는 스트레스 현황과 요인을 분석하고 디자인을 통해 

    개선하고자 디자인된 ‘해소당’

-  웰컴데스크, 마음보기 진단 부스, 마음 닿는대로 마당, 마음껏 테이블, 마음나눔 부스 

    공간 운영

-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이 자연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공간

- 시립문래청소년센터는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마음풀 플랜트랩(Plant Lab)’으로 

   새롭게 탄생 시킴

-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존중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

- 신기술 VR(가상현실)을 접목하여 어르신에게 '소원여행' 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전달 드리는 '돌이켜봄' 서비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 

(이용시민)

표본 대상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 대상 오프라인 설문

(관계자) 

표본 대상지 운영·관리 

관계자 대상 인터뷰

25개 자치구
공무원

서울시민 대상지 이용
시민·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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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

     •  2023년 9월 22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 9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고도화에 관한 의견 수렴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확산을 위한 의견 수렴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가이드 마련에 관한 의견 수렴

디자인적 접근 방법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구체적 실행 전략 제시를 위한 가이드 필요
“

”

기본계획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Q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제공해야할 자원이나 

지원은 무엇인가요?

Q

‘사업 가이드’ 계획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

‘사업 가이드’ 계획 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

디자인적 접근 방법의 도입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중요성 강조

시민중심의 창의적 사업 도입

협력형 거버넌스를 통한 디자인 과정

기타

16%

29%

30%

24%

1%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가이드

기타

21%

26%

30%

22%

1%

41%

26%

18%

15%

구체적인 실행 전략

명확한 목표 설정

참여자들에게 도움되는 지원 정보 제공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

27%

24%

21%

16%

12%

실행 전략의 보완

자원이나 지원 효율적 활용 방안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 확대

관련 부서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방안

다양한 시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  2023년 8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2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고도화에 관한 의견 수렴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확산을 위한 의견 수렴

        - 자치구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발굴 전략

실행 중심 추진전략 마련과

자치구간 정책 및 자원 공유 필요
“

”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가장 큰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

제도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Q

자치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Q

2-4-2. 2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

40%

36%

12%

8%

4%

정책 및 자원 공유

실무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각 자치구 간 경험 공유 및 협업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기타

44%

26%

19%

9%

2%

각 자치구 간 경험 공유 및 협업

예산 및 인력 지원

전문가 및 자치구간 협력 강화

홍보 및 인식 개선

기타

48%

28%

24%

공공문제해결 수단

문제해결 검증방안

시민 참여를 통한실행

48%

24%

20%

4%

4%

실행 중심 추진전략 마련

인력 및 자원지원 확대

전문가 및 자치구 간 협력 강화

홍보 및 인식 개선

기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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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서울시 거주시민

     •  2023년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서울시 거주시민 204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인식도 파악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이슈 및 동향 파악

응답자 과반수가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인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해결 필요성 인식
“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Q

알고있는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은 어떤 종류인가요?

Q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자치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Q

상세하게 알고 있다 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29%

어느정도 알고 있다 47%

전혀 모른다 15%

47%

29%

15%

9%

알고 있다

56%

34%

19%
15%

12%

10%

생활안심디자인

34%

10%

스트레스프리디자인 12%

청소년문제해결디자인 19%

생활안심디자인 34%

인지건강디자인 15%

디자인거버넌스 10%

알지 못한다 10%

27%

26%

24%

14%

8%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대응

저출생

사회 갈등 예방

코로나로 인한 문제

1%기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고려

공동 주거지역
갈등문제

보행친화도시로
발돋움 필요

문제해결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 
지속성을 위한

철저한 
운영관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활성화

어린이가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사회

생활 밀착형
제도 활성화

가족 대상
쉼터 조성

직장인
밀집지역 근처
포켓공원 조성



ㅇ 생활안심 디자인

2-4-4. 대상지 이용 시민·관계자

거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체감도를 상승시키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요소로 작용
“

”

이용시민

수리부엉이를 조성한 후 전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었나요?Q

32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 안심 귀갓길

‘수리부엉이’

조사방법 · 대면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3.9.4 표본 수 · 50명

대상지 관계자 조사방법 · 서면 인터뷰 조사기간 · 2023.9.4

58%

42% 예

58%

아니오 42%

예 58%

수리부엉이를 통해 개선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Q

48%

34%

10%

8%

범죄예방 효과

심리적 안심 증대

기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지역 맞춤형 

솔루션 제시로 

지역별 생활 안전 

체감도 상승 기여

고요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환기 시켜주는 

요소로서 작용

거주민들의 의견과 

경찰서의 정량적 

자료를 통한 지역

맞춤형 솔루션 제공

범죄 발생 환경에 

놓이지 않게 

유도하는 출입구 

유도 바닥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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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지건강 디자인

사용이 용이한 초기 치매예방 코스에 대한 만족감,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필요
“

”

이용시민

100세 마당을 이용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요?Q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100세 마당’

조사방법 · 대면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3.8.23 표본 수 · 65명

대상지 관계자 조사방법 · 대면 인터뷰 조사기간 · 2023.8.23

만족하신다면, 100세 마당 이용 시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Q

뇌 운동을 할 수 있는

인지건강 코스 선호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포용,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변화

지역 곳곳에

고령자를 위한

운동시설 증진 필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명서

37%

33%

24%

3%

3%

초기 치매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건강한 습관 형성

휴식을 위한 쉼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기타

47%

24%

21%

5%

3%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공공 환경(공간) 개선

일상 편의 증진

지역 문제 해결

기타



ㅇ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사회적 교류를 일으키는 공간으로서의 활용,

공간 개선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높은 만족도
“

”

이용시민

해소당을 이용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Q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해소당’

조사방법 · 대면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3.9.7 표본 수 · 61명

대상지 관계자 조사방법 · 서면 인터뷰 조사기간 · 2023.9.7

만족하신다면, 해소당 이용에 있어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Q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휴식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공간

지역사회 내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공간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을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41%

35%

16%

5%

3%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 방문

정서적 휴식을 위한 방문

각종 정신 건강 검사 서비스

기타

심리 상담

35%

27%

20%

18%

공공 환경(공간) 개선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지역 문제 해결

일상 편의 증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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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청소년들의 정서적 휴식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

”

이용시민

마음풀을 이용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요?Q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해결을 위한

‘마음풀’

조사방법 · 대면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3.9.8 표본 수 · 56명

대상지 관계자

만족하신다면, 마음풀 이용에 있어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Q

마음풀을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흥미로운

경험 제공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

편안한 분위기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마음풀

61%

20%

9%

7%

3%

정서적 휴식을 위한 상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기타

심리 상담

우울증 치료

44%

30%

17%

8%

1%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공공 환경(공간) 개선

일상 편의 증진

지역 문제 해결

기타

조사방법 · 대면 인터뷰 조사기간 · 2023.9.8



ㅇ 디자인거버넌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실효성있는

결과 도출, 이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

”

이용시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디자인거버넌스의 협력과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Q

상호존중을 위한 ‘알아주개·함께하개’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돌이켜봄’

조사방법 · 대면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3.9.4 표본 수 · 50명

진행한 디자인거버넌스에 있어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Q

프로젝트의

의미와 목적이

정확하게 구현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고령자의 우울함

해소를 통한

멘탈케어 효과

시민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36

37.5%

25%

25%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

문제해결 네트워크 형성

만족도 높은 결과물 도출

12.5%기타

33%

33%

17%

지역 문제 해결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일상 편의 증진

17%공공 환경(공간) 개선

대상지 관계자 조사방법 · 서면 인터뷰 조사기간 · 20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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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분석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강점으로 평가되는 

‘활용성, 선도성, 확산성, 효과성, 실현성’을 고도화

2012년 도입기를 시작으로 확대기, 발전기, 심화기를 거치며 

현재까지 165건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활용성 선도성 확산성 효과성 실현성

단계별·체계적 사업추진 성과 확보

추진 사업별 혁신적 접근과 높은 효과성을 검증하며

실행형 사업으로 확산 필요성이 증가

혁신성있는 사업 선정 및 실행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타기관 관련 법, 제도 수립에 주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관련 정책 및 계획에서 주요한 사례로 활용 및 확산

사업성에 따른 자연적 확산과 파급효과 발생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추진 사업유형

연계성 있는 지속적 사업 추진으로 주체적 영역 확보

2-5. 소결



동향조사 분석

동향조사에 따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추진 방향성은

‘회복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가치성, 협력성’

회복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 가치성 협력성

서울비전2030을 비롯한 서울의 미래 비전과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슈 발굴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

사회적 현상과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제도 추진 필요

디자인서울 2.0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을 활용 

공감과 포용,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서울시 정책 방향 실현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접근하여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의 역할 발휘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점 활용

민간, 공공, 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공헌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접근 필요

다양한 주체 협력과 공헌을 통한 디자인 결과 도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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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차 기본계획 전략방안

3-1. 2차 기본계획 추진전략

41

-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자인

- 다양성을 존중하는 디자인

-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사회문제해결 필요성

- 일상재난, 코로나19 등 안전, 건강, 생활 환경에 대한 사회 주요 불안 요인

- 시민들의 스트레스 체감도와 주요 원인

- 사회 갈등 심각성 인식도

- 폭염대책, 시민 생활변화에 대응, 포괄적 열환경 개선전략 필요성

- 재난 상시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 언택트에 대응하는 디자인

- 지역경제를 살리는 디자인

-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디자인

- 미래세대를 위한 디자인

- 디자인씽킹을 촉진하는 디자인

- 디자인리더쉽을 실현하는 디자인

모든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니즈 충족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 1차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3가지의 추진전략과 전략별 주요 실행과제 

검토를 통해 1차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을 검토

3-1-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고도화 방향

[그림 10]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차 기본계획 목표

ㅇ 1차 기본계획 목표

     • 국내외 정책 및 동향조사를 통해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특성을 조사·분석

(현황조사 분석) 국내 사회조사

ㅇ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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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현황 및 동향조사 분석 결과

-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 팬데믹 이후 도시 기능 회복 강화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

- 상생, 글로벌, 안심 미래도시를 향한 지향점

- 회복 탄력성 강화,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활성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 지향

- 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정책방향

(현황조사 분석) 서울시 정책조사

-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포용적 사회문제해결형 디자인

- 회복적 관점의 디자인 역할 확대

- 선제적으로 지속적인 해결방안으로서의 디자인

- 협력과 공헌을 통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이슈대응형 디자인

(동향조사 분석) 해외 동향조사

- 사회적 현상과 변화에 따른 회복성 실현

-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통한 일상의 변화

-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주체 협력과 공헌을 통한 디자인 결과

-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동향조사 분석) 관계자 인식조사

현황조사 분석

- 단계별·체계적 사업추진 성과 확보

- 혁신성있는 사업 선정 및 실행

- 사업성에 따른 자연적 확산과 파급효과 발생

- 연계성있는 지속적 사업 추진으로 주체적 영역 확보

강점 활용 고도화 방향성

- 사회적 현상과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제도 추진 필요

- 공감과 포용,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서울시 정책 방향 실현

-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점 활용

- 다양한 주체 협력과 공헌을 통한 디자인 결과 도출

동향조사 분석

동향에 따른 추진 방향성

활용성 선도성 확산성 효과성 실현성 회복성 포용성 가치성 협력성
지속

가능성



     •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특성(활용성, 선도성, 확산성, 효과성, 

실현성, 회복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가치성, 협력성)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조사하여 2차 

기본계획 목표를 종합·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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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전략 방안 도출

1차 추진전략

Step 1. 1차 기본계획 목표

모든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자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디자인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1차 전략별 주요 실행과제 국내 사회조사 서울시 정책조사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디자인씽킹을
촉진하는 디자인

디자인리더쉽을
실현하는 디자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니즈
충족

재난상시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언택트에
대응하는 디자인

지역경제를
살리는 디자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디자인

미래세대를
위한 디자인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

(사회불안요인, 통계청, 2022)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서울시 민선8기 시정공약)

팬데믹 이후 
도시 기능 회복
강화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상생, 글로벌, 안심
미래도시를 향한 지향점

(서울비전 2030)

회복 탄력성 강화,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확산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 지향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정책방향

(디자인서울 2.0)

안전, 생활환경, 
코로나19 건강 등의
사회 주요 불안요인

(사회불안요인, 통계청, 2022)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020)

과도한 업무 및 학습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체감도

(도시정책지표 조사 보고서
, 서울시, 2022)

폭염대책,시민 생활변화에
대응 필요, 포괄적

열환경개선전략 필요

(폭염과 서울시민의 
생활양식 변화

, 서울연구원, 2019)

Step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그림 12] 전략 방안 도출 과정

2차 전략별 주요 실행과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디자인

일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

협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액티브 공공공간

일상회복 디자인

소외해소 디자인

약자동행 디자인

일상재난
예방 디자인

지속가능
환경 디자인

사회갈등
예방 디자인

세대공감 디자인

ESG협력
거버넌스

지역 공헌
협력 디자인

해외 동향조사 관계자 인식조사 2차 추진전략

회복적 관점의
디자인 역할 확대

(Resilient Cities 
Network, 2013

Quartiers d’Innovation, 
2020)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방안으로서의 디자인

 (European Mental 
Health Week, 2023

The London Plan, 2021)

협력과 공헌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Healthy Placemaking, 
2018, 

Design 2025, 2016,
Societal Challenges, 2020)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이슈대응형 디자인

(Active Design
Guideline, 2010,

Smart London Plan, 2020)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포용적 

사회문제해결형 디자인

(SDGs, 2018
Furture Tokyo, 2023)

사회적 현상과
변화에 따른
회복성 실현

(서울시민 설문조사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설문)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관리자 인터뷰
생활안심 디자인)

다양한 주체 협력과
공헌을 통한
디자인 결과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설문
프로젝트 참여자 인터뷰

_디자인거버넌스)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대상지 관리자 인터뷰
_인지건강디자인)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통한 일상의 변화

( 대상지 관리자 인터뷰
_청소년 문제해결디자인

대상지 이용자
_스트레스해소디자인 )

Step 3. 2차 기본계획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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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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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추진전략

실행방안

전략

목표

비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해소, 개선, 예방, 증진의 디자인 전략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디자인으로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시민중심 디자인 도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액티브 공공공간
일상회복 디자인

디자인서울 5원칙

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디자인

소외해소 디자인
약자동행 디자인

일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일상재난 예방 디자인
지속가능 환경 디자인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

사회갈등 예방 디자인
세대공감 디자인

협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ESG협력 거버넌스
지역공헌 협력 디자인

회복적
사회문제 해결

포용적
사회문제 해결

지속적
사회문제 해결

공감적
사회문제 해결

공헌적
사회문제 해결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은 아래와 같은 목표와 비전을 중심으로 5가지의 

실행방안을 가짐

[표 10] 5가지 실행방안

3-1-4. 추진전략별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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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차 기본계획 목표

ㅇ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비전 디자인으로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시민중심 디자인 도시

목표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전략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해소, 개선, 예방, 증진의 디자인 전략

기본계획은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가지 실행방안을 가짐

실행방안 정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액티브 공공공간 조성 디자인과 일상 회복 디자인

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디자인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포용적 사회를 위한

소외해소 디자인과 약자동행 디자인

일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일상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디자인과 기후위기 및 환경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디자인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

세대, 성별 등 서로 간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과 세대공감디자인

협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민간, 공공, 대학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공헌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중심의 ESG협력 거버넌스와 지역공헌 협력 디자인



     • 현황 및 동향조사·분석 기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이슈 및 사업 도출

     • 세부 목표 추진방향에 따른 사업 선정

     • 행정, 사업담당자, 관련 실무가, 교수 등의 자문과 FGI, 워크숍을 통한 단계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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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차 기본계획 세부전략

3-2-1. 세부전략 도출 과정

관련 이슈 기반 사업 도출1단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른 사업 선정2단계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도 및 1차 기본계획 

   시책사업 현황과 국내외 동향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이슈와 사업 도출

· 현장 분석 및 대상지 관리자, 이용자,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주요 내용 기반 사업내용 반영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비전과 세부목표, 

   추진방향에 따른 사업 선정

현황 및
동향 

조사·분석

전문가 1차
자문의견

수렴

디자인
전략팀

1차 FGI

1차 중간보고
자문의견

반영

2차
기본계획
목표 반영

시민 체감도
및 관계자 
의견 수렴

128개

94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선정3단계

추진사업 선정4단계

· 디자인 전문가, 관계자 인터뷰, 서울시 담당자 인터뷰,

   자치구 담당자 의견 수렴을 통한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지원 사업 선정과 구체화 

· 디자인적 실현가능성 및 후속 확산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선별

실무자
협의

전문가 2차
자문

의견수렴

디자인전략팀
2차 FGI

2차 중간보고
자문의견

반영

디자인전략팀
3차 FGI

전문가 3차
자문

의견수렴

최종 추진사업 선정5단계

· 서울시 현황 및 실무자 의견 추가 반영을 통한 사업 선별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보완 사항 선별

54개

20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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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추진전략에 따른 실행방안

3-2-2. 세부전략 도출

     •  공공가치를 위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의제 실현을 위하여 실행방안별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추진과제를 제시

     •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선도성 및 확산성 있는 

의제 반영

     •  디자인서울 2.0 정책과의 연계성, 시민 체감도, 문제해결의 중요도, 디자인적 실현 

가능성 있는 의제 반영

     •  지속적, 특정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이슈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시의성 있는 

의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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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실행방안별 추진과제

생활 속 활력을 증진하는 산(山)변 장소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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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테마 추진과제 유형분류 실행단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단기

단기

일상 활력 증진

입체공간 새활용을 통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액티브

액티브

액티브

1개소 대상지 _ 시범 사업화 _ 선도형

중기사업 대상 확장, 가이드라인 구축 _ 사업 고도화 _ 확장형

장기다수 대상지 전수조사, 민간 협력형 확산, 가이드라인 구축 _ 사업 유형화 _ 확산형

틈새공간 활성화

트윈세대를 위한 창의공간 트윈 블록존트윈세대 창의공간

앉기 쉬운 서울 만들기보행 편의 환경

직장인을 위한 멘탈케어 공간 디자인

장기일상회복

일상회복

일상회복

직장인 멘탈케어

스마트 업무지원 공공 오피스 공간 디자인공공 오피스 확산

사용자 분리형 흡연부스 디자인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

단기갈등 예방 시설

반려·비반려인 공유 공간 디자인 단기

세대공감

사회갈등 예방

사회갈등 예방갈등 예방 환경

세대공감 공간 디자인 중기세대공감 문화

민관 협력형 자원순환 그린 에어리어 디자인

협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장기협력형 공간창출

임시 유휴부지의 협력형 공공장소 조성 사업 장기

ESG거버넌스

ESG거버넌스

지역공헌

협력형 공간활용

대학 협력형 디자인 사업 장기협력형 홍보·교육

찾아가는 멘탈케어 서비스 공간 디자인

사회적 소외해소를 위한 디자인

일상 멘탈케어

어린이를 위한 ‘아이-레벨 디자인’ 사업

중기

중기

중기

중기

중기

중기

약자동행

재난예방

소외해소

어린이 교통안전

안전 사각지대를 위한 ‘일상재난 예방 디자인’

일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일상재난 예방

기후온난화 대응을 위한 –1℃ 디자인 사업

중기

중기

지속가능 환경기후대응



3-2-3.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1 서울시(2023), 의원발의사업 검토서

2 서울관광재단(2022), 서울시민 관광실태조사 

3 산림청(2023), 산림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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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장소로의 산의 역할 부여와 시민 건강 증진

     •  산을 활용하는 다양한 복합 기능부여 및 수변 또는 문화 축과의 연계로 활성화

     •  산변을 활용한 서울형 랑도네(Randonee)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 산에 대한 관심 

증대 유도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생활 속 활력 증진을 위한 산(山)변 장소만들기

- WHO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운동부족 청소년 수는 세계 1위이며 통계청 자료에서는 성인 비만율이 35%를 

   돌파했다고 발표, 건강·체력 문제가 심각한 시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유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서울관광재단에서 조사한 ‘서울시민 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등산/트래킹 관광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15~19세의 긍정적인 답변 비율(51.1%)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관광 시 주요 

  고려 요소로 방문할 곳의 ‘편의시설(69.7%). 보행환경/시설(60.5%)’ 등을 언급하였다.

-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등산/트래킹 관광 및 다양한 활동 지원 시설, 공간, 콘텐츠 등 연계, 방문하고 

  싶은 산변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시민 건강을 위해 신체적 활동량 증가 유도 콘텐츠 필요“

편의시설 보행환경/시설 접근성 정보 제공 방식 주차정보 식음시설 환경 대여가능
여부 및 정보

69.7 %
60.5 %

59.2 %

28.7 %
27.2 %

20.6 %
22.9 %

Q. 평소 서울 관광을 계획하시거나 준비하실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

2

3

- 산림청에서 조사한 ‘2022년 등산 및 숲길 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와 50대 등산·숲길 

  체험인구 비율은 증가한 것에 비해 20대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다른 지역의 등산·숲길 체험 인구는 늘고

  있지만 서울은 2018년 이후 증가율이 정체된 상황으로 미래 고객인 20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젊은 감각’

  의 등산·숲길 체험 이미지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등산·숲길 체험 등 20대 흥미를 위한 산 활용 체험 이미지 구축 필요“

[그림 15] 서울 관광 계획 시 고려 요소

*

* 랑도네 l 프랑스 대표 휴식법으로 오랫동안 걷는 산책이나 운동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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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티비티 기반 서울형 도심 랑도네 조성

     •  가족형 숲 여행 ‘테마 공공공간’ 조성

     •  등산로를 따라 산변 전반을 활용한 이색 공간 조성

     •  캐나다, 온타리오 숲 ‘아르카나(Arcana)’ (황야에 위치한 오두막의 새로운 웰니스 휴양지)

         - 중심부와 배후지를 연결하여 관광객들에게 야생을 다시 연결하고 재통합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자연의 회복력을 재발견하도록 자연에 초대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

         - 방문객들은 하이킹, 패들링,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힐링을 경험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서울형 

도심 랑도네

산속 이색 

커뮤니티 공간

서울 숲속에서 즐기는

활력증진 액티비티

액티비티 기반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야간에도 즐기는 테마별·장르별 

이색적 체험 제공

운동 외에 함께 휴식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숲속 커뮤니티 공간

액티브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신체활동 증진을 유도

[그림 19] 캐나다 온타리오 숲

[그림 16] 서울형 도심
랑도네 사례

[그림 17] 산속 이색
커뮤니티 공간 사례

[그림 18] 서울 숲속에서 즐기는
활력증진 액티비티 사례



4 국토교통부(2019),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도시공간)

5 국토교통부(2019),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입체개발사업)

6 서울시(2019),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7 보도자료(2021),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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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된 19개 실행 과제 중 

하나인 ‘틈새공간’을 서울시에 맞게 유형화

     •  행태 측면에서 비활성 공간을 사람 중심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공공간 사용 행태 활성화를 

목표

     •  기존 도시 계획 차원의 ‘기능’ 중심의 분류에서 ‘사용’ 중심으로 분류 확장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입체공간 새활용을 통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 한정된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의 상·하부 공간(이하 “도로 공간”이라 함)과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입체개발사업은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 향후 도시관리에서는 민간부문의 녹지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 및 관리지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공간 조성 필요성 제기“

- 특별히 쓰임 없이 방치되었던 우리 주변의 자투리 공간을 작지만 활력 넘치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서울시 72시간 프로젝트는 9년간 총 78개 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 자투리 공간 활성화와 녹지 소외 지역

   해소에 일조하였다.

틈새공간 활용과 휴식 공간 필요“

[그림 20] 틈새공간 활용과 휴식 공간 사례

4

5

6

7



54

     •  노후도가 심한 틈새공간, 공공공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재디자인

     •  디자인 계획의 미흡으로 시민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영역성이 약한 공간, 시설 

노후 및 안전성이 취약한 곳의 개선

     •  다운타운 크로싱 지하철 입구 활용(Downtown Crossing Amphitheater and Plaza)

         - 다수의 보행자로 인해 혼잡한 지하철 입구 주변 환경을 고려해 지하철역 상부의    

 틈새공간을 활용한 다운타운 크로싱 플라자 

         - 원형 극장을 만들어 플랫폼 위에서 즉석 거리 공연과 행사를 위한 무대로 활용되고 있는  

 보스턴 틈새공간 활용 사례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틈새공간 이슈 해결 사회 기반 시설 새활용 틈새공간 활동성 강화

틈새공간이 야기하는 이슈에 대한

접근과 해결 과정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중심 디자인

사회 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협업과 선제적 시범 사업 구현

서울 ‘틈새공간’ 프로토타입 

체계 구축 및

사용 중심의 활동성 강화

[그림 21] 틈새공간 이슈 해결 사례 [그림 22] 사회 기반 시설 새활용 사례 [그림 23] 틈새공간 활동성 강화 사례

[그림 24] 다운타운 크로싱 지하철 입구 활용 사례



[그림 25] 서울시 청소년들의 주말 활동

8 공공디자인 소식지 제14호(2022), 트윈세대를 위한 공공디자인

9 서울연구원(2019), 서울 청소년들의 방과 후 생활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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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학원, 도서관 등 트윈세대를 위한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외부 공간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블록 단위의 트윈세대 친화 문화 공간 조성

     •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

     •  트윈세대의 환경을 통한 문화형성 활동 보장과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트윈세대를 위한 창의공간 트윈 블록존

- 최근 ‘트윈세대를 위한 공간’이 새롭게 등장했다. 용어부터 낯선 ‘트윈’세대는 10대(Teenager)와 

   사이(Between)를 조합한 말이다. 어린이라기엔 크고 청소년이라기엔 아직 어린, 전환기에 속한 세대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로 트윈세대를 위한 

   공간이란, 영유아도 청소년도 아닌 아이들의 특성에 맞춘 공간이다.

- “트윈세대의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문화권에서 12세에서 16세 정도의 청소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보호로부터 막 벗어나기 시작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에 서있죠. 그런데 막상 그들이 집과 학교를 벗어나면 안전하면서도 충분히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트윈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 필요“

- 서울시 청소년 10명 중 1명은 평일에 집에서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주말에 주로 친구와 놀이를 한다는 

   응답률은 10%대 미만이다.

서울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필요“

8

9

휴대폰
보기

집에서 TV
비디오 등

보기

기타 휴식하기 집에서
컴퓨터하기

친구와
놀이하기

혼자
공부하기

17%
15.1 %

9.3 %

9.1 %
8.9 % 7.6 %

운동

5.5 %

PC방에서
컴퓨터하기

교과목
학원

4.5 %
6 % 5.9 %

Q. 주말에 주로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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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 공공공간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트윈세대 친화 공간

     •  트윈세대의 꿈을 만들고 창의력을 증진하는 체험형 활동 존

     •  친사회적 활동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위한 또래 간 동아리 터

     •  우주로 1216

         - 전주시립도서관에 조성된 국내 첫 트윈세대 전용 공간

         - 어린이에게 청소년으로 가는 전환기 트윈세대(12-16세)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깨고 트윈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테마형 블록존 조성 창의 증진을 위한 공간 조성 트윈세대 특성을 고려한

공간과 연계 프로그램 제공

공공 장소 활용 테마형 트윈세대

친화 블록존 조성

(통학로, 공원, 거리, 광장 등 연계)

문화, 취미, 커뮤니티 활동 등

창의적 활동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트윈세대 특성을 고려한

공간과 연계 프로그램 제공

[그림 26] 테마형 블록존 조성 사례 [그림 27] 창의 증진을 위한 
공간 조성 사례

[그림 28] 트윈세대 특성을 고려한
공간과 연계 프로그램 제공 사례

[그림 29] 우주로 1216



10 서울시(202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11 보도자료(2021), 경향신문

12 서울시(2023), 홈페이지  

     • 목적지 중심의 동선 체계에 과정과 경험 중심의 앉을 수 있는 거점 체계 보강 

     • 공공 공지, 입면, 보도 등을 활용한 휴식형 및 집객형 앉기 쉬운 서울 P.S.P(Perchable Seoul 

Project) 장소 100개 지정 

     • 다양한 앉는 시설, 공간, 요소 등을 통해 ‘쉬어갈 수 있는 장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앉기 쉬운 서울 만들기

- 2040년을 목표로 서울시가 추구할 도시변화의 기준점이 될 서울의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로 ①‘보행 일상권’ 도입 ②수변 중심 공간 재편 ③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 ④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⑤지상철도 지하화 ⑥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6대 공간계획을 제시하였다.

보행 중심으로 공간 재창출, 보행 일상권 도입과 같은 미래상에서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기
“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대교 남단 여의나루역에서 동작역 사이를 잇는 한강변 길 5.6km 구간에 녹지와 

   놀이·휴게 시설들을 새롭게 조성하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하며 6개 테마로 나눠 각각 지형과 특징에 

   맞춰 좁은 보행로와 낡은 시설들을 대폭 개선 및 휴식·놀이·조망시설 등을 계획한다. 

보행 네트워크, 안전·편의 중심의 환경 조성 등 걷기 좋은 길의 중요성 대두“

-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2.0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회복’디자인을 강화한다. 그중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서울을 디자인하는 ‘일상회복디자인’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서울형 액티브 

   디자인 개발 뿐 아니라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 및 시설물을 개발, 적용한다.

일상에서의 건강 증진과 활동 및 회복을 위한 서울시 디자인 정책 추진“

10

11

1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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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형 거버넌스 활용 ‘모두의 벤치’_ 특화 벤치 시설

     •  개방형 공지에 공간 디자인을 통한 전면 공지형 휴식 시설

     •  가로 휴식 공간(예시: 전면 공지형 휴식 시설 조성, 간이형 휴식 지원 시설)

     •  100가지 공공공간 프로그램(The 100 Public Spaces Programme)

         - 100가지 공공공간 프로그램은 런던 시민들을 위한 고품질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어 런던 내 100개의 공공공간을 만들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100가지 앉기 쉬운

서울 지정

쉘터 모듈 개발 정보 체계 구축

공공 앉는 장소 100개 지정

(장소별 특화 유형에 따른 구분 및

프로토타입 추진)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소통 쉘터 모듈’

개발 및 적용

앉는 장소 지정과 연계한

‘공공 앉는 장소 정보 체계’ 구축

[그림 30] 앉기 쉬운 장소 사례 [그림 31] 쉘터 모듈 개발 사례 [그림 32] 정보 체계 구축 사례

[그림 33] 100가지 공공공간 프로그램



13 서울노동포털(2023), 休서울노동자쉼터 소개

14 보도자료(2021), 서울시 

15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2023), 서울시 스트레스 정도(직장생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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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등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휴식 공간 디자인 제공

     •  근로자의 정신적 피로 특성에 따른 ‘일상형 멘탈케어 디자인’의 선도가치 실현을 위한 

임상적 기법요소를 공공디자인에 적용

     •  임상적 기술 및 요소(EEG, HRV, Cortisol 등) 기반의 공공시설 조성 사업

     •  틈새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케렌시아 디자인을 적용해 회복적 

환경을 조성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직장인을 위한 멘탈케어 공간 디자인

- 休서울노동자쉼터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방송미디어산업 관련 종사자 등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으로, 쉼터에는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차, 전신안마기, 휴대폰 충전기 등이 비치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 서울시는 천호공원, 보라매공원 등 5개 공원에 노후화와 열악한 공원 근로자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휴게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휴게권에 대한 인식변화와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직장인을 위한 휴게 공간 및 휴게권 보장 환경 조성 등의 필요성“

- 서울시 직장인 대상 스트레스 정도는 남자가 65%, 여자는 66.7%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직장인 대상 과반수 이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상황“

남 여

매우 많이 느끼는 편 느끼는 편 느끼지 않는 편 전혀 느끼지 않음

2

2 2

13 %

52 %

28.1 %

7 %

15%

51.7 %

26 %

7.3 %

13

14

15

[그림 34] 서울시 스트레스 정도(직장생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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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산업단지 내 멘탈케어 스팟 조성

     •  오피스 단지 내 근로자 멘탈케어 가로환경 조성

     •  오피스 공간 내 워크-프리존 및 스트레칭 존 조성

     •  멘탈케어 시설물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공업지역의 ‘방치된 녹지 공간 연결, 문화적 교류 공공공간 조성, 근로자·지역 주민·

 학생들의 뇌파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저감 실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 지역 특성을 고려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쾌적한 공업지역으로의 변화를 공공디자인 

 선도 모델로 제시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멘탈케어 스팟 조성 임상 기반 특화 시설물 연속적인 멘탈케어 환경 조성

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맞춤형

멘탈케어 스팟 조성

(예시 장소: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 강동일반산업단지)

10여 종 멘탈케어 디자인 특화 시설물

(심리적, 생리적, 실증 의학 전문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 요소 검증)

근로 공간과 공공공간이 연결된

멘탈케어 가로 환경 조성

(휴식의 용이성 및 시설 접근성 향상)

[그림 38] 멘탈케어 시설물 예시

[그림 35] 멘탈케어 스팟 조성 사례 [그림 36] 임상 기반 특화 시설물 사례 [그림 37] 멘탈케어 환경 조성 사례



[그림 39] 교통수단별 통행 중 주요 활동 금전적 가치 비교

16 서울연구원(2023), 서울시민 통행시간 사용 리포트 - 통행 중 활동의 금전적 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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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환경이 보편화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스마트 기기를 통해 업무에 액세스하는 기업 비율 약87%)

     •  개인 노트북, 스마트폰 및 기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업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에서 업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이동 간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들의 장소 지원 서비스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스마트 업무지원 공공 오피스 공간 디자인

- 서울시민은 승용차, 지하철, 버스로 출퇴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행 시간을 활용한다. 특히 시민들은 

   통행 중에 스마트폰으로 SNS를 사용하고 동영상이나 웹툰을 보는 등 업무자료를 검토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 통행 시간 중 상당히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통행 시간을 활용한 생산적 활동 필요성 증가“

16

동영상보기 음악듣기 뉴스듣기

<승용차>

11,573

9,428
9,308

게임하기 독서하기

<지하철>

10,428 10,487

독서하기 동영상보기

<버스>

7,314 6,326



62

     •  시민 임시 업무공간 지원 부스 디자인

     •  공공힐링 휴식존, 미세먼지 프리 실내 공공 업무공간(Public Work Place)

     •  지하철 역사 연결로 등 사용 가능 공간의 공적 활용

     •  JR 스테이션 워크 (Station Work)

         - ‘일하는 방식 개혁’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국가 철도와 민간 

철도가 부스 판매 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컨셉으로 스테이션 워크를 디자인. 2023년까지 전국에 약 1000개 지점을 개장하고 약 

40,000명 이상의 회원이 일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공유 오피스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공공 업무 지원 장소 조성 일상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협력형 거버넌스

시민 임시 업무공간

지원 부스 디자인

공공힐링, 휴식존, 미세먼지 프리

실내 공공 업무공간

(Public Work Place)

지하철 역사 연결로 등

사용 가능 공간의 공적 활용

[그림 43] JR 스테이션 워크

[그림 40] 공공 업무 지원 장소 조성 사례 [그림 41] 일상 편의 증진 지원 사례 [그림 42] 협력형 거버넌스 사례



3-2-4. 사회적 소외해소를 위한 디자인

17 서울시정신건강지표(2022), 우울감 경험률

18 서울연구원(2022), 서울시 1인 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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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는 초기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 문제 예방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심리 상담의 장벽 완화 방안 마련

     • 기업 사회 공헌과 연계한 ESG형 공공 멘탈케어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찾아가는 멘탈케어 서비스 공간 디자인

- 2022년 기준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7.3%로 2021년 7.0% 대비 0.3% 증가하였다.

- 금천구가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마포구 10.3%, 서대문구 1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우울증 경험률 2배, 외로움에 취약“

- 빠른 고령화,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우울감이 사회적 질병(전염병)으로 여겨지며 해당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외로움·사회적 고립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

17

18

2018
10,687

399,062

787,437

1,175,812

1,564,187

1인 가구 수

2019 2020 2021 2022

22

Q. 1인 가구 수는?

1,229,421
1,299,787

1,390,701
1,489,893

1,588,792

[그림 44] 1인 가구 수 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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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공헌과 연계한 이동식 상담부스 브랜드화(예시: 현대차 아이케어카)

     •  정신·심리 상담을 위한 대상별 테마형 찾아가는 상담부스

     •  대면, 비대면 상담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상담부스

     •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교류와 치유가 가능한 오픈형 소통 공간 조성

     •  현대차 그룹, 이동형 상담 모빌리티 ‘아이케어카(i CARE car)’

         - 몰입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유도, 뇌파 분석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 치료를  

 돕기 위한 ‘디지털 테라피(DtX)’ 방식을 도입한 이동형 상담 모빌리티

         - 현대차·기아차·모비스·오토에버·포티투닷 공동 개발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찾아가는 이동식 상담공간 초기 우울증 치료를 통한 예방 기업 연계형 상담부스 브랜딩

이동형 상담부스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센터’ 방식으로

장소에 따라 심리 상담공간 조성

사회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초기 우울증 발견 및

치료 예방 실시

ES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과 공공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수행

[그림 48] 이동형 상담 모빌리티 '아이케어카'

[그림 45] 찾아가는 이동식 서비스 사례 [그림 46] 초기 우울증 치료를
통한 예방 사례

[그림 47] 기업 연계형
상담부스 브랜딩 사례



19 서울디지털재단(2020),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학로 교통안전

20 보도자료(2023), JTBC뉴스

21 서울연구원(2022), 어린이보호구역 강화에 따른 서울시 스쿨존 제도 운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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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시설물 개발을 통한 통학로 개선

     • 어린이 행동 패턴과 인지 심리를 고려한 이용자 중심 안전 디자인 구현

     •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건널목 주행 환경 조성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어린이를 위한 ‘아이-레벨 디자인’ 사업

- 스쿨존 시야방해율 50% 이상의 장애물이 총 175번, 어린이 1명은 평균 7번 이상 장애물을 마주치며 보행한다.

- 9살 어린이 눈높이에 카메라를 달고 살펴 본 어린이 보호구역은 자동차, 전봇대, 가로수 등으로 인해 15초에 

   한 번씩 시야를 가리는 위험한 장소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시야방해율 50% 이상“

- 민식이법 시행 3년 차인 현재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서울시 스쿨존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도 실효성·형평성 검토가 필요“

19

20

21

부상자

보행자 이륜차 승차 기타자동차 승차 자전거 승차

사망자 (단위:명)

14

3
10 0

2,838

7,367

38
40

1,106

[그림 49]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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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발생이 많은 스쿨존 횡단보도 행동감지형 스마트 건널목

     •  어린이 눈높이 스쿨존 보행 안전 정보디자인

     •  어린이 안전 승하차존 조성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인도 뭄바이의 바이쿨라(Byculla) ‘Ideas 4Actions’

         - WRI 인도는 글로벌 도로 안전을 위한 블룸버그 이니셔티브와 광역 뭄바이  

 지방자치단체, 뭄바이 교통 경찰 및 크라이스트 처치 학교와 협력하여 인도 뭄바이의 

 바이쿨라 지역에 보다 안전한 학교 구역을 성공적으로 구현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어린이 눈높이(Eye-Level)

안전 디자인

안전성 영역 확보 기반

‘스쿨 안심 승하차존’

읽기 쉬운 스쿨존

보행 안전 정보 조성

어린이 행동 패턴 및 신체특성(Ergo)과

눈높이(Eye-Level)를 기준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특화 디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버스

안심 정류장 조성

어린이의 보행 입장에서

읽기 쉬운 정보를 적용한

보행 안전 정보디자인 적용

[그림 50] 어린이 눈높이 안전 디자인 사례 [그림 51] ‘스쿨 안심 승하차존’ 사례 [그림 52] 보행 안전 정보 조성 사례

[그림 53] 인도 뭄바이 바이쿨라



3-2-5. 일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22 서울시(2022), 일상 속 재난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시민 행동 요령에 따라 대처하세요!

23 서울안전누리(2023), 11월부터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추진·주택 화재 인명 피해 저감 등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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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일상재난들이 발생하는 노후 공간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

     • 일상에서 재난에 대한 안전 의식과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책 마련

     • 행동 유도 관점에서 시민 안전 행동을 유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안전 사각지대를 위한 ‘일상재난 예방 디자인’

- 서울시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중략) 최근 기후 변동 폭이 앞으로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행동 요령 등을 숙지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

일상 속 재난 대비 안내 필요“

- 겨울철에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통시장(350개소) 등은 화재 예방 협의체·자율소방대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화재 안전 조사를 통해 화재 안전 관리 계획 이행 등을 확인하고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화재 예방 안전 관리의 중요성 증대 “

22

23

[그림 54] 재난 대비 시민행동요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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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이상 된 서울시 내 구축 아파트 대상 행동 유도형 화재 안전시스템 적용

     •  인구 밀집 지역 넛지형 대응 정보체계

     •  구축 다중이용시설 내 쉬운 사용을 유도하는 안전 시설물 디자인

     •  한국수력원자력소 ‘넛지효과에 기반을 둔 디자인 가이드라인’

         - 한국수력원자력소는 ‘넛지효과에 기반을 둔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증’   

 사업을 통해 넛지 효과 등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각 본부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원전본부 개별 적용 가능한 안전디자인 표준안을 개발 적용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일상형 재난 대비

행동 유도 디자인

노후 공간 재난

대응 디자인

재난 대피 체계 및

정보 디자인

일상재난 예방을 위한

행동 유도형 안전 정보 디자인

자연 재난에 취약한 노후 공간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환경 조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는

대피로 확보 및 재난 대응 조성

[그림 55] 일상형 재난 대비
행동 유도 디자인 사례

[그림 56] 노후 공간
재난 대응 디자인 사례

[그림 57] 재난 대피 체계 
및 정보 디자인 사례

[그림 58] 한국수력원자력소 디자인 가이드라인



-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함이 2018년 8.3%에서 2022년 10.4%로 상승하였다.

24

26

25

24 서울시의회 누리집(2023),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 내년부터 매년 폭염 종합대책 수립·시행

25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2021), 서울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통계

26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2021), S·DoT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울시 주거지역 폭염 취약도 진단

69

     • 가로에 위치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자연 요소에 대하여 인간적 척도(Human 

Scale)관점에서 저층부 영역의 디자인을 통해 그늘 공간을 마련

     • 기후온난화 대응 및 시민 피서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심 내 그림자 조성(Urban Shadow 

Making)

     • 도시 자연 생태 공간과 공공시설 연계를 통한 도시 보행 공간의 미시기후 형성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기후온난화 대응을 위한 -1℃ 디자인 사업

-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는 매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매년 서울시는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폭염취약계층 지원과 폭염 저감 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책 필요“

기후온난화에 대한 불안함 증가“

- 폭염의 최장 지속기간이 가장 짧은 곳(강북구)은 12일, 가장 긴 곳(동작구)은 32일로 두 지역은 20일 

   차이가 난다.

서울 내 폭염 지속 기간 차 존재“

[그림 59] 폭염 취약 지역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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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 보행 편의형 그늘 아케이드 프로토타입

     •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잠실 체조경기장, 서울역 광장 등에 그늘 존 조성

     •  여의도 광장, 한강시민공원 등 풍경을 따라 걷는 친환경 그림자 거리(Shadow-way) 조성

     •  바르셀로나 폭염대비 파일럿 프로젝트(Beat the Heat)

         -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시민들에게 ‘피서장소’를 제공하는 선도사업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2020년부터 폭염 대피용 쉼터 네트워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 더위 쉼터 

 200여 개 분수, 그늘이 있는 공원, 냉방 시설을 갖춘 건강 상담 직원이 상주하는 실내 

 공간 마련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폭염 예방 그늘 아케이드 조성 네트워크 더위 쉼터 조성 친환경 스마트 기술 적용

보행로 활력 증진 및 폭염 대비

그늘 형성을 위한

아케이드 디자인

그림자를 형성한 거리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교류가 이뤄지는

사회적 네트워크 공간 조성

친환경 소재 활용 및 시스템을

적용해 더위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지속가능 디자인

[그림 60] 폭염 예방 그늘
아케이드 조성 사례

[그림 61] 네트워크 더위 쉼터 조성 사례 [그림 62] 친환경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

[그림 63] 바르셀로나 폭염대비 프로젝트



3-2-6.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

27 내 손 안에 서울(2023), 담배연기 폴폴 그만! 한강공원에 흡연부스 생겼어요

28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2023), 서울시 실외흡연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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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자 쏠림 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 발생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고질적 갈등 해결

     •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해결을 위한 분리 환경 조성

     • 흡연자 행태를 고려한 공간 디자인 및 기능 개선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사용자 분리형 흡연부스 디자인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흡연부스를 보행로나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터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자 한다. 또한 한강보안관과 공공안전관을 투입하여 한강공원 전역을 돌며

    담배는 꼭 흡연부스 안에서 태우게 할 계획하고,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흡연부스 조성을 통한 흡연 갈등 완화 필요“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조성되어 있는 흡연공간의 형태는 밀폐형(부스)10개, 부분 개방형 29개, 부분 개방형

   (가림막) 2개, 부분 개방형(부스) 5개, 부분 개방형(캐노피) 2개, 완전 개방형(라인) 17개, 완전 폐쇄형(부스) 

   1개 현황을 알 수 있다.

열악한 서울시 실외흡연 시설 현황“

밀폐형

(부스)

흡연 부스

부분 개방형 부분 개방형

(가림막)

부분 개방형

(부스)

부분 개방형

(캐노피)

완전 폐쇄형

(부스)

완전 개방형

(라인)

10

29

17

1
2 2

5

27

28

[그림 64] 서울시 흡연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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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주변 흡연 유형 기반 공간 모듈화

     •  스쿨존 인근(300m) 흡연공간 차폐 디자인

     •  오피스빌딩 밀집 지역, 서울역 인근 스마트형 환기 시스템 도입

     •  토시마 시티 흡연구역

         - 일본은 흡연율 감소 목표치를 0%로 정하고 2002년 8월 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을 막는  

  것을 명문화

         - 2004년부터 '흡연자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흡연을 규제하기 보다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 실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흡연공간을 함께 조성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갈등 예방형 흡연공간 모듈 쾌적한 흡연공간 조성 금연 챌린지 존

비흡연자와의 갈등 예방과

흡연 유형에 따른

공간 분리 및 모듈화

시설 이용 시 이용자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관리 및 운영,

쾌적한 흡연공간 조성

금연 챌린지 존을 구성하여

금연 과정 정보 및 건강관리의식

형성을 위한 챌린지 과정과 정보 제공

[그림 65] 갈등 예방형 흡연공간 모듈 사례 [그림 66] 쾌적한 흡연공간 조성 사례 [그림 67] 금연 챌린지 존 사례

[그림 68] 토시마 시티 흡연구역



29 내 손 안에 서울(2022), 슬기로운 펫티켓 생활, 이것만은 꼭 지켜요!

30 내 손 안에 서울(2023), 반려견과 슬기로운 산책생활! 이건 꼭 지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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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비반려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된 시설과 환경을 점진적으로 조성하여 상호 불편을

       최소화하는 솔루션 제공

     • 반려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장소 제공

     • 반려·비반려인의 상호존중을 위한 올바른 펫문화 장착과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마련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반려·비반려인 공유 공간 디자인

- 동물보호법 규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 시행되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된 까닭은 

   그동안 별도의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에 관한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이웃 간 갈등예방을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서울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 본격 시행에 맞춰 반려견주 준수사항 집중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 및 맹견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강공원·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집중 홍보“

29

30

[그림 69] 반려견주 준수사항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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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등 공공공원 내 반려견 레저(어질리티, 산책로, 노즈워크) 공간 

조성

     •  펫티켓 지원공간 내 정보전달용 디자인 시설물 조성

     •  동물행동학과 견종별 규격을 고려한 반려인 동반 벤치, 음수대 개발

     •  뉴욕의 반려동물 놀이터, 도그런(Dog Run)

         - 반려동물 놀이터인 도그런이나 목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오프 레쉬 에어리어(Off 

 -leash Area)가 있어 반려견과 반려인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뉴욕의 공원들.

 뉴욕 내에 있는 도그런과 오프 레쉬 에어리어를 합치면 약 137곳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펫티켓 기반 공유 공간 조성 반려견 동반 레저 공간 조성 반려견 공유 공간

공공시설물 개발

반려동물을 동반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 공유 공간

반려견에 대한 비반려인의

의식 개선을 위한 체험형 공간

다양한 견종 크기별로 주인과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동물행동학 기반 

공공시설물 디자인

[그림 70] 펫티켓 기반 
공유 공간 조성 사례

[그림 71] 반려견 동반 
레저 공간 조성 사례

[그림 72] 반려견 공유 공간
공공시설물 개발 사례

[그림 73] 뉴욕의 반려동물 놀이터, 도그런 사례



31 서울시50플러스재단(2018), [50+리포트] 사회적 자원 교류를 촉진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세대 통합 프로그램

32 서울연구원(2021), 세대별로 느끼는 서울시민의 사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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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통합디자인(All-Inclusive design) 적용 

     • 전 세대를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한 세대 간 갈등 및 소외감 해소

     •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세대공감 공간 디자인

- 사회적 자원 교류를 촉진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세대 통합 프로그램은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이 자원의 

   순환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며,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대 간 소통과 협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

31

-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가 1순위로 ‘편가르기 정치문화’를 우선으로 꼽았으나,

   2순위는 20대 상호 이해 부족, 30대와 50대는 빈부격차 심화, 40대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60대는 각자이익

   추구로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양한 가치 인정과 소통문화 정착의 필요“

32

20대

17.2%
20.0%

29.1%22.8%

16.0%

41.1%

40대30대

50대 60-64세

26.4%

16.7%

12.1%

54.2%

언론의 선정적 보도
각자 이익 추구
빈부격차 심화

편 가르기 정치 문화
상호이해 부족

Q. 사회갈등의 원인은?

[그림 74] 연령대별 사회갈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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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 공원, 지역 노후 공원 내 공감존 디자인 조성

     •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능한 와이파이존과 편안한 휴식 동시 공간

     •  난이도와 속도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조합놀이대

     •  파킹 하우스+콘디타게트 류더스(Parking House + KONDITAGET LUDERS)

         -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드 헤븐(Nordhavn) 지역 대형 주차장 옥상을 놀이터와 전망 공간, 

 녹지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세대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세대 교류형 공공시설 소규모 근린 파크 조성 세대 간 소통·공감 캠페인

세대별 특화 시설을 전 세대

공공시설군으로 통합

근린 공원 또는 놀이터를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장소로 변화

세대 간 공감과 사회적 교류를

일으키는 장소 기반

공감 캠페인 연계

[그림 75] 세대 교류형 공공시설 사례 [그림 76] 소규모 근린 파크 조성 사례 [그림 77] 세대 간 소통·공감 캠페인 사례

[그림 78] 파킹 하우스+콘디타게트 류더스



[그림 79] ‘정원도시 서울’ 구상 이미지 사례

33 보도자료(2023), 한국NGO신문

34 서울시(2023), 푸른도시여가국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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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인프라 시설 강화를 통한 시민 레저, 휴식 공간 제공, 도시 경쟁력 강화

     • 기업 ESG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태 환경 공헌

     • 도시공원 자원 순환 구조 설계에 따른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행동 유도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민관 협력형 자원순환 그린 에어리어 디자인

- 서울의 공원율(28.53% / 2022년)과 1인당 도시공원면적(17.74㎡/ 2022년)은 증가해 왔지만, 국립공원 등 

   외곽산림을 제외한 ‘도보 생활권공원’ 면적은 1인당 5.65㎡에 불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 부족“

33

34

- ‘정원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예산 957억 원의 사업비로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건물 등을 

    활용한 입체정원을 조성. 산·하천의 생태성 강화와 함께 다양한 자연경관과의 생태공원 확산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녹지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서울 도심 녹지 공간 필요성“

3-2-7. 협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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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노원, 마포 등 대도심 자원회수시설 공간을 활용한 생활SOC 시민친화 그린

         복합디자인 지원 개발

     •  지능형 공기필터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그린 시설물’

     •  기업 ESG 협력형 업사이클링 공공시설물

     •  덴마크 열병합발전소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

         - 코펜하겐의 열병합발전소로 발전소 옥상 공간 중 최소 20~30%를 대중에게 개방하여 

 스키장, 스포츠 클라이밍 벽, 하이킹 장소를 마련하여 아마게르 바케의 주변 전망을 

 즐길 뿐 아니라 하이킹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ESG 협력형

그린 에어리어 조성

업사이클링 활용

친환경 공간 조성

생태 환경

공공시설 디자인

도심 혐오 시설(발전소, 폐공장, 소각장 등)

관련 기업·기관과 연계한

복합 기능형 생활SOC

제화, 생활 용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협력하여 공간을 조성

도심 생태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시티 그린 존’ 조성

[그림 80] ESG 협력형 그린 에어리어 사례 [그림 81] 업사이클링 활용 공간 조성 [그림 82] 생태 환경 공공시설 디자인 사례

[그림 83]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35 보도자료(2023), 연세춘추

36 보도자료(2023), 서울신문

37 보도자료(2019), 사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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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또는 공공 영역 개발 과정에서 시공 전 임시적인 유휴공간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민관 협력 공헌 공공공간 프로젝트

     •  임시적으로 방치되는 폐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쉬어가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및 공간으로 탈바꿈

     •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된 건물과 공간 등으로 인한 통행 불편, 범죄 위험 등의 시민 

불편 해소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임시 유휴부지 협력형 공공장소 조성 사업

- 신촌역 4번 출구 앞, 무너진 건물 주변에 펜스가 쳐져 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리모델링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다. 그 뒤로 20년이 지났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촌역 근처 상인 A씨는 

   “건물이 무너진 채로 20년째”라며 “보기 흉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건축물은 총 322개다. 이중 공사중단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건축물도 153개나 된다.

건설 골조 노출, 자재물 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35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이 지난 6일 물재생시설 유휴부지 방치를 지적,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 김 의원은 “유휴부지의 방치가 아닌 만족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유휴부지 활용 및 개선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연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당부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물재생센터 시민편익시설·유휴부지 활용 방안 도출 필요“

36

- 서울시가 도심 가용 토지 부족과 평면적 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고자 저이용 도시공간 활용에 대한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저이용 도시 공간의 문제 해결 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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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로입구역 빈 상가 공간 활용 주민 융복합 문화 공간 조성

     •  임시적 공간 활용을 통한 장소와 장소 일대의 안전성 향상 및 일상 편의 제공

     •  새로운 문화 트렌드 발굴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임시적 공간

     •  영국 런던 ‘민와일 스페이스(Meanwhile Space)’

         - 영국 도시 재생 협회(British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는 ‘잠시 동안’을 

 의미하는 ‘Meanwhile’이라는 이름으로 빈 건물 등의 공간을 임시적으로 지역 사람들과 

 함께 활용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공사 전 유휴부지 활용

복합 문화 공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관리

지역을 위한

작은 쉼터

공사 전이거나 임시적으로

미사용하는 공간을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

건물 및 공사장의 노출된

골조를 다듬거나 개선하여 활용

인적이 드문 장소를

주민들이 찾아오는

장소로 변화

[그림 84] 공사 전 유휴부지 활용
복합 문화 공간 사례

[그림 85]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관리 사례 [그림 86] 지역을 위한 작은 쉼터 사례

[그림 87] 영국 민와일 스페이스



38 서울연구원(2017),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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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들이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경험하고 디자인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가치 인식

     •  대학생들이 미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과 

기반 조성

     •  관-학 연계와 교류를 통한 다양한 협의체 및 협력 구조를 제안하는 참여형 협력사업

ㅇ 사업목적

ㅇ 사업배경

대학 협력형 디자인 사업

- 대학-지역 사회 협력은 공간·시설 협력형, 인적·지적 자원 협력형, 경제적 협력형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등 

  지역사회 역량 강화, 공동체 형성,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대학-서울시

  (또는 자치구)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며, 대학 내에서도 

  지역 협력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는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2014」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강조“

38

[그림 88] 공공의 적절한 지원을 통한 상생적 대학-지역사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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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디자이너를 주축으로 사회 문제 해결 샌드박스를 통한 현장형 디자인 구현

     •  관련 협의체, 기업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실행

     •  활동 및 체험, 우수 디자인 성과 공유

     •  에스케이 써니(SK SUNNY)

         - 밀도 높은 사회 문제 분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인재들의 사회 변화 실험터인 

 에스케이 써니는 전 세계 청년들을 자발적, 주도적, 실천적인 소셜 챌린저로 육성

ㅇ 사업내용

ㅇ 디자인 범위

ㅇ 사례 및 참고

대학생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대회

대학 협력형

공모 및 실행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대학생 서포터즈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문제해결

디자인 적용을 위한

대학생 대상 디자인 대회

일반 용역사를 제외한

대학생 단체 대상 사업 제안 공모

서울시 관련 플랫폼을 통한

관련 활동 지원

[그림 89] 대학생 디자인 관련 대회 사례 [그림 90] 대학 협력형 공모 및 실행 사례 [그림 9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대학생 서포터즈 사례

[그림 92] 에스케이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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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통합형 사업 실행 편람

4-1-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편람(Social Problem-Solving Design Manual)

[그림 93]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편람 예시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실행을 위해 필요 정보를 작성한 통합형 사업 매뉴얼



4-1-2. 편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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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서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서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및 사업에   

        따른 사전 검토 내용

        - 실행 사업 주제에 따라 각 행정 부서가 집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음

        - 제안요청서(RFP) 기획 시 참고 내용의 사전 정보 제공(RFI) 성격을 가짐

        -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내용을 전달함

        - 핸디북 개념의 책자로 휴대와 전달이 간편함

4-1-3. 편람 추진배경

     •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 가이드’의 강점과 필요 정보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서울시만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련된 사업 편람을 제작

        - 서울시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가이드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제공’과 ‘관련 정보 제공의 필요’ 확인

41%

26%

18%

15%

구체적인 실행 전략

명확한 목표 설정

참여자들에게 도움되는 지원 정보 제공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

‘사업 가이드’ 계획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Q

        - 2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제도 고도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실행 중심의 추진전략 마련’이라고 답함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Q

48%

24%

20%

4%

4%

실행 중심 추진전략 마련

인력 및 자원지원 확대

전문가 및 자치구 간 협력 강화

홍보 및 인식 개선

기타



4-2-1. 사업 목적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스프린트

4-2. 거버넌스 연계 확산

[그림 94] 거버넌스 구축 사례 [그림 95] 브랜드 및 홍보 사례

     •  혁신창업가 및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문제 발굴

     •  해당 연도 스프린트 테마에 따라 혁신기업 및 창업가 모집을 통해 복잡성이 높은 사회적 

문제에 융합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디자인 스프린트 운영

4-2-2. 사업내용

4-2-3. 디자인 범위

     •  서울시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단체 및 기업, 시민, 분야별 전문가와 공유하는 워크숍 개최

     •  선정한 테마에 관한 리서치 기반 문제 해결 가이드라인 구축

     •  사회혁신가 및 기업과 해당 연도 스프린트 테마에 맞는 디자인거버넌스 사업팀 참여

     •  참여자 간 협력 관계 구축과 사회 문제 해결 사업 발굴 및 개발

     •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성공담 및 실패담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87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스프린트 운영 혁신창업가 및 시민, 

분야별 전문가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정보 연계리서치 등

서울시와 협력기회 제공

브랜딩 및 홍보

스프린트 이후 컨퍼런스 개최 및 온라인 스프린트 홍보



4-3. 관리 및 운영체계

[그림 96] 관리 및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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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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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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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서울시

참여 환경 조성

자치구 시민

네트워크 협력

행
정

적

인
프

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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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문
제

해
결

대
상

지
 선

정

예산, 인력 지원

지역 이슈 제안

사업 모니터링

사회문제해결 주도적 참여문제해결 추진

이해관계자 협력

- 제도 운영과 시책사업 선정을 

   통한 시범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 간 참여 

   환경 조성

-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통한 

   사업 완성도 및 효과성 증진

행정 및 운영 지원

서울시 시민 자치구

- 지역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참여 활성화

- 사업 대상지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유도 및

   지원

- 사회 문제 해결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시행과정 협조

협력 및 소통 유도



제5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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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강점 고도화와 추진 방향성 제시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은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기존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강점을 고도화하고, 최근 동향에 따라 추진 방향성을 제시함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

        - 동 계획의 목표는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비전은 디자인으로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시민중심 디자인 도시이며, 추진전략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해소, 개선, 예방, 증진의 디자인 전략임

     •  추진체계에 따른 효과적 실행을 위한 방안 제시 

        - 위 목표와 비전,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5가지의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16가지의 시책사업을 제시함

제5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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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결론 및 기대효과

     •  사업추진 및 고도화를 위한 실행방안 구축

        - 혁신성과 시의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영역을   

  고도화하고 기존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확산 필요성 확보

        - 체계적 사업 추진과 기존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강점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시책사업을 분석하고 동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전략에 따른 실행방안을 구축

5-1-1. 결론

5-1-2. 기대효과



     •   쉽고 명확한 가이드 제공을 위한 확산성 마련

        - 세부 사업별 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 기간,    

  대상, 유형, 범위, 과정을 자세히 실행방안으로 제시함

        - 사업 편람을 통해 사업 수행 담당자가 공통의 과정을 이해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확산성 마련

     •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점 활용

        - 시민 인식 조사 및 서울시 관련 통계, 사회 조사를 바탕으로 시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성 구축

        - 동행 매력 서울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시민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 아젠다를 

  선정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해소, 개선, 예방, 증진의 디자인 전략을 구체화

     •  다양한 주체 협력과 공헌을 통한 디자인 결과 도출

        - 정책 입안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 관련 부서, 시민, 자치구,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중심의 협력적 디자인 추진 과정

        - 비영리 기관, 소셜벤처, 대학, 전문가 그룹 등 협력의 다양성을 높이고, 기업이   

  공공 영역에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및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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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책 방향 실현을 위한 과정 중심의 솔루션 제시

        - 공감과 포용,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서울시 정책 방향 실현 도구로 활용

        - 사회적 현상과 변화에 따른 제도 추진을 위한 선제적인 사업 계획과 체계적 과정을 

  제시하여 문제해결 솔루션의 실현 가능성을 높임



[표 12] 조례 개정 관련 자문 의견

ㅇ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5-2. 제언

기존 조례

관련 자문 의견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전략 및 추진계획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주요시책 

4.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및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이해와 파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서면,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문 자문 의견

최성호 교수

2023.11.13

이현성 교수

2023.11.2

일반적으로 모든 기본계획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은 5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해 보임
5년 단위 추진의 근거는 예산편성으로부터 실행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후평가를 고려해 

차기 계획의 범위 수립 시까지 필요한 시간 고려 시 5년의 계획기간이 필요하며, 3년의 경우 
실행 사업 계획 수립과 일부 사업 진행 후 종료되기 때문에 장기적 추진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통합성과 실행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5개년 수립 변경 및 N개년도 개념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계획 고려 필요

공공 영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탄력적 실시간으로 대응, 변해갈 수 있는
주기적 구독제 개념의 Agile Action Plan으로 서울시만의 특화된 디자인계획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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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전략 및 추진계획 

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주요시책 

4.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및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이해와 파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서면,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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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조사STEP 2

이슈 검증STEP 3

이슈 선정STEP 4

이슈 발굴STEP 1

국내외 사회적 의제,
이슈 수집

주체별 주요 이슈 수집 전문가 의견 수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 KOSIS 국가 통계포털

- 생활안전지도

- 세계법제정보센터

- UN-Habitat

- Resilient Cities Network

- Net Zero Cities

- 뉴스데이터 분석 비카인즈

- 통합데이터 지도

- 사회공헌센터 공헌사례

- 희망제작소

- 아름다운재단

- 사회공헌센터 자원DB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소셜벤처 스퀘어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연구원

- 국가정책연구포털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 사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참조

- 기업별 ESG성과 보고서,

   사회공헌백서(사회공헌센터)

- 현장조사

- 심층인터뷰

- 서면 자문

- 워크숍

- 설문조사

조사 대상 및
관련 기관 파악

유관 제도 및
참고문헌 조사

유사 사업
만족도 파악

- 설문조사

- 라운드테이블

- 인터뷰

- 서면 자문 요청

- 워크숍

- FGI (Focus Group Interview)

- FGD (Focus Group Discussion)

- 이슈발굴 매트릭스 예시

이해관계자 선정 및
인식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매트릭스를 활용한
데이터 종합

- 친화도법 (Affinity Diagramming)

- 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 로직트리 (Logic Tree)

- 세부사업 추진내용 작성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이슈 도출 

세부사업 추진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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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슈 선정 과정

기타자료



이슈 발굴

국내외 이슈 및 의제수집
STEP 1

국내외 사회적 의제, 이슈 수집

- 국내 경제·인문사회연구회(https://nrc.re.kr/index.es?sid=a1)

- 국내외 뉴스데이터 분석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 국내 재난·안전 R&D정보포털(https://www.safernd.kr/main.kst)

- 국내 KOSIS 국가 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 국내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main/smap.do?flag=2)

- 국외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국외 UN-Habitat(https://unhabitat.org)

- 국외 Resilient Cities Network(https://resilientcitiesnetwork.org)

전문가 의견 수렴

- 공공 통합데이터 지도(https://www.bigdata-map.kr)

- 기업 사회공헌센터 공헌사례(https://crckorea.kr/?menuno=255&display=Y)

희망제작소(https://www.makehope.org)- 비영리

- 비영리 아름다운재단(https://beautifulfund.org)

- 국외 Net Zero Cities(https://netzerocities.eu)

주체별 주요 이슈 수집

- 서면 자문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사회적 이슈 및 의제에 관한 의견 수렴]

   의견서 작성(서면)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워크숍

   [관계자 세미나를 통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이슈 및 의제 논의]

   전문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검토하는 연구회나 세미나 등

-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설문을 통해 다각적으로 사회문제 관련 이슈 정보를 수집]

   미리 구조화되어 있는 설문지나 면접을 통하여 사회 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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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조사

제도 및 사업 현황 파악
STEP 2

- 현장 조사

    [유사 사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현황 파악과 관찰되는 내용 등을 수집]

    해당되는 주제와 대상을 현장에서 관찰, 직접체험,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

 - 심층 인터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슈와 관련 현황 및 드러나지 않은 내재적 정보들을 수집]

    이해관계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내재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핵심 이슈를 도출할 때 사용,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파악하는 등 삶에 대한 깊고 

    풍부한 이해를 도우므로 대부분의 조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

유사 사업 만족도 파악

- 공공 사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참고

- 민간 기업별 ESG성과 보고서, 사회공헌백서(사회공헌센터)

- 공공, 기관 사회공헌센터 자원DB (https://crckorea.kr/?menuno=259)

조사 대상 및 관련 기관 파악

-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 기업 소셜벤처 스퀘어 (https://sv.kibo.or.kr/HomeMain.do)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최종보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서울연구원(https://www.si.re.kr)

- 국가정책연구포털(https://www.nkis.re.kr/main.do)

-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www.prism.go.kr/homepage) 

- 학술연구정보서비스(check.kci.go.kr/myspace)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https://publicdesign.kr/main.do)

유관 제도 및 참고문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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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증

관계자 인식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STEP 3

- 서면 자문 요청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의견을 수렴]

   질문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자료를 검토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E-mail이나 서면으로 요청

- 워크숍

   [다수 전문가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이슈에 관한 의견을 나누거나 검토하는 워크숍 운영]

   전문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검토하는 연구회나 세미나 등

- FGI(Focus Group Interview)

   [특정 전문가 또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슈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기 위한 인터뷰]

   모더레이터가 질문하면 참가자들이 답하는 일방적인 인터뷰 방식

- FGD(Focus Group Discussion)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가 이슈 검증을 위해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 받음]

   토론을 진행하는 모더레이터의 개입없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하는 방법

-  설문조사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이슈와 관련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설문 내용을 구조화하고 실행]

    미리 구조화되어 있는 설문지나 면접을 통하여 사회 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

 - 라운드 테이블

    [관련 전문가, 관계자를 초빙하여 동등하게 토론하여 이슈에 관한 검증 및 의견을 수렴]

    회의 참가자들이 좌석 순서나 위치에 따른 서열에 집착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회의로, 주로 원형 테이블 혹은 형태로 앉아 토론하거나 

    회의하는 방법

 - 인터뷰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기초자료 및 분석 내용을 검증하는 인터뷰]

    연구자, 디자이너 등 질문자가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해서 정보나 의견 등을 

    알아내는 방법

이해관계자 선정 및 인식 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매트릭스를 활용한 데이터 종합

- 이슈 발굴 매트릭스 예시 [출처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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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도법 (Affinity Diagramming)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로직트리 (Logic Tree)

이슈 선정

주요 이슈 도출과 사업 추진방안 구체화
STEP 4

 - 친화도법(Affinity Diagramming)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각화 및 데이터화하여 해법을 식별하고 분류]

   친화도법은 관측치를 외부화하고 의미 있게 군집화 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리

 -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조사 결과물을 여러 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한눈에 파악]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각각의 합이 전체가 되게 하는 분석적 사고’를 말하며, 수집한 

   정보를 큰 것에서 작은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 중복과 빠짐없이 분류하는 분석 방법

 - 로직 트리(Logic Tree)

    [지금까지 조사, 분석한 내용을 로직 트리로 작성하여 최종적인 이슈를 도출]

    MECE를 기반으로 특정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해하는 기법

    로직 트리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브레인스토밍 등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수집 → 

   아이디어 그룹핑(대,중,소) → 로직 트리 작성 → 검증 → 이슈 도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이슈 도출

 - 세부사업 추진내용 작성

    목적 및 필요성, 사업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기대효과, 예산, 참고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작성 

세부 사업 추진방안 수립

2차 전략별 주요 실행과제1차 추진전략

Step 1. 1차 기본계획 목표

모든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디자인

일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

협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자인 액티브 공공공간

일상회복 디자인

소외해소 디자인

약자동행 디자인

일상재난
예방 디자인

지속가능
환경 디자인

사회갈등
예방 디자인

세대공감 디자인

ESG협력 거버넌스

지역 공헌
협력 디자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디자인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1차 전략별 주요 실행과제 국내 사회조사 서울시 정책조사 해외 동향조사 관계자 인식조사 2차 추진전략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디자인씽킹을
촉진하는 디자인

디자인리더쉽을
실현하는 디자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니즈
충족

재난상시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언택트에
대응하는 디자인

지역경제를
살리는 디자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디자인

미래세대를
위한 디자인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

(사회불안요인, 통계청, 2022)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서울시 민선8기 시정공약)

회복적 관점의
디자인 역할 확대

(Resilient Cities 
Network, 2013

Quartiers d’Innovation, 
2020)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방안으로서의 디자인

 (European Mental 
Health Week, 2023

The London Plan, 2021)

협력과 공헌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Healthy Placemaking, 
2018, 

Design 2025, 2016,
Societal Challenges, 2020)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이슈대응형 디자인

(Active Design
Guideline, 2010,

Smart London Plan, 2020)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포용적 

사회문제해결형 디자인

(SDGs, 2018

Furture Tokyo, 2023)

사회적 현상과
변화에 따른
회복성 실현

(서울시민 설문조사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설문)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관리자 인터뷰

생활안심 디자인)

다양한 주체 협력과
공헌을 통한
디자인 결과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설문

프로젝트 참여자 인터뷰
_디자인 거버넌스)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대상지 관리자 인터뷰

_인지건강디자인)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통한 일상의 변화

( 대상지 관리자 인터뷰
_청소년 문제해결디자인

대상지 이용자
_스트레스해소디자인 )

팬데믹 이후 
도시 기능 회복
강화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상생, 글로벌, 안심
미래도시를 향한 지향점

(서울비전 2030)

회복 탄력성 강화,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확산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 지향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정책방향

(디자인서울 2.0)

안전, 생활환경, 
코로나19 건강 등의
사회 주요 불안요인

(사회불안요인, 통계청, 2022)

사회 갈등 심각성 인식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020)

과도한 업무 및 학습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체감도

(도시정책지표 조사 보고서

, 서울시, 2022)

폭염대책,시민 생활변화에
대응 필요, 포괄적

열환경개선전략 필요

(폭염과 서울시민의 

생활양식 변화
, 서울연구원, 2019)

Step 3. 2차 기본계획 목표Step 2.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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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업의 배경

[그림 2] 사업의 목적

[그림 3] 연구 과정 및 방법

[그림 4]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차 기본계획 분석

[그림 5]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그림 6]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그림 7] 사업 추진 과정

[그림 8] 국내 동향조사

[그림 9] 국외 동향조사

[그림 10]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차 기본계획 목표

[그림 11] 현황 및 동향조사 분석 결과

[그림 12] 전략 방안 도출 과정

[그림 13] 추진전략

[그림 14] 추진전략에 따른 실행방안

[그림 15] 서울 관광 계획 시 고려 요소

[그림 16] 서울형 도심 랑도네 사례

[그림 17] 산속 이색 커뮤니티 공간 사례

[그림 18] 서울 숲속에서 즐기는 활력증진 액티비티 사례

[그림 19] 캐나다 온타리오 숲

[그림 20] 틈새공간 활용과 휴식 공간 사례

[그림 21] 틈새공간 이슈 해결 사례

[그림 22] 사회 기반 시설 새활용 사례

[그림 23] 틈새공간 활동성 강화 사례

[그림 24] 다운타운 크로싱 지하철 입구 활용 사례

[그림 25] 서울시 청소년들의 주말 활동

[그림 26] 테마형 블록존 조성 사례

[그림 27] 창의 증진을 위한 공간 조성 사례

[그림 28] 트윈세대 특성을 고려한 공간과 연계 프로그램 제공 사례

[그림 29] 우주로 1216

[그림 30] 앉기 쉬운 장소 사례

[그림 31] 쉘터 모듈 개발 사례

[그림 32] 정보 체계 구축 사례

[그림 33] 100가지 공공공간 프로그램

그림차례



[그림 34] 서울시 스트레스 정도(직장생활) 통계

[그림 35] 멘탈케어 스팟 조성 사례

[그림 36] 임상 기반 특화 시설물 사례

[그림 37] 멘탈케어 환경 조성 사례

[그림 38] 멘탈케어 시설물 예시

[그림 39] 교통수단별 통행 중 주요 활동 금전적 가치 비교

[그림 40] 공공 업무 지원 장소 조성 사례

[그림 41] 일상 편의 증진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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