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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는 긴 터널에서 탈출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는 2034년을 정점으로 경기도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주력 

산업과 도내 글로벌 기업들의 위기 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도민들의 생각과 가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족과 경제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가치, 기회가 균등한 사회, 삶의 여유와 행복한 삶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새로운 통신기술과 디지털화된 에너지, 운송 수단 등이 결합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초래될 3차 산업 혁명”을 강조하며, “2040년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인류 

전체가 공유를 통해 글로벌화 된 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래사회는 경제와 생산, 소비, 이동 등 모든 면에서 큰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정책과 시책

이 필요합니다.

「경기비전 2040」은 향후 25년 후의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가올 10년, 20년을 준비

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기존의 계획이 주로 전문가가 주도한 미래비전이었다면, 이번 비전은 도민들의 생각과 가치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탁에 둘러앉아 함께 고민, 진단하고 토론했으며, 그 결과 도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만들고, 도민의 희망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의회 의원, 도·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등 새로운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표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비전 2040」이 미래비전이라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생각과 아이디어가 더 큰 희망을 열 수 있습니다. 도민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한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경기비전 2040」을 수립하기까지 많은 도움과 깊은 열정을 보내주신 도민, 도의회, 각 분야 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과 경기연구원 연구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경기도지사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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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40 비전인가? 제1장

 현 시점에서의 문제인식

○ 저성장시대 진입, 인구피크 도달과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진입

– 잠재성장률 저하, 인구 고령화, 압축성장 피로도 증가로 기존 정책 및 전략의 유효성 약화

– 삶의 질 중시, 웰빙 가치 선호 등 도민의 의식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요구됨

[그림 1-1]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추이와 전망

○ 주력산업 위기, 광역시 추진 등 돌발요소의 위험이 점차 증대

– 경기도는 도내 주력산업 붕괴 (노키아 붕괴에 따른 핀란드 경제 침체와 유사한 상황), 수원 등 대도시의 

광역시 또는 특례시 추진 등 돌발요소의 위험이 점차 증대됨

주력사의 비중 대도시의 비중

[그림 1-2] 주력기업에 의존적인 지역경제와 대도시의 비중이 큰 재정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4 2007 2010 2013 2016 2019 2022 2025 2028 2031 2034 2037 2040
0%

-5%

-10%

5%

10%

15%

20%

25%
1989~1991년 사이  
2.8% ~ 4.2% 가량  

경기도가 높은성장률을 보임 2008년 2.2%, 2010년 3.2%, 
2009년 0.5%, 2011년 0.1%  
경기도가 높은성장률을 보임

2015년 1.1% 이후
2040년까지 0.6% 가량

경기도가 높은 성장률을 보일것으로 전망

전국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증가율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증가율

<현재>

S전자, L전자&디스플레이,

S반도체, H-K 자동차의 위기 시,

경기도 GRDP의 약 6.4%,

총 종사자수의 3.9% 감소

2013년 
경기도 GRDP

경기도에 위치한 주력기업의
부가가치생산액

313.7조원

20조원

6대 도시의 광역시 승격
또는 특례시 지정 시,

경기도 재정의 22.7%,

9조 9천억원의 손실 발생

* 6대 도시 :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용인, 안산

2015년 
경기도 세입규모

6대 대도시
도세규모

43조 9026억

9조 98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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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2장

 10년, 20년을 준비하는 미래 아젠다와 중장기 전략을 제시 

○ 미래비전은 ‘멀리 내다보고, 전략과 정책의 지향점을 정하는 것’임. 때문에 우선 미래시점에서의 

예측과 전망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바라는 미래, 희망하는 미래를 담은 비전을 제시함 

– 선진국가 및 선진지역은 미래 과제와 중장기 비전 수립 → 부처별 및 실국별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사업 및 프로그램 시행 등의 체계화된 정책추진체제를 구축

– 가장 선진적인 사례로는 핀란드의 「미래비전 2030 (Finland Tulevaisuus 2030)」을 들 수 있음

○ ‘경기비전 2040’은 한 세대인 25년 후의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미래상 달성을 목표로 하여, 10년 

및 20년을 미리 준비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 

– 목표시점인 2040년까지의 청사진 제시가 아니라 2040년 미래상 실현 위한 사전 준비전략을 제시

[그림 1-3] 미래비전 설정과 중장기 전략 준비

4  개요Ⅰ 왜 2040 비전인가? 

○ 공약실천계획이나 법정 종합계획으로 중장기적, 구조적 과제 해결에 한계

– 중·단기 공약실천계획이나 법정계획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해결대안을 찾기 

때문에 중장기적, 구조적 과제 해결에 한계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미래비전 부재로 국가-광역정부-기초정부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부재 

 지금까지 수립된 경기도 비전의 성과 평가

○ 비전의 성과 평가 결과, 산업과 정책사업은 달성했으나, 대규모 철도인프라 구상은 미실현  

– 1997년의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과 성과

∙ 핵심 구상인 환상철도 구상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으나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여 실현될 수 

없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공장총량제로 전환, 외투기업 입지허용 등으로 부분 달성 

– 2002년의 「경기 2020: 비전과 전략-동북아의 선택 경기」의 주요 내용과 성과분석

∙ 경기만 서해안 산업벨트 조성전략은 이후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등에 반영되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으나, 통일순환철도와 K-클러스터 전략은 실현되지 못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이전 비전의 한계 극복하는 장기비전 수립

○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미래과제 연구와 비전과 전략 제시가 필요

– 현행 법규와 관행을 뛰어넘고, 새로운 시스템을 창안하여 경기도가 성공사례를 만듦으로써 글로벌 스탠

더드를 만드는 ‘새로운 사고, 적극적 접근’의 정책비전이 필요

○ 1,300만 명 도민이 공유하는 비전 수립

– 경기도민이 공유할 미래에 대한 준비와 비전의 수립과 함께, 경기도의 구조적 과제 해결과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정의 연속성 확보 

– 수도권 규제개선 등 장기 미제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전 공유와 도민 정체성 확립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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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변화상

2025
변화상

2030
변화상

경기비전 2040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미래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

현재 진단

10, 2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할까?

2040
경기비전

미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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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단체 참여단이 설정한 경기도 2040 비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3장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비전을 수립

○ 도민과 공유하는 비전을 만들기 위해 도민, 차세대 청소년,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과 

함께 미래 과제를 진단하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 

 SNS 등 첨단 소통의 방법을 실천 

○ 페이스북, 트위터 등 ICT 기반의 SNS를 활용하여 소통과 통로를 확대 

○ 도청 및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도민의견란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집 

 도민 참여와 소통의 추진 경과 

○ 미래학의 방법론에 기초한 논의

   → 중장기 아젠다 설정 

   →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 비전 설정 

   → 전략 마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접근 

6  개요Ⅰ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주요 선진국의 비전 수립 사례

 핀란드 미래비전 2030 (Finland Tulevaisuus 2030)

- 핀란드는 1993년부터 미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1년 출범한 현 핀란드 정부 역시 미래전망 및 국가전략 도출을 

위해 주제 선정, 미래 전망, 정책 정의, 정책 이행 등의 4단계로 나누어 비전을 수립

- 이 과정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미래 이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를 거치며, 설정된 계획지표에 대해 수립 목적, 

2030 목표, 중간 목표, 측정 방식 등을 명시

 스마트 런던계획 (Smart London Plan)

- 2013년 수립된 스마트 런던계획은 다양한 미래 중에서도 ‘스마트 시티’라는 큰 미래상 안에 목표투자액, 계획기준년도, 

계획지표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의 향후 운영방식 등을 포함하는 장기 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전 제시

 뉴욕시 장기비전계획 PlaNYC

- 2007년 뉴욕시는 인구 상승, 노후화된 도시구조와 시설, 기후변화와 환경 등 3가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25개 기관이 

모여 PlaNYC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30% 감축’ 및 ‘100만인 도시 준비’라는 장기목표 아래 다양한 

세부목표와 실행계획을 추구하고 있음  

- 계획의 비전은 ‘더 푸른, 더 거대한 뉴욕(A Greener, Greater New York)’으로 설정하고, 10개 부문의 127개 이니셔티브를 

제시. 이후 2011년에 132개 이니셔티브로 확장되었고, 2013년에는 400개 이상의 구체적인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7개 부문에 걸쳐 목표를 제시

- 2014년에는 ‘더 강한, 더 회복력 있는 뉴욕(A Stronger, more Resilient New York)’이라는 계획을 추가하고 기후분석, 

보건 등 13개 부문 미래지표를 반영 

지역 목표년 비전과 전략 추진 부문과 지표

핀란드 

미래비전

2030

2030년

<3대 목표>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생산적 경제

• 지속가능한 환경

• 건강한 웰빙사회

<6대 핵심 주제>

조력자로서의 정부/ 시민의 웰빙과 통합/ 미래의 직업과 교육/ 

비즈니스 구조 혁신/ 북극해 시대/ 희소자원시대의 기회 창출

스마트 

런던 계획
2030년

<4개 부문>

• 도시관리 효율성 증대 

• 기술혁신산업육성 

• 정보공개 및 투명성

• 삶의 질 

<7개 전략과 성취측정지표>

혁신선도자 런던시민/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기술, 

창조역량, 연구 강화/ 스마트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개선/ 시민요구에 복무하는 시정/ 디지털 기술 도입 활성화 

뉴욕시

장기

비전계획

planNYC

단기 

중기

장기

(2030년)

<전략>

더 푸른, 더 거대한 뉴욕

(지속가능성)

<10개 부문과 세부 목표지표>

주택과 근린환경/ 공원과 공공공간/ 노후산업공간/ 수로/ 물 

공급/ 교통/ 에너지/ 공기질/ 폐기물/ 기후변화

<전략>

더 강한, 더 회복력 있는 

뉴욕(회복탄력성)

<13개 부문과 세부 목표지표>

기후분석/ 해안보호/ 빌딩/ 보험/ 유틸리티/ 액화연료/ 보건/ 

통신/ 교통/ 공원/ 식량공급/ 폐기물/ 물과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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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단체 참여단이 설정한 경기도 2040 비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3장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비전을 수립

○ 도민과 공유하는 비전을 만들기 위해 도민, 차세대 청소년,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과 

함께 미래 과제를 진단하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 

 SNS 등 첨단 소통의 방법을 실천 

○ 페이스북, 트위터 등 ICT 기반의 SNS를 활용하여 소통과 통로를 확대 

○ 도청 및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도민의견란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집 

 도민 참여와 소통의 추진 경과 

○ 미래학의 방법론에 기초한 논의

   → 중장기 아젠다 설정 

   →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 비전 설정 

   → 전략 마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접근 

6  개요Ⅰ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주요 선진국의 비전 수립 사례

 핀란드 미래비전 2030 (Finland Tulevaisuus 2030)

- 핀란드는 1993년부터 미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1년 출범한 현 핀란드 정부 역시 미래전망 및 국가전략 도출을 

위해 주제 선정, 미래 전망, 정책 정의, 정책 이행 등의 4단계로 나누어 비전을 수립

- 이 과정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미래 이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를 거치며, 설정된 계획지표에 대해 수립 목적, 

2030 목표, 중간 목표, 측정 방식 등을 명시

 스마트 런던계획 (Smart London Plan)

- 2013년 수립된 스마트 런던계획은 다양한 미래 중에서도 ‘스마트 시티’라는 큰 미래상 안에 목표투자액, 계획기준년도, 

계획지표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의 향후 운영방식 등을 포함하는 장기 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전 제시

 뉴욕시 장기비전계획 PlaNYC

- 2007년 뉴욕시는 인구 상승, 노후화된 도시구조와 시설, 기후변화와 환경 등 3가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25개 기관이 

모여 PlaNYC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30% 감축’ 및 ‘100만인 도시 준비’라는 장기목표 아래 다양한 

세부목표와 실행계획을 추구하고 있음  

- 계획의 비전은 ‘더 푸른, 더 거대한 뉴욕(A Greener, Greater New York)’으로 설정하고, 10개 부문의 127개 이니셔티브를 

제시. 이후 2011년에 132개 이니셔티브로 확장되었고, 2013년에는 400개 이상의 구체적인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7개 부문에 걸쳐 목표를 제시

- 2014년에는 ‘더 강한, 더 회복력 있는 뉴욕(A Stronger, more Resilient New York)’이라는 계획을 추가하고 기후분석, 

보건 등 13개 부문 미래지표를 반영 

지역 목표년 비전과 전략 추진 부문과 지표

핀란드 

미래비전

2030

2030년

<3대 목표>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생산적 경제

• 지속가능한 환경

• 건강한 웰빙사회

<6대 핵심 주제>

조력자로서의 정부/ 시민의 웰빙과 통합/ 미래의 직업과 교육/ 

비즈니스 구조 혁신/ 북극해 시대/ 희소자원시대의 기회 창출

스마트 

런던 계획
2030년

<4개 부문>

• 도시관리 효율성 증대 

• 기술혁신산업육성 

• 정보공개 및 투명성

• 삶의 질 

<7개 전략과 성취측정지표>

혁신선도자 런던시민/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기술, 

창조역량, 연구 강화/ 스마트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개선/ 시민요구에 복무하는 시정/ 디지털 기술 도입 활성화 

뉴욕시

장기

비전계획

planNYC

단기 

중기

장기

(2030년)

<전략>

더 푸른, 더 거대한 뉴욕

(지속가능성)

<10개 부문과 세부 목표지표>

주택과 근린환경/ 공원과 공공공간/ 노후산업공간/ 수로/ 물 

공급/ 교통/ 에너지/ 공기질/ 폐기물/ 기후변화

<전략>

더 강한, 더 회복력 있는 

뉴욕(회복탄력성)

<13개 부문과 세부 목표지표>

기후분석/ 해안보호/ 빌딩/ 보험/ 유틸리티/ 액화연료/ 보건/ 

통신/ 교통/ 공원/ 식량공급/ 폐기물/ 물과 폐기물



8  개요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림 1-4] ‘참여형 미래비전 만들기’를 위한 연구진행 연혁

1월 3월 5월 7월 9월2월 4월 6월 8월 10월

현재 진단 미래상 설정

분야별 전략 마련

도의회 워크샵

도민참여단
(미래비전 원탁회의)

FGI(핵심집단인터뷰)
경기도 사회조사

도의회 보고

도민공청회실국 워크샵

시군 워크샵

도 관련 기관
의견 청취

01 도의회 워크샵

4/29(수)~30(목) 1차 개최

6/22(월) 2차 개최

10/6(화) 의회 보고

02 실·국 워크샵

7/2(목) 북부청(북부)실·국

7/6(월) 본청(남부)실·국

03 시·군 워크샵

7/8(수) 북부 시·군 10개

7/15(수) 남부 시·군 21개

내 외부 
전문가 토론

01 총괄비전포럼 

5회 개최

정부비전 참여한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  
미래예측방법론,

비전수립방식 등 자문

02 자문회의/워크샵

분야별 2~3회, 총 15회
외부 전문가 45명 참여

경제, 교통, 환경, 통일, 문화, 
사회통합/복지, 도시/공간, 보건의료 등

03 미래연구네트워크

시도연구원 미래연구 공유

6월 1차 개최, 9월 2차 개최

다양한 도민 
의견 청취

01 도민참여단

3/10(10)~3/28(토)  모집

4/11(토) 1차 미래비전 원탁회의

5/30(토)   2차 미래비전 원탁회의 
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상시운영

03 경기도 사회조사

경기도 5040가구

8/17(월)~8/31(월) 진행

04 도민공청회

9/21(월) 북부공청회

9/22(화) 남부공청회

02   FGI(핵심집단인터뷰)

3/30(월) 언론인 8명

5/23(토) 청소년 8명

5/27(수) 기업인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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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요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림 1-4] ‘참여형 미래비전 만들기’를 위한 연구진행 연혁

제1장  |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제2장  |  도민의 여망과 도민이 보는 미래

제3장  |  미래 시나리오 

제4장  |  총론 비전과 전략 

제5장  |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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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제1장

제1절 경기도를 둘러싼 메가트렌드

 국제적, 국가적 트렌드 변화 

○ (국제적 트렌드) 중국의 G2 부상과 황해연안지역의 지속적 발전,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경제발전 중시와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북-러 관계 개선과 나진-블라디보스토크 축의 부상 

○ (국가적 트렌드) 잠재성장률 저하, 인구 고령화, 복지수요 증대, 모바일화와 사물인터넷(IoT) 

확대, 온라인쇼핑 및 복합몰(malling)과 같은 쇼핑행태 변화를 가져옴

○ (지역적 트렌드) 인구 피크 도달, 토지·주택 개발수요 축소,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

주요 트렌드 세부 이슈 주요 특징 및 영향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 고령화/저출산

- 1-2인 가구증대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 다문화사회 형성

- 노인인구 급증과 노인복지 수요 증가  

- 고령인구의 경제사회 활동 및 자아실현 욕구 증가

  • 제품형태 변화, 의료/서비스산업 시장 확대 전망

- 독신, 만혼, 비출산 등 가족형태 변화 

- Single족, No kids족, 독거노인 증가로 1-2인가구 증대

세계화와 지방화

(Glocalization)

- 글로벌 통합과 함께 다극화도 진행 

- 지방자치의식과 자치권 확보

- 글로벌화 심화

  •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 인프라 구축, 지능형 물류 확대

  • 인간, 정보, 화물 등 국제간 이동 증가

- 지방자치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도 외교의 주체로 등장 

  • 인사, 재정, 계획권한의 분권화

  • 지방 공공외교 확대  

공간, 교통, 

환경·에너지 

- 도시화의 완성

- 자율운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시제품 개발

- 지구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 자원고갈, 고유가와 함께 재활용

재생/대체에너지

- 전국적으로 92% 도시화로 피크

-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상용화 시도 

- 전세계적 기후변화 가속으로 온실가스규제 강화

- 태양, 수소, 바이오 등 청정에너지 공급과 수요 증가, 비전통 

셰일가스 비중 확대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 개인주의 심화와 삶의 질 추구

- 분노사회

- 안전/위생, 경험/감성

- 자의식 강화, 가족/집단에 대한 의식 약화 

- 1인 미디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증가

- 감성,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 확대

- 테러, 사이버범죄 증가로 개인/사회적 보안(Security)에  대한 

관심 확대

[표 2-1] 경기도를 둘러싼 경제, 사회, 공간 트렌드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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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기도 미래에 대한 전망

1. 6대 대내 전망

 (인구 피크와 고령화) 인구 피크에 도달하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인구 피크는 수도권이 2030년 2,669만 명, 경기도는 2033년 1,346만 명으로 전망되어 수도권과 

경기도의 인구 보너스도 소멸하게 되고, 소비와 주택 수요도 정점에 도달

○ 경기도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어 2022년경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2029년경에 

초고령사회(20% 상회)로 진입할 전망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노인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2010 11,379,459(100.0) 999,763(8.8) 2,035,020(17.9) 8,344,676(73.3) 

2015 12,220,718(100.0) 1,278,939(10.5) 1,915,026(15.6) 9,026,753(73.9) 

2020 12,702,844(100.0) 1,620,509(12.8) 1,838,152(14.4) 9,244,183(72.8) 

2025 13,031,604(100.0) 2,186,863(16.8) 1,731,100(13.3) 9,113,641(69.9) 

2030 13,198,865(100.0) 2,831,979(21.5) 1,667,722(12.6) 8,699,164(65.9) 

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 및 당시 출산율을 토대로 각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계함 
자료: 경기연구원 내부 추계 자료

[표 2-3] 경기도 인구 및 연령별 구조 전망

경기도 인구 피크 도달 시점 경기도 노령인구 전망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그림 2-1] 경기도의 인구 피크 도달과 노령인구 전망

12  총론편Ⅰ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수도권과 경기도를 둘러싼 메가트렌드

○ 인구나, 지역경제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인구구조, 경제산업구조 등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행복 등 비(非)물적 의식과 가치도 많은 변화

패러다임 변화
변화의 요인

기본 변화

GDP로 대표되는 양적 성장 행복지수로 대표되는 웰빙 사회 실현 시장경제의 한계, 도민의 가치 변화

동질적 지역사회 개발, 수혜적 복지
다계층, 다문화의 포용사회 실현,

생산-소비 복지사회로
도민의 글로벌의식 변화, 재정 한계

도로율 등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개발 공동체사회 개발과 사회적 자본 축적
물신주의 의식 변화, 공동체주의 확산, 

과학기술 발달 (신제품 등장)

자연자원의 개발과 
석유 기반의 화석연료사회 

인공과 자연환경의 공존에 의한 
지속가능사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가는 에너지혁명사회로 전환
에너지원 변화, 환경의식 변화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 북한의 변화, 한국의 포용력

[표 2-2] 경기도를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

○ 수도권과 경기도를 둘러싼 연구보고서, 정부보고서 등에 대한 메타분석, 전문가 패널 회의를 

거쳐 트렌드를 정리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리한 수도권/경기도를 둘러싼 

메가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10개로 정리됨1)

∙ 교외확산이 진정되고, 도심과 구시가지는 재활성화된다. 

∙ 청년층, 여성층, 고령층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사회화가 심화되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

∙ 문화·여가·소비양식이 다양화되고, 관광산업은 문화·레저 중심으로 전환된다.

∙ 탈석유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정책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 재해, 위해 환경의 노출이 증가함으로써, 안전사회에 대한 정책이 강화된다. 

∙ 구도심, 기성시가지, 노후 산업단지가 재생으로 전환된다. 

∙ 아파트 건설이 감소되고, 타운하우스·한옥·주상복합 등 다양한 주거양식이 확대된다.

∙ 중앙정치보다 지방정치가 부상하고, 시민정치시대가 실현된다. 

∙ 남북한 통일시대에 접어들고, 북한주민 유입에 따라 인구·공간구조가 변화된다. 

1) 메가트렌드 후보 중 동의도 0.6 이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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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인구 노인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2010 11,379,459(100.0) 999,763(8.8) 2,035,020(17.9) 8,344,676(73.3) 

2015 12,220,718(100.0) 1,278,939(10.5) 1,915,026(15.6) 9,026,753(73.9) 

2020 12,702,844(100.0) 1,620,509(12.8) 1,838,152(14.4) 9,244,183(72.8) 

2025 13,031,604(100.0) 2,186,863(16.8) 1,731,100(13.3) 9,113,641(69.9) 

2030 13,198,865(100.0) 2,831,979(21.5) 1,667,722(12.6) 8,699,1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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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 복지사회로
도민의 글로벌의식 변화, 재정 한계

도로율 등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개발 공동체사회 개발과 사회적 자본 축적
물신주의 의식 변화, 공동체주의 확산, 

과학기술 발달 (신제품 등장)

자연자원의 개발과 
석유 기반의 화석연료사회 

인공과 자연환경의 공존에 의한 
지속가능사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가는 에너지혁명사회로 전환
에너지원 변화, 환경의식 변화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 북한의 변화, 한국의 포용력

[표 2-2] 경기도를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

○ 수도권과 경기도를 둘러싼 연구보고서, 정부보고서 등에 대한 메타분석, 전문가 패널 회의를 

거쳐 트렌드를 정리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리한 수도권/경기도를 둘러싼 

메가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10개로 정리됨1)

∙ 교외확산이 진정되고, 도심과 구시가지는 재활성화된다. 

∙ 청년층, 여성층, 고령층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사회화가 심화되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

∙ 문화·여가·소비양식이 다양화되고, 관광산업은 문화·레저 중심으로 전환된다.

∙ 탈석유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정책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 재해, 위해 환경의 노출이 증가함으로써, 안전사회에 대한 정책이 강화된다. 

∙ 구도심, 기성시가지, 노후 산업단지가 재생으로 전환된다. 

∙ 아파트 건설이 감소되고, 타운하우스·한옥·주상복합 등 다양한 주거양식이 확대된다.

∙ 중앙정치보다 지방정치가 부상하고, 시민정치시대가 실현된다. 

∙ 남북한 통일시대에 접어들고, 북한주민 유입에 따라 인구·공간구조가 변화된다. 

1) 메가트렌드 후보 중 동의도 0.6 이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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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65세 이상 20%)

2029년
수도권

2,618만명

2033년
경기도

1,346만명

단위 : 명 단위 : %

4,000,000

5.002,000,000

0.000

6,000,000

10.00

8,000,000
15.00

12,000,000
25.00

10,000,000
20.00

14,000,000 30.00

16,000,000 35.00

7.10

14.04

20.06

13,466,259

경기도 총 인구수 노령인구비율(65세 이상)



경기비전 2040  15

 (사물인터넷 시대) 과학기술의 상용화와 로봇의 일자리 대체

○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여 네트워크사회화

– 2012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는 3G/4G 

이동통신망, 무선랜 등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이용이 전국적으로 60%를 넘어섰으며, 이들의 약 70%는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정보화 지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을 넘고, 서울특별시와 함께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연결사회의 초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무선인터넷 (%)
무선랜*

(%)
스마트폰

(%)
노트북
(%)

스마트패드
(%)

내비게이션
(%)

서울특별시 69.0 70.8 57.4 35.9 5.3 1.1

인천광역시 64.9 78.9 34.6 24.6 6.4 5.6

대전광역시 82.6 51.7 51.8 18.2 4.9 5.0

경기도 65.5 74.6 67.0 31.5 4.8 3.7

강원도 51.6 70.6 70.6 32.5 7.9 4.2

충청북도 69.5 84.5 84.5 13.1 1.5 0.0

충청남도 73.7 55.2 53.7 21.1 1.4 0.0

전국 평균 65.2 69.2 60.1 27.9 4.7 2.4

주) *는 무선인터넷 이용자인 2,043명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2년 10월, 2012), 지역정보화백서, pp.403-409 (원자료: KISA, 2012년,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표 2-6]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

○ 과학기술과 신발명품 출시는 기술, 생산, 생활에 전방위로 활용되어 삶의 양식과 직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임 

– 사물인터넷(IoT) 범용화로 이동 없이 화상회의, 원격계측 및 제어, post-SNS 시대가 개막되어 이동패턴

과 교통수단 등이 크게 변화할 것임 

– 로봇의 범용화는 현재의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임

 (양극화)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양극화와 파편화

○ 경기도민의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양극화 및 파편화와 함께, 다문화가 진행되고 있음

○ 고령층 및 준고령층의 고용률만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고용률은 1991년 53%에서 2011년 

43%로 감소하였음

14  총론편Ⅰ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성장 체력인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저하

○ 수도권 규제, 높은 지가, 우수인력 확보 곤란, 20~49세 경제활동인구 감소(2010년 1.1% 증가 

→ 2012년 0.4% 감소) 등의 원인으로 GRDP 성장률이 계속 저하됨

기간
전국

잠재성장률

경기도 잠재성장률

배율평균값 적용
시변탄력성
평균값 적용

2016-2020 3.4 4.7 4.3

2021-2025 3.0 4.1 3.8

2026-2030 2.5 3.4 3.2

2031-2035 2.2 3.0 2.8

2036-2040 2.1 2.8 2.6

2041-2050 1.8 2.5 2.3

2051-2060 1.5 2.1 1.9

자료: 경기연구원 내부 추정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표 2-4] 경기도 잠재성장률 전망

 
[그림 2-2] 경기도 잠재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지식기반산업 확대) 제조업 비중 저하와 지식기반산업 중심 구조 형성

○ 수도권과 경기도의 제조업 비중이 감소되고 있음

– 제조업의 비중은 2015년 34.78% → 2020년 32.08% → 2030년 25.73%로 축소될 전망

– IT·반도체산업 이후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불확실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재편 중

–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은 2005년 46.28% → 2020년 62.29% → 2030년 78.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5 2020 2030

농림어업 0.85 0.63 0.36

광업 0.09 0.08 0.06

제조업 34.78 32.08 25.73

서비스업 64.28 67.21 73.85

주: 산업연구원의 국가산업전망 2020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추세법에 
의해 2030년을 전망함

[표 2-5]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와 전망

 
[그림 2-3]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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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시대) 과학기술의 상용화와 로봇의 일자리 대체

○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여 네트워크사회화

– 2012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는 3G/4G 

이동통신망, 무선랜 등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이용이 전국적으로 60%를 넘어섰으며, 이들의 약 70%는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정보화 지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을 넘고, 서울특별시와 함께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연결사회의 초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무선인터넷 (%)
무선랜*

(%)
스마트폰

(%)
노트북
(%)

스마트패드
(%)

내비게이션
(%)

서울특별시 69.0 70.8 57.4 35.9 5.3 1.1

인천광역시 64.9 78.9 34.6 24.6 6.4 5.6

대전광역시 82.6 51.7 51.8 18.2 4.9 5.0

경기도 65.5 74.6 67.0 31.5 4.8 3.7

강원도 51.6 70.6 70.6 32.5 7.9 4.2

충청북도 69.5 84.5 84.5 13.1 1.5 0.0

충청남도 73.7 55.2 53.7 21.1 1.4 0.0

전국 평균 65.2 69.2 60.1 27.9 4.7 2.4

주) *는 무선인터넷 이용자인 2,043명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2년 10월, 2012), 지역정보화백서, pp.403-409 (원자료: KISA, 2012년,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표 2-6]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

○ 과학기술과 신발명품 출시는 기술, 생산, 생활에 전방위로 활용되어 삶의 양식과 직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임 

– 사물인터넷(IoT) 범용화로 이동 없이 화상회의, 원격계측 및 제어, post-SNS 시대가 개막되어 이동패턴

과 교통수단 등이 크게 변화할 것임 

– 로봇의 범용화는 현재의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임

 (양극화)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양극화와 파편화

○ 경기도민의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양극화 및 파편화와 함께, 다문화가 진행되고 있음

○ 고령층 및 준고령층의 고용률만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고용률은 1991년 53%에서 2011년 

43%로 감소하였음

14  총론편Ⅰ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성장 체력인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저하

○ 수도권 규제, 높은 지가, 우수인력 확보 곤란, 20~49세 경제활동인구 감소(2010년 1.1% 증가 

→ 2012년 0.4% 감소) 등의 원인으로 GRDP 성장률이 계속 저하됨

기간
전국

잠재성장률

경기도 잠재성장률

배율평균값 적용
시변탄력성
평균값 적용

2016-2020 3.4 4.7 4.3

2021-2025 3.0 4.1 3.8

2026-2030 2.5 3.4 3.2

2031-2035 2.2 3.0 2.8

2036-2040 2.1 2.8 2.6

2041-2050 1.8 2.5 2.3

2051-2060 1.5 2.1 1.9

자료: 경기연구원 내부 추정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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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반도체산업 이후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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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은 2005년 46.28% → 2020년 62.29% → 2030년 78.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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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업연구원의 국가산업전망 2020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추세법에 
의해 2030년을 전망함

[표 2-5]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와 전망

 
[그림 2-3]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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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대 대외 전망

 (인접지역의 성쇠) 충청권의 성장과 서울시의 인구감소 

○ 경기도 바깥지역의 성장추세를 볼 때 충청권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나, 서울시는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 경기-서울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따라 경기도로의 인구 유출이 전망됨

 (중국경제 전망) 중국경제는 GDP 7% 성장시대의 종언 불가피

○ 중국경제의 성장이 계속되어 G2를 넘어 세계최고의 경제규모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나, 7% 

경제성장이 무너지는 중간수준 성장이 불가피하여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 진입

 (통일과 경제통합) 북한경제의 자본주의화가 시작되어 남북한 경제통합시대의 개막

○ 북한과는 정치통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제통합이 이뤄져 한반도 경제권은 G-7급 규모의 

경제규모에 도달할 수 있음  

[그림 2-7] 경기도를 둘러싼 3가지 대외 전망

16  총론편Ⅰ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연령표준화 사망률(십만명당)
0 이상 - 345.88 미만
345.88 이상 - 395.94 미만
395.94 이상 - 446 미만
446 이상 -

자료: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2-4] 경기도의 집단별 고용률 추이 [그림 2-5] 수도권과 경기도의 표준화 사망률 

 (공간과 교통) 역세권 구조 형성과 광역교통망 확대

○ 현재 계획된 도로 및 철도 노선이 개통된다는 가정 하에 서울시청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천안, 대전, 청주 등의 경부축과 원주 등 

영동고속도로축은 2시간 이내에 도달하여 2시간 통행권이 형성

○ 장래 수도권과 경기도 공간구조는 KTX, GTX 및 철도노선 확충에 따라 보다 역세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경부, 경의, 서해안, 여주-이천-광주-분당/수서축 등의 성장축을 따라 개발될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는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추세를 변화시킬 변수임 

자료: (좌) 이상대(2013), 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                       (우) 수도권광역철도연구단/태조ENG(2015)

[그림 2-6] 수도권의 교통접근성 시뮬레이션과 장래 역세권 공간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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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40 기간인구증감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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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766

338 341 329

-14
148 94

2004

980

10.1
11.3

12.7
14.2

9.6 9.2 9.5
7.7 7.7 7.4

10.6

990
1,184 1,204

1,113 1,1021,169 1,2211,2261,310 1,322

2010 2014

경재성장률(%)

신규취업수(만명)

자료 : 중국통계국(CEIC); 한국무역협회, 2015.

중국경제추세

통일한국 G-7 경제규모도달
통일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30-40년 내에 프랑스, 일본, 독일 능가

2012년 전환기

자료 : Goldman Sachs(2009), Global Economic Report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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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결과

○ 분석대상

–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 총 47개 중 사업량이 정해졌거나, 가정할 수 있는 25개 사업을 대상

– 부문별로는 NEXT 경제 6, NEXT 복지 5, NEXT 서비스&문화 9, NEXT 통일&정치 5개로 구성

○ 분석방법

– 2015. 11. 한국은행 발표 산업연관분석표(I/O table)로 경제적 효과를 모델링하여 분석 

– 기반구축 투자비 약 5조 4,862억 원, 기반구축 이후 10년간 22조 1,390억 원의 생산·운영효과 발생하여 

총 27조 6,252억 원의 재정 투입을 가정 

– 기반구축 소요비용은 산업별 수요를 유발하는 산업연관효과를 보이며, 생산·운영효과는 투자된 자금

이 고정자본으로서 투자된 부문의 생산능력을 높이므로 생산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

○ 분석결과

–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53조 5,126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18조 7,426억 원, 취업(고용+자영)

유발효과 60만 2,933명, 고용 유발효과 43만 8,138명 발생 

– 경기도 내부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38조 2,021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14조 340억 원, 

취업(고용+자영)유발효과 43만 5,962명, 고용유발효과 32만 4,043명 발생 

구분 　합계 NEXT 경제 NEXT 복지 NEXT서비스문화 NEXT통일정치

생산

전체효과(억 원)    535,126 224,809 183,665 34,372 92,280 

경기도(억 원)    382,021 162,255 135,074 29,920 54,771 

비중(%) 71.4 72.2 73.5 87.0 59.4 

부가
가치

전체효과(억 원)    187,426 67,338 81,157 9,638 29,293 

경기도(억 원)    140,340 48,314 64,545 8,458 19,023 

비중(%) 74.9 71.7 79.5 87.8 64.9 

취업

전체효과(명)    602,933 179,300 302,794 13,967 106,873 

경기도(명)    435,962 116,898 237,418 9,859 71,787 

비중(%) 72.3 65.2 78.4 70.6 67.2 

고용

전체효과(명)    438,138 129,810 220,588 11,106 76,633 

경기도(명)    324,033 86,284 177,728 8,197 51,824 

비중(%) 74.0 66.5 80.6 73.8 67.6 

[표 2-8] 민선6기 핵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전국 및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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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선6기 핵심사업의 추진과 영향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의 추진으로 신성장 공식의 구축, 균등한 기회, 통일북부발전 기대

○ 민선6기 도정은 경제 혁신, 공동체 복지, 창의적 서비스 및 문화, 통일준비와 연정 정치 실현 

등 크게 4부문 NEXT 경기비전을 제시 

○ 혁신생태계(start-up city) 조성,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체제, 공보육 강화, 4대 테마파크 조성, 

공정무역, K-디자인 빌리지 등 시책사업을 추진 중

국가적 과제 주요 도정사업 비전

1

저성장/청년실업
⇩

오픈플랫폼 
기반 신성장

➡

▪스타트업시티

- 넥스트판교
- 스타트업캠퍼스
- 슈퍼맨펀드 / 오디션
- g-next 
- 2030하우스 

▪간편결제

▪공공물류, 유통

▪경기도주식회사

▪ 경제민주화-동반성장

▪에너지비전

▪신농정플랫폼

▪데이터혁신

▪광명시흥R&D클러스터

▪도민은행

NEXT 
경제 

2

저출산 
고령화/양극화

⇩
육아 인프라
일자리 복지

➡

▪공보육강화

▪플러스복지

- 사회투자형복지
- 통합공동체복지
- 복지알리미 서비스

▪따복공동체, 사회적경제

▪따복마을, 기숙사

▪주거복지비전

▪사회적일자리 확대

NEXT 
복지

3
위험/피로사회

⇩
안전·웰빙사회

➡
▪굿모닝버스

▪안전대동여지도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

▪G-mooc

▪ 4대 테마파크

- 창의, 인성, 반려동물,
스포츠밸리

▪서울대농생대 복합문화공간

▪물관리비전

NEXT 
서비스

&
문화

4

분단/낙후
지역격차
갈등정치
⇩

통일북부발전
지역상생
나눔정치

➡

▪ K-디자인빌리지

▪ K-컬쳐밸리

▪북부테크노밸리

▪북부균형발전(교통SOC 포함)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통일경제특구미래도시

▪남북교류

▪미·중·일·러 통일외교

▪연정(교육예산광역) + 협치

(MERS 극복 사례)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세원 공유 및 상생기금 마련

▪지역간 상생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정무역 ODA

NEXT 
통일
& 

정치

[표 2-7]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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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결과

○ 분석대상

–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 총 47개 중 사업량이 정해졌거나, 가정할 수 있는 25개 사업을 대상

– 부문별로는 NEXT 경제 6, NEXT 복지 5, NEXT 서비스&문화 9, NEXT 통일&정치 5개로 구성

○ 분석방법

– 2015. 11. 한국은행 발표 산업연관분석표(I/O table)로 경제적 효과를 모델링하여 분석 

– 기반구축 투자비 약 5조 4,862억 원, 기반구축 이후 10년간 22조 1,390억 원의 생산·운영효과 발생하여 

총 27조 6,252억 원의 재정 투입을 가정 

– 기반구축 소요비용은 산업별 수요를 유발하는 산업연관효과를 보이며, 생산·운영효과는 투자된 자금

이 고정자본으로서 투자된 부문의 생산능력을 높이므로 생산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

○ 분석결과

–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53조 5,126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18조 7,426억 원, 취업(고용+자영)

유발효과 60만 2,933명, 고용 유발효과 43만 8,138명 발생 

– 경기도 내부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38조 2,021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14조 340억 원, 

취업(고용+자영)유발효과 43만 5,962명, 고용유발효과 32만 4,043명 발생 

구분 　합계 NEXT 경제 NEXT 복지 NEXT서비스문화 NEXT통일정치

생산

전체효과(억 원)    535,126 224,809 183,665 34,372 92,280 

경기도(억 원)    382,021 162,255 135,074 29,920 54,771 

비중(%) 71.4 72.2 73.5 87.0 59.4 

부가
가치

전체효과(억 원)    187,426 67,338 81,157 9,638 29,293 

경기도(억 원)    140,340 48,314 64,545 8,458 19,023 

비중(%) 74.9 71.7 79.5 87.8 64.9 

취업

전체효과(명)    602,933 179,300 302,794 13,967 106,873 

경기도(명)    435,962 116,898 237,418 9,859 71,787 

비중(%) 72.3 65.2 78.4 70.6 67.2 

고용

전체효과(명)    438,138 129,810 220,588 11,106 76,633 

경기도(명)    324,033 86,284 177,728 8,197 51,824 

비중(%) 74.0 66.5 80.6 73.8 67.6 

[표 2-8] 민선6기 핵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전국 및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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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선6기 핵심사업의 추진과 영향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의 추진으로 신성장 공식의 구축, 균등한 기회, 통일북부발전 기대

○ 민선6기 도정은 경제 혁신, 공동체 복지, 창의적 서비스 및 문화, 통일준비와 연정 정치 실현 

등 크게 4부문 NEXT 경기비전을 제시 

○ 혁신생태계(start-up city) 조성,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체제, 공보육 강화, 4대 테마파크 조성, 

공정무역, K-디자인 빌리지 등 시책사업을 추진 중

국가적 과제 주요 도정사업 비전

1

저성장/청년실업
⇩

오픈플랫폼 
기반 신성장

➡

▪스타트업시티

- 넥스트판교
- 스타트업캠퍼스
- 슈퍼맨펀드 / 오디션
- g-next 
- 2030하우스 

▪간편결제

▪공공물류, 유통

▪경기도주식회사

▪ 경제민주화-동반성장

▪에너지비전

▪신농정플랫폼

▪데이터혁신

▪광명시흥R&D클러스터

▪도민은행

NEXT 
경제 

2

저출산 
고령화/양극화

⇩
육아 인프라
일자리 복지

➡

▪공보육강화

▪플러스복지

- 사회투자형복지
- 통합공동체복지
- 복지알리미 서비스

▪따복공동체, 사회적경제

▪따복마을, 기숙사

▪주거복지비전

▪사회적일자리 확대

NEXT 
복지

3
위험/피로사회

⇩
안전·웰빙사회

➡
▪굿모닝버스

▪안전대동여지도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

▪G-mooc

▪ 4대 테마파크

- 창의, 인성, 반려동물,
스포츠밸리

▪서울대농생대 복합문화공간

▪물관리비전

NEXT 
서비스

&
문화

4

분단/낙후
지역격차
갈등정치
⇩

통일북부발전
지역상생
나눔정치

➡

▪ K-디자인빌리지

▪ K-컬쳐밸리

▪북부테크노밸리

▪북부균형발전(교통SOC 포함)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통일경제특구미래도시

▪남북교류

▪미·중·일·러 통일외교

▪연정(교육예산광역) + 협치

(MERS 극복 사례)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세원 공유 및 상생기금 마련

▪지역간 상생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정무역 ODA

NEXT 
통일
& 

정치

[표 2-7]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 추진현황



경기비전 2040  21

제3절 경기도의 미래 위기요인

 주력산업의 위기

○ 도내 지역경제와 고용을 주도하는 주력기업 위기 시, 2013년 기준 경기도 GRDP의 약 6.4%와 

총 종사자수의 3.9%가 감소할 수 있음 (1, 2차 밴드 기업을 제외한 데이터임) 

 대도시의 분리

○ 6대 도시(수원, 고양, 성남, 부천, 용인, 안산)의 광역시 승격 또는 특례시 지정 시, 경기도 재정 

수입의 22.7%, 총 9조 9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

 준비 없는 통일

○ 갑작스러운 통일 시 2010~2030년간 북한지역이 매년 13.5% 성장하더라도 최대 463만 명, 

14.3% 성장하더라도 최대 379만 명의 북한주민이 남한(특히 경기북부)으로 유입될 전망

○ 이주민의 주택, 복지비용 중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것임 

[그림 2-9] 경기도를 둘러싼 세 가지 대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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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경기도 공동체의 변화상 

경기도 따복 공동체

 

4대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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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비전 2040  21

제3절 경기도의 미래 위기요인

 주력산업의 위기

○ 도내 지역경제와 고용을 주도하는 주력기업 위기 시, 2013년 기준 경기도 GRDP의 약 6.4%와 

총 종사자수의 3.9%가 감소할 수 있음 (1, 2차 밴드 기업을 제외한 데이터임) 

 대도시의 분리

○ 6대 도시(수원, 고양, 성남, 부천, 용인, 안산)의 광역시 승격 또는 특례시 지정 시, 경기도 재정 

수입의 22.7%, 총 9조 9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

 준비 없는 통일

○ 갑작스러운 통일 시 2010~2030년간 북한지역이 매년 13.5% 성장하더라도 최대 463만 명, 

14.3% 성장하더라도 최대 379만 명의 북한주민이 남한(특히 경기북부)으로 유입될 전망

○ 이주민의 주택, 복지비용 중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것임 

[그림 2-9] 경기도를 둘러싼 세 가지 대외 전망

20  총론편Ⅰ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그림 2-8] 경기도 공동체의 변화상 

경기도 따복 공동체

 

4대 테마파크



경기비전 2040  23

[그림 2-11] 도민 ‧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 모습

22  총론편Ⅰ 도민의 여망과 도민이 보는 미래 

도민의 여망과 도민이 보는 미래 제2장

제1절 도민·사회단체 참여단의 의견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공동체 의식과 행복한 경기도를 희망

○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 결과 (4.11, 5.30 수원 인재개발원 체육관), 경기도민들은 

이전과 달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고, 물질적 성장보다 행복한 경기도를 

지향하였고, 차세대 청소년층은 기회를 주는 경기도, 포용하는 경기도를 희망

○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에서 수렴한 경기도 미래상은 “랄랄라 행복한 경기도”로 

제시하였고, 세부 미래상으로는 아래와 같음

 지역과 세대가 골고루 발전하는 공존의 사회

 맞춤형 일자리를 확보하고 콘텐츠가 있는 사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

 생동감 넘치는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참여와 소통으로 투명한 경기도

 통일을 선도하는 경기도

 누구나 쉽게 접하는 경기복지시스템 구축 사회

 삶의 기본권 보장과 여가와 문화, 나눔이 있는 경기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경기도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경기도

[그림 2-10]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 결과에서 나온 도민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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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도민 ‧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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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고, 세부 미래상으로는 아래와 같음

 지역과 세대가 골고루 발전하는 공존의 사회

 맞춤형 일자리를 확보하고 콘텐츠가 있는 사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

 생동감 넘치는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참여와 소통으로 투명한 경기도

 통일을 선도하는 경기도

 누구나 쉽게 접하는 경기복지시스템 구축 사회

 삶의 기본권 보장과 여가와 문화, 나눔이 있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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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민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경기도 미래 희망

 (도민의견조사) 안전하고, 세대와 지역이 균형잡힌 경기도를 희망

경기도가 실시한 2015년 사회조사에 미래 인식과 미래비전 질문을 추가하여 도민 5,800명을 대상으로 도민설문조사를 

실시. 시·군별로 인구 비례로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2015년 8월 중 조사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239부의 설문조사지를 분석한 결과임

○ 2040년 경기도가 직면할 문제에 대해 10~20대, 30대 등 젊은 세대는 ‘일자리 부족과 성장동력 

상실’을, 70대 이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제도, 인프라 부족’, ‘통일대비 부족’을 지적

[그림 2-13] 2040년, 경기도가 직면할 문제는?

○ 25년 후의 중요한 가치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29.3%), 경제적 풍요(20.8%), 사회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14.5%) 순으로 나타남

○ 도민이 희망하는 미래상은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19.3%), 지역과 세대가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17.3%),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16.4%), 통일한국의 중심 경기도(12.7%),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경기도(10.3%) 순임

2040년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소망하는 경기도의 미래상

[그림 2-14] 중요한 가치와 희망하는 경기도의 미래상 

24  총론편Ⅰ 도민의 여망과 도민이 보는 미래 

 (핵심집단인터뷰 (FGI)) 차세대 청소년, 언론인, 젊은 기업인이 보는 경기도의 미래  

○ 차세대 청소년들은 기회를 주는 사회, 다양성과 포용사회, 일자리를 주는 경기도를 기대

○ 언론인이 보는 경기도의 미래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치분권을 정립하는 경기도를 기대 

○ 젊은 기업인들이 보는 경기도 미래는 사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기대

[그림 2-12] 차세대 청소년 핵심집단인터뷰 결과 

 (관련 기관의 의견) 다양한 경기도 미래상을 희망 

○ 도의회, 실·국, 시·군 워크숍에서 나온 경기도 미래상은 공동체 경기도, 통일한국의 중심지, 

젊어질 수 있는 도시, 기회의 땅 경기도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 

– 도의회 워크숍에서는 공동체와 일자리, 거점도시 육성과 북부발전, 분권을 강조

– 도청 실·국 워크숍에서는 통일한국 거점, 상생 공동체, 맞춤형 신도시, 유라시아 거점을 강조

– 시·군 워크숍에서는 균형발전, 동서간 연결도로, 서해안 해양 관광거점 반영을 요청하였고, 시·군 

통합 문제는 입장에 따라 논쟁적 의견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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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의 동인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설정

○ 경기도 미래를 결정할 4가지 주요 동인(key drivers)을 2개의 동인과 2개의 위기 동인으로 분류

○ 2개의 동인으로는 지역경제시스템 (기존구조 지속 vs. 혁신경제 정착)과 인구와 투자 이동 

(서울로의 재집중 vs. 유입과 확산)으로 분류함

○ 2개의 위기 동인으로는 도내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붕괴와 침체 vs. 생존과 성장)과 

대도시의 분리 (분리 vs. 경기도 속에 유지)로 분류함 

동인과 위기요인
(Drivers & Risks)

관련 있는 영향변수들

지역경제시스템

기존구조 지속
글로벌기업 주도의 일자리, 부가가치 생산
판교, 광교 등의 ICT, 게임산업 중심지 번성

혁신경제 정착
창업주도 지역경제구조 정착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확대
북부지역에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형성 

인구와 투자 이동 

서울로의 재집중
경기도민의 서울 유출 
고급 R&D의 서울 집중

경기도로의 유입과 확산
(교외화·광역화)

경기도 도시들의 경쟁력 향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확대

도내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붕괴와 침체 주력산업 붕괴와 주력기업의 위기

생존과 성장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수용 

대도시의 분리
분리 수원 등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

경기도 속에 유지 도-대도시-시·군의 분권형 지방행정체제 형성 

[표 2-10]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할 4가지의 동인과 그 영향변수들 

○ 지역경제시스템, 인구와 투자 이동, 도내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대도시의 분리 등 4개의 

동인 및 위기요인들 간의 조합에 따라 다수의 미래변화 시나리오가 가능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 의미가 높은 4가지 시나리오

○ 상기 시나리오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 의미가 높은 지역경제시스템 및 인구와 

투자이동 동인과의 조합에 의한 다음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함

○ <리스크관리 시나리오> 현재 지역경제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반도체, 게임, ICT, 섬유와 

패션, 음식숙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로 인구와 투자자본이 어느 정도 유입되는 

상황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시나리오

26  총론편Ⅰ 미래 시나리오

미래 시나리오 제3장

제1절 시나리오 설정

 (영향변수) 경기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 도출과 유형화

○ 경기도의 경제, 사회, 공간, 환경,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칠 영향변수들을 경기도의 계획, 

연구보고서 등의 보고서와 문헌들을 메타분석하고, 전문가 패널 회의를 거쳐 추출함 

○ 인구구조, 지역경제구조, 기술변화, 자치행정과 지방정치, 남북관계와 북부지역 발전, 

시민가치와 공동체 의식, 차세대 청소년의 의식 등의 7개 영향변수 군(群)과 보건의료 수요 증가 

등 24개 영향변수로 정리할 수 있음

영향변수군(群)
영향변수

기회요인 위협요인

인구구조와 이동
(저출산고령화)

보건의료수요 증가와 실버산업  
인구의 교외화·광역화

생산가능인력 감소 
복지비용 증가   

서울의 도시밀도 정책

지역경제구조
(대기업, ICT)

글로벌기업 주도,자본 인력
ICT,게임산업 경쟁력

창업주도 지역경제구조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주력산업 붕괴 
내수-수출 이원구조   

기술변화
(사물인터넷, 교통, 에너지)

새로운 기술 상품에 따른 시장, 일자리 창출  
교통인프라와 교통에너지문제 완화  

기술패권과 장벽  
기술격차-사람격차   

자치행정과 지방정치
(분권화, 중앙집권화)

인사 재정권 강화    
공동체 의식 증대  

(수원 등) 대도시의 광역시 또는 특례시 승격 
국고보조-지방비 부담  

남북관계와 북부지역 발전
(남·북부 지역격차)

남북관계 개선
지역갈등 심화 

북부 분리   

시민가치와 공동체 의식 다문화 포용 배타주의, 국수주의

차세대 청소년의 의식 직업과 꿈 도전의식
장유유서 질서

청년실업

[표 2-9] 경기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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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 정착
창업주도 지역경제구조 정착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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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관리 시나리오> 현재 지역경제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반도체, 게임, ICT, 섬유와 

패션, 음식숙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로 인구와 투자자본이 어느 정도 유입되는 

상황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시나리오

26  총론편Ⅰ 미래 시나리오

미래 시나리오 제3장

제1절 시나리오 설정

 (영향변수) 경기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 도출과 유형화

○ 경기도의 경제, 사회, 공간, 환경,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칠 영향변수들을 경기도의 계획, 

연구보고서 등의 보고서와 문헌들을 메타분석하고, 전문가 패널 회의를 거쳐 추출함 

○ 인구구조, 지역경제구조, 기술변화, 자치행정과 지방정치, 남북관계와 북부지역 발전, 

시민가치와 공동체 의식, 차세대 청소년의 의식 등의 7개 영향변수 군(群)과 보건의료 수요 증가 

등 24개 영향변수로 정리할 수 있음

영향변수군(群)
영향변수

기회요인 위협요인

인구구조와 이동
(저출산고령화)

보건의료수요 증가와 실버산업  
인구의 교외화·광역화

생산가능인력 감소 
복지비용 증가   

서울의 도시밀도 정책

지역경제구조
(대기업, ICT)

글로벌기업 주도,자본 인력
ICT,게임산업 경쟁력

창업주도 지역경제구조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주력산업 붕괴 
내수-수출 이원구조   

기술변화
(사물인터넷, 교통, 에너지)

새로운 기술 상품에 따른 시장, 일자리 창출  
교통인프라와 교통에너지문제 완화  

기술패권과 장벽  
기술격차-사람격차   

자치행정과 지방정치
(분권화, 중앙집권화)

인사 재정권 강화    
공동체 의식 증대  

(수원 등) 대도시의 광역시 또는 특례시 승격 
국고보조-지방비 부담  

남북관계와 북부지역 발전
(남·북부 지역격차)

남북관계 개선
지역갈등 심화 

북부 분리   

시민가치와 공동체 의식 다문화 포용 배타주의, 국수주의

차세대 청소년의 의식 직업과 꿈 도전의식
장유유서 질서

청년실업

[표 2-9] 경기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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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 시나리오

 도민의 희망과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를 통해‘트랜스포머 시나리오’에의 지향 

○ 향후 경기도의 미래는 현실 타파 노력과 혁신 의지가 없을 경우 ‘삼천포 시나리오’나 ‘핀란드 

시나리오’로 전도(顚倒)될 가능성이 많음 

○ 우리가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최선이 ‘트랜스포머 시나리오, 차선은 ’리스크관리 시나리오‘임 

– 경기도가 현재 경제, 사회, 공간구조를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비전 2040을 

세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트랜스포머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으며, 최소한 ‘리스크관리 시나리오’

로도 이행 가능함 

○ 트랜스포머 시나리오는 창업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일자리 거점을 개발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등 신경제영역을 활성화하면, 고용안정성이 강화되고 젊고 창의력 있는 인구와 

투자자가 유치되며 경기도로 인구와 투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임.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제 

활력과 사회통합력이 강화되는 시나리오임

[그림 2-16] 경기비전 2040의 미래 희망 시나리오

28  총론편Ⅰ 미래 시나리오

○ <삼천포 시나리오> 현재 지역경제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반도체, 게임, ICT, 섬유와 

패션산업에 더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혁신경제의 이행을 추진하지만, 서울시의 

공격적인 R&D 거점 조성전략에 따라 ‘도내 기업의 고차 R&D나 담세능력 많은 도민들’이 

유출되는 악재가 나타나는 시나리오

○ <핀란드 시나리오> 노키아 사례와 같이 경기도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S전자, H-K자동차, L전자, S반도체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 내지 침체 상황에 들어가서 

경기도 경제사회구조가 주저앉는 시나리오

○ <트랜스포머 시나리오> 창업사회 DNA를 획득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 혁신경제시스템이 정착하고, 고용안정성에 많은 장점이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확대되어 주류 경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구조가 바뀌는 한편, 청년층·소상공인의 도전 

의식이 높아지고, 도민의 경제·사회 참여도 역동적으로 바뀌는 시나리오

[그림 2-15] 경기도 미래의 4가지 시나리오

리스크관리
시나리오

트랜스포머
시나리오

삼천포
시나리오

핀란드
시나리오

인구·투자의 광역화
(경기도 유입과 확신)

지역경제 시스템
: 혁신경제 정착

지역경제 시스템
: 기존구조 지속

인구·투자의 응축
(서울로의 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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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시스템
: 혁신경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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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총론 비전과 전략

 민선6기 핵심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변화상 

○ (2020 변화상) 민선6기 도정의 혁신생태계(start-up city) 조성,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체제, 

공보육 강화, 4대 테마파크 조성, 공정무역, K-디자인 빌리지 등 주요 도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신성장 공식이 구축되고, 균등한 기회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임 

○ (2025 변화상) 민선6기 도정의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에너지비전, 물비전, 통일경제특구 

(미래도시)가 조성될 경우, 10년 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통일 준비 및 북부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는 생산유발효과 38조 2,021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14조 340억 원, 취업(고용+자영)유발효과 43만 5,962명, 고용유발효과 32만 4,043명 발생하여 

지역경제가 보다 창업 친화적이고,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나며, 북부지역의 발전 모멘텀이 생기는 균형

있는 모습으로 변화 

○ (2030 변화상)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도시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추진, 저출산 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장수건강시범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30년경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들은 세계 

수위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임 

 (2040 미래비전의 설정)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 도민이 바라고, 경기도가 가진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비전을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로 설정

○ 활력 있는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경기도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와 국내외 인재들이 모여드는 경기도를 지향하기 위한 비전

○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는 경기 남·북부, 도시와 농촌, 신·구시가지의 격차가 심하고, 젊은 

층의 실업과 노령층의 빈곤이 극심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화합하지 못하는 ‘뿔뿔이 

경기도’를 하나로 묶고,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행복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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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비전과 전략제4장

제1절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

 도민이 기대하는 경기도 미래상 

○ 이전과 달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고, 물질적 성장보다 행복한 경기도를 

지향하였고, 차세대 청소년층은 기회를 주는 경기도, 포용하는 경기도를 희망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꾸는 혁신적인 비전이 필요 

○ 질적 웰빙 실현사회, 다계층·다문화 포용사회, 물리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균형, 더불어 사는 

공동체, 글로벌 협력의 증대 등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미래상과 비전을 요구

 혁신, 공동체주의,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혁신경제, 조화사회, 통일 리드의 경기도를 실현

○ 미래비전의 기반이 되는 가치를 ‘혁신’(Innovation ), ‘공동체주의’, ‘자치와 분권’으로 정립 

○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을 △ 혁신과 기술발달이 활발한 지역경제 △ 격차가 완화되는 조화사회 

△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의 3가지로 설정

[그림 2-17]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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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총론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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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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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전 2040 미래 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3대 전략의 추진 

○ 전국 평균보다 GRDP 성장률 1%를 더 성장하는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전략

–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 ‘스타트업 50-100’ 경기도 창업사회 실현

– ‘공생경제’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

– ‘Global 30’ 도내 5대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 

○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을 통해 사회통합의 행복공동체를 형성하는 전략

– ‘Young 경기도’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실현

– ‘평생학습사회’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강·장수도시 실현

– ‘에너지 자립 사회’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하여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 ‘한반도 경제권’ 남북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추진

–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추진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 구축

 (실천 수단) 미래 투자와 제도 혁신을 통해 비전을 성취

○ 현재 투자가 아닌 미래 투자를 통해 비전을 성취

–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과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 투자

–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과학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사전 구축

– 남북한 경제통합을 선도하고,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통일 인프라 구축과 경기북부지역의 선제 투자

○ 재정적 소요를 유발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제도 혁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천

– 분권형 지방자치 제도화(자치입법권 확대) 

– 효율적인 지방정부 모델 구축 

– 불합리한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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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단계별 미래상과 2040 비전 설정

•판교 제로시티 준공
•따복공동체, 따복주택
•북부균형발전

•스타트업 50-100
•1+5 디지털 시티

2020
혁신생태계 조성과

나눔 상생정치 기반 조성

2015

2030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와
건강·행복도시 실현

2025
통일기반 조성과
북부발전 가시화

2040
활력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   통일경제특구
•   통일미래도시
•   100세 시대  
건강·장수시범도시

•   Global 30 도시경쟁력 프로젝트

•   세계 살기 좋은 도시  
30에 진입

•   건강도시지수 20% 개선
•   평생교육참여율 55% 달성

•   스타트업 50만개 창출
•   청년일자리 100만개 창출
•   세계 살기 좋은 도시 30에 

5개 도시 진입
•   빈곤율 15%
•   지역공동체수 3,000개 육성

민선6기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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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전 2040 미래 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3대 전략의 추진 

○ 전국 평균보다 GRDP 성장률 1%를 더 성장하는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전략

–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 ‘스타트업 50-100’ 경기도 창업사회 실현

– ‘공생경제’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

– ‘Global 30’ 도내 5대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 

○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을 통해 사회통합의 행복공동체를 형성하는 전략

– ‘Young 경기도’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실현

– ‘평생학습사회’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강·장수도시 실현

– ‘에너지 자립 사회’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하여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 ‘한반도 경제권’ 남북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추진

–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추진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 구축

 (실천 수단) 미래 투자와 제도 혁신을 통해 비전을 성취

○ 현재 투자가 아닌 미래 투자를 통해 비전을 성취

–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과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 투자

–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과학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사전 구축

– 남북한 경제통합을 선도하고,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통일 인프라 구축과 경기북부지역의 선제 투자

○ 재정적 소요를 유발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제도 혁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천

– 분권형 지방자치 제도화(자치입법권 확대) 

– 효율적인 지방정부 모델 구축 

– 불합리한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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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단계별 미래상과 2040 비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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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경제
부문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창업플랫폼 수(개) (2015) 2 7 12 16 20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화 
성공률(%)

(2013) 47 49 52 56 60

경기도 소재 벤처캐피탈 수(개) (2015) 10 20 30 35 40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청년실업률(%) (2014) 10.4 9 8 7.5 7

GRDP 성장률(%) (2013) 4.6 4.4 3.6 3.1 3.0

고용률(%) (2014) 56.4 59 62 64 67

경기도 GRDP 중 북부 비중(%) (2012) 18.0 20.0 22.0 24.0 25.0

동북아 
경제 거점화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액 (억 달러) (2014) 378 550 850 1,000 2,000

대러시아 및 대중앙아시아 수출액(억 
달러)

(2014) 23 37 60 96 250

사회
통합과
복지
부문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빈곤율(%) (2013) 19.2 17 16.5 16 15

외국인 수(만 명) (2014) 35 40 57 70 90

사회적경제기금(조) (2015) - - 0.5 1 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지역공동체 수(개) (2013) 863 1,200 1,800 2,600 3,000

갈등발생 지속기간(일) (2015) 500 450 350 280 180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015) 0
31개 시·군 
전체 실시

지역사회 돌봄 자원봉사(천 명) (2014) 180 241 316 392 639

보건의료 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병상비율(%) (2014) 10 12 18 22 30

교육
·

문화
·

관광
부문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2014) 4.3 20 25 30 50

평생교육참여율(%) (2014) 37 45 50 55 70

스마트 학습센터(개) (2014) 0
4개 권역 
별 1개 

4개 권역 
별 2개

20 31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문화기반시설 수(개소/10만 명) (2013) 3.3 4.0 4.5 5.0 5.5

여가생활만족도(%) (2014) 24.6 30 40 50 60

생활체육참여율(%) (2014) 0 20 30 40 50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개소) (2014) 0 50 70 100 15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건) (2015) 3 4 4 5 6

관광숙박시설(실) (2013) 13,000 41,304 53,508 65,563 81,238

[표 2-11]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점과 모니터링 지표로서 미래지표 설정

제4절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경제 부문,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교육·문화·관광 부문, 공간 부문, 

교통 부문, 환경·에너지 부문,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 지방행정 부문으로 나누어 총 58개의 미래지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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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경기비전 2040의 총론 비전과 전략 

전략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GRDP N+1% 전략)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남북경제통합 거점)

미래준비

아젠다

•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   ‘스타트업 50-100’ 
경기도 창업사회 실현

•   ‘공생경제’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

•   ‘Global 30’ 
세계 수준의 대도시 
경쟁력 확보

•   ‘Young 경기도’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실현

•   ‘평생학습사회’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강·장수도시 실현

•   ‘에너지 자립 사회’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   ‘한반도 경제권’ 
남북 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추진

•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추진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 실천

실천수단

미래 투자

• 먹거리 산업과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로봇의 
과학기술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인프라 투자

•   통일인프라 구축과 경기북부 지역의 선제 투자

제도 혁신

• 분권형 지방자치 제도화(자치입법권 확대)

• 효율적인 지방정부 모델 구축

• 불합리한 규제 혁신

비전

활력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가치와

철학
혁신(Innovation) 공동체주의 자치와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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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경제
부문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창업플랫폼 수(개) (2015) 2 7 12 16 20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화 
성공률(%)

(2013) 47 49 52 56 60

경기도 소재 벤처캐피탈 수(개) (2015) 10 20 30 35 40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청년실업률(%) (2014) 10.4 9 8 7.5 7

GRDP 성장률(%) (2013) 4.6 4.4 3.6 3.1 3.0

고용률(%) (2014) 56.4 59 62 64 67

경기도 GRDP 중 북부 비중(%) (2012) 18.0 20.0 22.0 24.0 25.0

동북아 
경제 거점화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액 (억 달러) (2014) 378 550 850 1,000 2,000

대러시아 및 대중앙아시아 수출액(억 
달러)

(2014) 23 37 60 96 250

사회
통합과
복지
부문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빈곤율(%) (2013) 19.2 17 16.5 16 15

외국인 수(만 명) (2014) 35 40 57 70 90

사회적경제기금(조) (2015) - - 0.5 1 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지역공동체 수(개) (2013) 863 1,200 1,800 2,600 3,000

갈등발생 지속기간(일) (2015) 500 450 350 280 180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015) 0
31개 시·군 
전체 실시

지역사회 돌봄 자원봉사(천 명) (2014) 180 241 316 392 639

보건의료 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병상비율(%) (2014) 10 12 18 22 30

교육
·

문화
·

관광
부문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2014) 4.3 20 25 30 50

평생교육참여율(%) (2014) 37 45 50 55 70

스마트 학습센터(개) (2014) 0
4개 권역 
별 1개 

4개 권역 
별 2개

20 31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문화기반시설 수(개소/10만 명) (2013) 3.3 4.0 4.5 5.0 5.5

여가생활만족도(%) (2014) 24.6 30 40 50 60

생활체육참여율(%) (2014) 0 20 30 40 50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개소) (2014) 0 50 70 100 15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건) (2015) 3 4 4 5 6

관광숙박시설(실) (2013) 13,000 41,304 53,508 65,563 81,238

[표 2-11]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점과 모니터링 지표로서 미래지표 설정

제4절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경제 부문,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교육·문화·관광 부문, 공간 부문, 

교통 부문, 환경·에너지 부문,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 지방행정 부문으로 나누어 총 58개의 미래지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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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경기비전 2040의 총론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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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경제 부문 미래상

[그림 2-21] 공간 / 교통 / 환경⋅에너지 부문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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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공간
부문

경쟁력 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창조시범도시 수(곳) (2015) 0 2 8 10 15

디지털시티 수(곳) (2015) 1 2 3 4 6

세계 살기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도시수(개)

(2015) 0 0 0 2 5

건강·장수·안전 
도시 기반 조성

건강도시지수(지수) (2009) -0.152 0.0000* 0.2350** 0.5000 0.8164***

생활도시·
공공주거의 강화

인구 천인당 주택수(호) (2010) 337 370 375 400 420

공공임대주택수(천 호) (2014) 285 350 400 525 650

주거비부담(RIR, %)  (2010) 25 20 18 17 15

교통
부문

고속 교통서비스 제공
고속철도 확충 연장(km) (2014) - 70.4 247.7 247.7 340.8

광역 출퇴근시간(분) (2014) 60 55 50 40 30

대중교통의 大전환

대중교통 분담률(%) (2014) 38 40 42 45 50

대중교통 이용률(%) (2015) 38.3 40 42 45 50

개인 승용차 이용률(%) (2014) 47 45 40 35 30

자율주행자동차 이용률(%) (2015) - - 5 10 20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경기북부 신규철도 연장(km) (2015) - 14.5 83.4 137.6 137.6

新 교통 도입 선도

카셰어링 분담률(%) (2015) - 1 5 10 15

스마트워크 비중(%) (2015) 0.3 2 5 10 15

전기자동차 보급률(%) (2015) - 3 5 10 20

환경
·

에너지
부문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대기오염(미세먼지(㎍/㎥) (2014) 51 40 38 35 30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2014) 33 30 25 20 15

취약계층 물 관리 위험 안전율(%) (2014) 40 50 55 60 80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도시생물 다양성 지수(CBI) (2015)
31개 시·군 
조사 완료

3년 단위로 평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5) - 67 68 70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발전량(GWh) (2013) 1,964 5,300 16,700 33,600

전력자립도(%) (2013) 29.6 50 60 70 80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2014) 50 60 70 80 90

통일과 
북부
발전
부문

남북통합과 
북부발전

통일관련 특구 수(개) (2015) - 1 2 4

도민의 북한방문자 수(만 명) (2014) 12.9 50 250 500 750

ODA 지원규모
(경기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15)  - - 0.3 0.5 1

접경지역 시·군의 1인당 GRDP (US$) (2013) 14,000 18,000 25,000 30,000 40,000

지방
행정
부문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자치사무비율(%) (2015) - 10 15 20 40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기능 강화 전략

재정자립도(%) (2015) 60.7 65 70 75 85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전략

주민참여도(%) (2015) - 20 25 30 40

주: * 2012년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 ** 서울시 구 평균, *** 강남,서초,송파구 평균 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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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경제 부문 미래상

[그림 2-21] 공간 / 교통 / 환경⋅에너지 부문 미래상 

36  총론편Ⅰ 총론 비전과 전략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공간
부문

경쟁력 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창조시범도시 수(곳) (2015) 0 2 8 10 15

디지털시티 수(곳) (2015) 1 2 3 4 6

세계 살기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도시수(개)

(2015) 0 0 0 2 5

건강·장수·안전 
도시 기반 조성

건강도시지수(지수) (2009) -0.152 0.0000* 0.2350** 0.5000 0.8164***

생활도시·
공공주거의 강화

인구 천인당 주택수(호) (2010) 337 370 375 400 420

공공임대주택수(천 호) (2014) 285 350 400 525 650

주거비부담(RIR, %)  (2010) 25 20 18 17 15

교통
부문

고속 교통서비스 제공
고속철도 확충 연장(km) (2014) - 70.4 247.7 247.7 340.8

광역 출퇴근시간(분) (2014) 60 55 50 40 30

대중교통의 大전환

대중교통 분담률(%) (2014) 38 40 42 45 50

대중교통 이용률(%) (2015) 38.3 40 42 45 50

개인 승용차 이용률(%) (2014) 47 45 40 35 30

자율주행자동차 이용률(%) (2015) - - 5 10 20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경기북부 신규철도 연장(km) (2015) - 14.5 83.4 137.6 137.6

新 교통 도입 선도

카셰어링 분담률(%) (2015) - 1 5 10 15

스마트워크 비중(%) (2015) 0.3 2 5 10 15

전기자동차 보급률(%) (2015) - 3 5 10 20

환경
·

에너지
부문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대기오염(미세먼지(㎍/㎥) (2014) 51 40 38 35 30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2014) 33 30 25 20 15

취약계층 물 관리 위험 안전율(%) (2014) 40 50 55 60 80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도시생물 다양성 지수(CBI) (2015)
31개 시·군 
조사 완료

3년 단위로 평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5) - 67 68 70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발전량(GWh) (2013) 1,964 5,300 16,700 33,600

전력자립도(%) (2013) 29.6 50 60 70 80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2014) 50 60 70 80 90

통일과 
북부
발전
부문

남북통합과 
북부발전

통일관련 특구 수(개) (2015) - 1 2 4

도민의 북한방문자 수(만 명) (2014) 12.9 50 250 500 750

ODA 지원규모
(경기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15)  - - 0.3 0.5 1

접경지역 시·군의 1인당 GRDP (US$) (2013) 14,000 18,000 25,000 30,000 40,000

지방
행정
부문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자치사무비율(%) (2015) - 10 15 20 40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기능 강화 전략

재정자립도(%) (2015) 60.7 65 70 75 85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전략

주민참여도(%) (2015) - 20 25 30 40

주: * 2012년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 ** 서울시 구 평균, *** 강남,서초,송파구 평균 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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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제5장

제1절 지역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한 GRDP N+1% 전략

○ (필요성) 저성장에 대응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함  

– 경기도 지역경제성장률(GRDP 성장률)은 1989~1991년 동안은 전국 평균보다 2.8~4.2%나 높았던 적도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의 외부 쇼크가 오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경우도 발생

– 자체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는 경기도 GRDP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포인트가 1%를 하회

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겨우 0.6% 더 성장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됨

자료: 통계청(2015),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통계청)(1985-2013년까지)
국회 예산정책처(2014), 2014-2060 장기 재정전망

[그림 2-22]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추이와 전망

○ (대응방식) 판교테크노밸리 규모의 신성장산업 거점을 다수 개발하고(노동 자본투입전략), 

여성·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로 일자리수를 늘리고(노동투입전략), 스마트 제조업 혁신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기술혁신전략), 경기순환철도 건설과 역세권 

공간구조 형성 및 대도시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경제효율성 기반 개선) 경기도가 

한국경제를 선도함 

○ (추진전략) △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 ‘스타트업 50-100’ 경기도 창업사회 

실현 △ ‘공생경제’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 

△ ‘Global 30’ 세계 수준의 대도시 경쟁력 확보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4 2007 2010 2013 2016 2019 2022 2025 2028 2031 2034 203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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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991년 사이  
2.8% ~ 4.2% 가량  

경기도가 높은성장률을 보임 2008년 2.2%, 2010년 3.2%, 
2009년 0.5%, 2011년 0.1%  
경기도가 높은성장률을 보임

2015년 1.1% 이후
2040년까지 0.6% 가량

경기도가 높은 성장률을 보일것으로 전망

전국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증가율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증가율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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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제5장

제1절 지역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한 GRDP N+1% 전략

○ (필요성) 저성장에 대응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함  

– 경기도 지역경제성장률(GRDP 성장률)은 1989~1991년 동안은 전국 평균보다 2.8~4.2%나 높았던 적도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의 외부 쇼크가 오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경우도 발생

– 자체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는 경기도 GRDP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포인트가 1%를 하회

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겨우 0.6% 더 성장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됨

자료: 통계청(2015),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통계청)(1985-2013년까지)
국회 예산정책처(2014), 2014-2060 장기 재정전망

[그림 2-22]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추이와 전망

○ (대응방식) 판교테크노밸리 규모의 신성장산업 거점을 다수 개발하고(노동 자본투입전략), 

여성·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로 일자리수를 늘리고(노동투입전략), 스마트 제조업 혁신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기술혁신전략), 경기순환철도 건설과 역세권 

공간구조 형성 및 대도시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경제효율성 기반 개선) 경기도가 

한국경제를 선도함 

○ (추진전략) △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 ‘스타트업 50-100’ 경기도 창업사회 

실현 △ ‘공생경제’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 

△ ‘Global 30’ 세계 수준의 대도시 경쟁력 확보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   추가적으로 판교 규모 5개의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융복합 산업 육성 위한 test-bed 조성
- 기 추진 : 광명시흥 TV, 일산 TV
- 신규 기획 : 남양주 - 구리 DC, 시화호 DC, 개성공단 - 파주통일특구 DC 
- 창업 Tech Shop, 투자지원센터 설치   
-   무인자동화 첨단도시, 최첨단 자연생태계 연구단지, 3D 문화단지 등 최첨단 융복합 분야 육성 

•   Digital City 간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협의체)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기술정보, 인적자원 정보, 기업정보, 특허정보, 전문가 네트워크 등 각 산업별 정보DB를 구축

(가칭) 경기도 디지털시티(GDC) 조성

•   경기도 산업기술개발사업(12개 분야) + 고령친화사업 
:   LED 부품 및 응용(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디지털 컨버전스, 콘텐츠·소프트웨어,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농생명·식품,  
친환경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 지식기반서비스 

•   판교 규모의 5개 일자리 거점 조성 
: 총 면적 330만㎡, 총 일자리수 30만명 

추 진 방 향

[1-1-1] ‘스마트 산업특화’ 및 첨단산업 Test-bed 거점화
[1-1-3] 글로벌 선도 콘텐츠산업 육성
[3-3-4] 문화도시 조성

[4-1-1] 창조도시 인프라와 창조시범도시 조성
[4-1-2] 경기과학기술도시 건설 (IoT 시범특구) 
[5-4-2] 스마트워크 활성화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개성·파주 DC

•면적 : 100만㎡

•종사자수 : 5만명

•업종 : 민수용 소프트웨어, 통일산업

•특이사항 : 북한인력 활용

시화호 DC

•면적 : 100만㎡

•종사자수 : 7만명

•업종 : ICT 융복합·지능형 로봇산업

•특이사항 : 송산그린시티사업 수정

고양 DC

•면적 : 90만㎡

•종사자수 : 5만명

•업종 : 소프트웨어·방송문화산업

•특이사항 : 서울 상암 DMC 연계

구리 남양주 DC

•면적 : 30만㎡

•종사자수 : 3.5만명

•업종 : 디자인·바이오·실버산업

•특이사항 : 구리디자인월드 연계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면적 : 66만㎡

•종사자수 : 7만명

•업종 : 자동차·기계·화학 R&D

•특이사항 :   광명·시흥 공동주택 

지구 해제지역

판교 TV

•면적 : 66만㎡

•종사자수 : 6만명

•업종 : 게임산업, IT

•특이사항 :   2단계 확장 중

시화호 DC

구리 남양주 DC

테헤란로

수원-기흥
삼성전자단지

송도경제 
자유구역

구로디지털 선단

파주LG
디스플레이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개성·파주 DC

판교 TV

고양 DC

주요과학기술 거점

기존

추진중

계획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정밀화학,
바이오(안산 시흥)
제약, 자동차 부품, 반도체(화성)
정보통신기기(오산)

만화영상, 로봇, 금형, 조명(부천)
소프트웨어, 정밀기기, 정보기기(안양)

정보통신부품소재(김포)

연구개발, 과학기술서비스
바이오 의학/나노소자
전시 및 컨벤션(수원 용인)

디스플레이부품, 정밀기계, 전자부품(파주)
섬유가공 소재(양주)

섬유, IT, 남북협력
(개성공단, 파주)

공항 물류(인천)

출판(파주)
전시 컨벤션, 정보통신(고양)

섬유, 가구, 조립금속(포천)
피혁, 염색(동두천)

IT 서비스, 반도체, 소프트웨어(성남)
정보통신기기(용인)

금융(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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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경제’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   공동체 촉진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 형성
-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센터 구축으로 주민 - 제3섹터 - 행정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연계고리 형성

•   지역자산 동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
- 지역공동체 진단 지표체계 구축 

•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강화 위한 마을기금, 지역화폐 도입

경기도형 공동체 기반 사회적 서비스 체제

•   공유적 시장경제 시스템 형성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상생경제 생태계를 구축

•   ‘경기도주식회사’ 추진과  온라인 장터, 물류, 간편결제 등  
공유기능 개발

•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서비스 체제 구축
•   사회적 경제 금융과 클러스터 육성

추 진 방 향

[1-2-1] 공유적 시장경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1-2-4] 신뢰와 네트워크 기반  경제 거버넌스 구축

[2-2-1]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
[2-2-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체제 구축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스타트업  50-100’ 경기도 창업사회 실현

[1-1-2]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1-1-3] 글로벌 선도 콘텐츠산업 육성
[3-2-1] 문화예술창작허브로서 경기도

[4-1-1] 창조도시 인프라와 창조시범도시 조성
[4-1-2] 경기과학기술도시 건설 (IoT 시범특구)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   스타트업 50만개, 창업 일자리 
100만개 창출 스타트업 플랫폼 조성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과 
창업생태계 주체들의 네트워크 확대

•   글로벌 스탠다드의 스타트업 
시티(Startup City) 건설

추 진 방 향

주 :   ‘창업 - 성장 - Exit - 재투자’ 환경이 구비된 
창업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창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며, 넥스트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스타트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단계임

Global Biz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 도시

글로벌 스탠더드의 스타트업 도시

Testbed
• 미래형 스타트업이 모여 혁신을 실행

(IoT 빅데이터, 사이버시큐리티, 제조업 40 등)

• 無 규제, 에너지 자급자족 실행

Connection
• IoT 빅데이터를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

(주거공간, 주차장, 회의실 및 생활 정보 등)

•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연결

• 스타트업-강소기업-대기업 성장고리 연결

Testbed

Basecamp

Co
nn

ec
tio

n

Op
en

 S
al

on

Startup 100

Global Biz

Startup 100
•   창업희망자에게 100일 동안 

무조건 기회를 주는 도시

• 공공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Open Salon
•   예술가, 혁신가, 창조인재들이 

생활하는 도시

• 대학, 문화, 주거기능 통합 제공

Basecamp
• 스타트업, 강소기업의 업무공간 확대

•   공동 캠퍼스, G-Meee 등 
온라인·오프라인 결합된 연구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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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30’ 세계 수준의 대도시 경쟁력 확보

[1-1-2]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3-2-2]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3-3-4] 문화도시 조성
[4-1-1] 창조도시 인프라와 창조시범도시 조성

[4-1-4] 미래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실험적 미래건축 
[4-3-2] 도시 재생과 중심도시 활성화
[4-3-3] 따복주택을 통한 주거걱정 제로사회 추진
[6–2-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   삶의 질 제고 프로젝트 추진
-   경기도형 ‘삶의 질 중심’ 도시정책 추진과 
‘경기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삶의 질 제고’에 관한 경기도조례 제정 

•   (가칭) ‘도시혁신센터’ 설치 운영
-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도시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기구를 설치 

-   스페인 빌바오시는 도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혁신파크(SIP：Social Innovation Park)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그 중심 조직은 바스크 혁신센터 
‘데노킨’(Denokinn)

• (가칭) 경기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지정 
-   공모사업을 통해 매 5년마다 2개씩의 시범지구 지정 
-   문화도시형, ICT 도시형, 도시 디자인형 등으로 다양화

경기도 도시 혁신 프로젝트 추진

•   경제·고용 역량과 삶의 질 향상 중심의 도시정책 추진
•   도시혁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기구 설치 운영  
•   세계 살기 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프로젝트 추진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등 대도시) 

추 진 방 향

도시경쟁력 프로젝트

(서울)도심회귀 현상

도시쇠퇴현상
확대? 지역 간 

격차 완화
도시활력
증가

긍정적 도시미래상

신-구도시
격차 확대

2014년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2008년 판교,
2009년 광교 신도시 

개발 착수

1993년
5개 신도시
입주 완료

인구 200만명 시대
경기도

부정적 도시미래상

탄소배출 규제

IOT, 스마트시티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

•   수도권 KTX망 확대 
- 수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 인천 - 수인선 KTX 연결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건설
- 파주 등 연장

•   미연결구간(missing link) 연결
- 신분당선 - 수인선 - 소사원시선 - 교외선 급행화 
- 교외선 - 별내선 연결

경기도 철도 투자와 환상철도 건설

•   서울 집중 완화, 경기도 지역개발을 위해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구상과 연계한 
순환선 철도 건설

•   순환철도망의 미연결구간(Missing link) 우선 연결로 환상형 철도망을 완성
•   2030년까지 순환철도망의 2/3를 완성하고 이후 의정부 - 남양주 구간을 연결

추 진 방 향

[4-1-3] 도시 중심성 강화를 통한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의 형성
[5-1-1]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5-1-2] 경기도 순환철도망 구축
[5-4-1] 공유교통 서비스 도입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 경기순환철도망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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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을 통한 사회통합의 행복공동체 형성 전략

 경기도의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통합으로 해결

○ (필요성) 경기도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하고, 갈등 비용이 막대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과 행복에의 손실이 큼. 이질적인 각 지역들의 연합체로, ‘뿔뿔이 경기도’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다양한 이질성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문제의 양상도 복잡함. 격차 개선을 통한 

갈등 완화와 경기도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경기도의 사회통합을 이룸

[그림 2-23] 우리나라의 빈곤율과 소득격차 추이 

○ (대응방식)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여 고용복지의 실현과, 포괄적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인력개발과 성인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100세 시대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의 

건강성을 높이고 웰 에이징(well aging)을 실현하며, 환경 질과 환경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도내 어디서 살든지 환경가치를 누리는 사회를 실현

○ (추진전략) △ ‘Young 경기도’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실현 △ ‘평생학습사회’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 ‘100세 시대’ 건강·장수도시 실현 △ ‘에너지 자립사회’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42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42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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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을 통한 사회통합의 행복공동체 형성 전략

 경기도의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통합으로 해결

○ (필요성) 경기도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하고, 갈등 비용이 막대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과 행복에의 손실이 큼. 이질적인 각 지역들의 연합체로, ‘뿔뿔이 경기도’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다양한 이질성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문제의 양상도 복잡함. 격차 개선을 통한 

갈등 완화와 경기도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경기도의 사회통합을 이룸

[그림 2-23] 우리나라의 빈곤율과 소득격차 추이 

○ (대응방식)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여 고용복지의 실현과, 포괄적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인력개발과 성인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100세 시대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의 

건강성을 높이고 웰 에이징(well aging)을 실현하며, 환경 질과 환경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도내 어디서 살든지 환경가치를 누리는 사회를 실현

○ (추진전략) △ ‘Young 경기도’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실현 △ ‘평생학습사회’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 ‘100세 시대’ 건강·장수도시 실현 △ ‘에너지 자립사회’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42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1990      1995 2000                2005 2011
5.0 2.0
6.0 2.5
7.0 3.0
8.0

3.59.0
4.010.0
4.511.0
5.012.0

5.513.0

6.0
14.0

6.5
15.0

7.0
16.0
17.0

상대적 빈곤율

5분위 소득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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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young 경기도’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실현

•   출산에서 가족 전체를 고려한 정책 추진
- 부모수당 도입
- 출산정려금 시·군간 격차 조정 

•   ‘일-가정 병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육아휴직 아빠할당제, 유연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아이돌봄센터 추진

•   낙후지역 출산 및 보육환경 개선
- 북부 및 동부 분만취약지역 보건의료 개선

•   청년 및 사회 초년층 주거걱정 해소 프로젝트 추진
- 택지, 정비지구 내 청년주거용 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의무화

경기도 저출산 탈피 프로젝트’ 추진 

•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젊고 더불어 사는’ 
경기도 전략을 추진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세대의 일자리, 주거문제 해소 전략 추진
•   1,300만 도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경기도 공동체 전략 추진 
•   청년, 여성, 장애인, 외국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추 진 방 향

[2-1-1]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환경 제고
[2-1-4] 경기도 거주외국인 100만 명 시대 대비
[2-2-1]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

[3-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4-2-3] 여성친화적 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4-3-3] 따복주택을 통한 주거걱정 제로사회 추진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모형 >

주민
커뮤니티
센터

교육

공동체

생활

공동체

기타
주거

공동체

의료

공동체

제 3섹터
영역

풀뿌리

NPO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전문가

자원
지역언론

지역
행정협의회

도/시군
행정

주민

행정조직

기타
지방

의회

지역

공공기관

주민

자치센터

문화

공동체

‘평생학습사회’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   성인의 고등교육(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회의 확대
- 성인입학전형 확대, 학생이동 및 편입의 활성화 

•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구조 안에서 계속 교육 및 순환재교육 시스템 구축
- 비 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의 연동, 비 학위에서 학위로의 전환 확대 

•   대학 교육과정, 학점, 학위, 자격의 연계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 전일제 중심에서 시간제 병행으로의 전환
- 원격대학과 일반대학의 융합 

•   학점은행제를 폐지하고, 대학 비학위과정 및 시간제 등록 안으로   편입
-   현재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 과정들은 평가를 
통해 기존 대학과의 협동과정으로 전환

‘기회를 다시 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성인기초 교양대학 설치
-   성인기초교양대학(60학점)을 통한 기초학업수행능력을 
보완하고, 이후 3 - 4학년 전공과정에 편입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성인기초교양대학 설치

•   기회균등을 위한 평생교육 무상화 (검토)
•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성인기초교양대학과정 설치 

추 진 방 향

[3-1-3]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3-2-2]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3-3-4] 문화도시 조성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 평생교육 기회균등 실현 체계 >

평생교육 기회균등
실현 인프라 구축
및 전면 무상화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및 환경조성

평생교육 소외계층
제로화·현장방문 교육

도내 모든 평생교육
무상화

능력인증제 및 사회적
학습지원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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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에너지 자립사회’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   깨끗하고 안전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 확대
- 태양광 발전 확대 & 에너지 다소비 구역, 산단에 연료전지 활용
- 시화호를 중심으로 해양에너지/해상 풍력 확대
- 바이오 에너지 생산 & 노후열병합 개선, 자가열병합 확대 & 폐기물 연료화
- 신재생공급 의무화제도(RHO)활용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네가와트(negawatt) 발전
- 건물에너지 효율화 & 스마트그리드 건설
-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및 노후산단 그린 리모델링

•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 및 수소경제 대비 에너지 인프라 구축
- 사물인터넷(IoT) 기반 개방형 수요관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BEMS, FEMS등 IT와 에너지 융복합 밸류체인이 집적된 신산업 허브 조성
- 경기북부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 에너지 비전 추진

•   에너지 수요 관리와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추 진 방 향
<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저감 >

[5-2-1] 대용량 대중교통의 리모델링
[5-4-1] 공유교통 서비스 도입

[6-3-1] 에너지 자립 향상 및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6-3-2]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한 그린인프라 조성과 물 관리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2013 2020 2030 2040

24,000

26,000

28,000

1,
00

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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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32,000

34,000

36,000

38,000

-10%

-20% -30%

BAU 절감 목표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2013 2020 2030 2040

30

20

10
6.5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강·장수도시 실현

• 6개 도립병원을 활용한 노인건강 u-헬스케어체제 구축
• 도시계획 수립 시 건강도시 개념 적용을 의무화
• 건강시범도시 지정과 의(醫)-직(職)-주(住) 복합타운 건설 
• ‘국립 또는 도립  장수연구소’ 건립
• 건강도시를 총괄 추진하는 조직 신설 
•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법률 정비 추진

건강 장수도시 위한 6대 과제

•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친화 환경과 건강·장수 도시 인프라를 확충 
•   ‘100세 인생’ 시대에 걸맞은 고령친화 지역 환경 조성과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   2040년 경기도 노인 자살률을 OECD 평균 이하로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추진 

-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활용한 돌봄서비스 프로그램과 
무장애도시(barrier-free) 시범 조성

• 건강·장수도시 인프라 확충, 이미지 구축, 건강도시 추진 행정적 체계 마련 

추 진 방 향

[2-1-2] ‘100세 시대’에 따른 고령친화 환경 조성
[2-3-1]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2-3-2] 공공보건의료 중심으로서의 광역거점 도립병원체제 구축

[4-2-1] 100세 건강·장수시범도시 조성
[4-2-2] 고령자가 생활하기 좋은 무장애도시 조성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 수도권 건강장수도시 지표분석 >

1.0범죄율*
사망률*

비만율*
흡연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걷기실천율

병원수

의료인력수

건강검진율

암검진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대기오염도*

도시공원면적

자전거도로연장

버스노선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가구비율*

보건복지예산비중 0.5

0.0
(0.5)

(1.0)

(1.5)

(2.0)

사회경제

환경

의료서비스

시민건강 서울평균

인천평균

경기평균

수도권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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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하여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경제통합을 준비하여 통일을 리드

○ (필요성) 정치적 통일 논의를 벗어나 경제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선도하고, 

경기도정도 효율적인 정책체제를 구축하여 북부접경지역의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 저성장 기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재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남북한 공존 공영의 

틀을 마련

– 지난 20여 년간 추진한 북부접경지역 발전 정책의 부진함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

– 지방자치와 경영의 시대에 대응하여 경기도정이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과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그림 2-24] 고령화 추세 비교(남·북한, 기개발국과 저개발국, 세계)

○ (대응방식) 남북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비전(가칭 

금강산 프로젝트)을 추진하여 경기도가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이 되어 한반도의 번영을 주도

○ (추진전략) △ ‘한반도 경제권’ 남북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추진 △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추진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효율적인 경기도정체계 구축

46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46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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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하여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경제통합을 준비하여 통일을 리드

○ (필요성) 정치적 통일 논의를 벗어나 경제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선도하고, 

경기도정도 효율적인 정책체제를 구축하여 북부접경지역의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 저성장 기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재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남북한 공존 공영의 

틀을 마련

– 지난 20여 년간 추진한 북부접경지역 발전 정책의 부진함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

– 지방자치와 경영의 시대에 대응하여 경기도정이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과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그림 2-24] 고령화 추세 비교(남·북한, 기개발국과 저개발국, 세계)

○ (대응방식) 남북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비전(가칭 

금강산 프로젝트)을 추진하여 경기도가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이 되어 한반도의 번영을 주도

○ (추진전략) △ ‘한반도 경제권’ 남북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추진 △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추진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효율적인 경기도정체계 구축

46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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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미래준비 아젠다 전략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추진

< 금강산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및 개발 구상도 >

[5-3-3] 남북 교통 인프라 연계
[7-3-1] DMZ·임진강·서해안 3개축 발전 

[7-3-2] 서울 - 동두천 - 원산 축 및 금강산 연계 개발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   서울 - 동두천 - 원산축 개발 비전 
(가칭 금강산 프로젝트) 추진

•   서울 - 원산 간 철도, 고속도로, 
시베리아가스파이프라인의 일체적 건설 
금강산 - 마식령 - 연천 고대산 관광단지 조성, 
동두천·철원 도시르네상스 등 추진  

추 진 방 향

‘한반도 경제권’ 남북 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추진

[4-1-5] 통일 미래도시 건설
[7-1-1] 통일수도권 건설

[7-2-1]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특별지대’ 건설
[7-3-1] DMZ·임진강·서해안 3개축 발전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   통일경제특구 및 통일미래도시 건설 
•   남북한 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제통합 거점 경제자유구역 조성
•   임진강수계 종합 수자원이용체계 건설
•   납북한 접경지역 개발 비전 공동 수립과 접경지역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추 진 방 향

< 남북경제통합 경제자유구역 조성(안) >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 최대의 자율과 책임, 투명성
•   남북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혹은 한국인 행정장관

운영체제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자치
• 일국양제 방식
• 외교, 국방 제외

경제체제 • 자본주의 경제제도, 사유재산제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이내

규모
•   중국의 푸둥(1.6억평)이나 싱가포르(1.8억평)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면적

•   개성, 파주, 김포, 
강화, 철원 일원

특징 • 남북한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공동체 실험장 • 복합형 경제특구

< 임진강 수계 종합 수자원이용체계 구상도 >

임진강

개성시

60만톤/일

남북한 접경 경제자유지대
(CoPEZ. Co-Prosperity Economic Zone)

30만톤/일개성공단

해주
연안

배천
예성강댐

4월 5일댐

39Km

경기북부

파주 통일경제특구

여유량 60만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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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총론편Ⅰ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미래준비 아젠다 전략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 실천

•   인구 규모, 경제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국가형 지방정부를 실현
-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8개 도(道)의 획일적 구조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광역행정수요 대응에 취약
- 인구 500만, 1000만 등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차등분권전략 추진
예) 연방제형 지방정부(미국, 독일 등),  지역국가형 지방정부(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의 구축전략 
- 자치헌법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권한을 재설정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재정자주권을 중심으로 광역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가능한 자치분권형 지방정부 제도화   

추 진 방 향

[8-1-1]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8-1-3]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 체계 정비
[8-2-1] 중앙과 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

[8-2-2]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보조금 확대
[8-3-1] 중앙과 지방간 행 재정 협의기제 구축

☞ 연관된 부문별 아젠다

<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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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제2장  |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

제3장  |  교육혁신·문화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

제4장  |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형성

제5장  |  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

제6장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제7장  |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제8장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G Y E O N G G I  V I S I O N  2 0 4 0

부문편3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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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제1장

제1절 경제 부문의 전망과 과제 

1. 중장기 경제 환경 전망

○ (세계경제의 글로컬라이제이션) 국제분업체제 확대 및 세계 경제축 다원화 

○ (한국경제 위상 상승) 2040년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국, 일인당 GDP 6만 달러 도달

○ (인구와 성장률) 2020년 전후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고, 2040년 잠재성장률 2% 중반까지 하락

○ (노동시장 양극화) 고급인력 확보 경쟁 및 소득분배 갈등 심화

○ (경제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경계 약화

○ (한-중 경제통합) 한-중 간 산업분업 고도화 및 동북아 경제권 부상

○ (인간친화적 기술혁신) 바이오융합기술(BT·NT·IT)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급성장

2. 중장기 경제 과제

○ 초연결·융복합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서비스업 및 농업 부문의 산업고도화 등의 

과제가 도출되고, 또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

[그림 3-1] 경기도 중장기 과제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력 제고

지역간 균형발전

초연결·융복합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서비스업 및 농업부문
산업고도화

지속가능한 상생의
개방형 산업생태계 구축

경제력 복원력 강화 및
공유경제 영역 확대

정부-기업-시민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동북아경제 중심지로서
위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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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비전) 경기도 내 첨단산업도시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과 함께 신뢰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율적 상생 거버넌스의 실현을 통해, 2040년 경기도는 미래 기술과 신성장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TOP 3의 혁신·창업경제권에 진입할 것임

[그림 3-2] 경제 부문의 미래 변화상과 경기비전 2040의 설정

3. 2040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로 설정

 2대 목표

○ 아시아 최고의 혁신역량 보유 

○ 안정적인 상생 성장체계 실현

54  부문편Ⅰ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제2절 혁신경제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공급 중심의 경제발전 및 소유경제 패러다임에서 수요 중심의 경제발전 및 공유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창업·벤처 간 유기적인 산업생태계 

구조로의 전환

○ 표준형 인재 양성에서 창의적이고 복합적 사고력을 지닌 소통형 인재 양성 교육·훈련체계로의 전환

○ 정부의 직접적 개입형인 하향식(top-down) 산업정책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간접적 

지원형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

○ 국내 중심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동북아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확장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경제 비전 설정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신농정 플랫폼 

구축, 도민은행 설립, 빅데이터 혁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국투자 유치 및 진출, 

공정무역(ODA), 동반성장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경기도의 혁신 · 

창업경제 기반과 지속가능한 상생경제 생태계 토대가 조성될 것임 

○ (2025 변화상) 민선6기 핵심시책 사업을 기초로 경기남부권의 첨단기술 사업화연계기술개발 

(R&BD) 클러스터 벨트가 완성되고, 기술창업 플랫폼과 신농정 플랫폼이 완비되어, 아시아 

최대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 플랫폼을 갖춘 미래 지향적 개방형 경제로 도약할 것임  

○ (2030 변화상)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산업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의 허브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확대되어 

2030년경에는 경기도가 동북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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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비전) 경기도 내 첨단산업도시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과 함께 신뢰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율적 상생 거버넌스의 실현을 통해, 2040년 경기도는 미래 기술과 신성장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TOP 3의 혁신·창업경제권에 진입할 것임

[그림 3-2] 경제 부문의 미래 변화상과 경기비전 2040의 설정

3. 2040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로 설정

 2대 목표

○ 아시아 최고의 혁신역량 보유 

○ 안정적인 상생 성장체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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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혁신경제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공급 중심의 경제발전 및 소유경제 패러다임에서 수요 중심의 경제발전 및 공유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창업·벤처 간 유기적인 산업생태계 

구조로의 전환

○ 표준형 인재 양성에서 창의적이고 복합적 사고력을 지닌 소통형 인재 양성 교육·훈련체계로의 전환

○ 정부의 직접적 개입형인 하향식(top-down) 산업정책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간접적 

지원형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

○ 국내 중심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동북아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확장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경제 비전 설정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신농정 플랫폼 

구축, 도민은행 설립, 빅데이터 혁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국투자 유치 및 진출, 

공정무역(ODA), 동반성장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경기도의 혁신 · 

창업경제 기반과 지속가능한 상생경제 생태계 토대가 조성될 것임 

○ (2025 변화상) 민선6기 핵심시책 사업을 기초로 경기남부권의 첨단기술 사업화연계기술개발 

(R&BD) 클러스터 벨트가 완성되고, 기술창업 플랫폼과 신농정 플랫폼이 완비되어, 아시아 

최대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 플랫폼을 갖춘 미래 지향적 개방형 경제로 도약할 것임  

○ (2030 변화상)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산업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의 허브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확대되어 

2030년경에는 경기도가 동북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것임

•  제2판교, 광명·시흥,  
경기북부 융합클러스터  
조성 완료

•  혁신형 금융체계 도입
•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완비

2020
경기도 혁신경제 및
창업경제기반 조성

2015

2030
동북아 경제 핵심

허브 실현

2025
아시아 최대

R&D 플랫폼 구축

2040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민선6기
핵심사업

•   경기남부 R&D 
클러스터벨트 완성

•   창업플랫폼 12개 구축
•   벤처캐피탈 30개 유치
•   신농정 생산·유통 플랫폼 완비

•   대중국 수출 1,000억  
달러 달성

•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허브 구축

•   GRDP 성장률 3% 유지
•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 3개 건설
•   미래 신성장산업 사업화 성공률 60%
•   경기도 소재 벤처캐피탈 비중 40%
•   Zero 노사분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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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전략에서는 창업플랫폼,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화 성공률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하고,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전략에서는 GRDP성장률, 고용률 및 실업률을, 

동북아 거점화 전략에서는 대중국 수출액, 대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수출액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지식산업 및 
기술 혁신 선도

창업플랫폼 수(개) (2015) 2 7 12 16 20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화 성공률(%) (2013) 47 49 52 56 60

경기도 소재 벤처캐피탈 수(개) (2015) 10 20 30 35 40

공유와 상생의 
경제 시스템 구축

청년실업률(%) (2014) 10.4 9.0 8.0 7.5 7.0

GRDP 성장률(%) (2013) 4.6 4.4 3.6 3.1 3.0

고용률(%) (2014) 56.4 59.0 62.0 64.0 67.0

경기도 GRDP 중 북부 비중(%) (2012) 18.0 20.0 22.0 24.0 25.0

동북아
경제 거점화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액(억 달러) (2014) 378 550 850 1,000 2,000

대러시아 및 대중앙아시아 수출액(억 달러) (2014) 23 37 60 96 250

56  부문편Ⅰ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3대 전략

○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스마트 산업특화’ 및 첨단산업 

테스트베드(test-bed) 거점화,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등 5개 아젠다 추진 

○ 상생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지역기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형성 등 5개 아젠다 추진

○ 동북아경제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유라시아 개발 

거점화 및 경제영토 확장 등 2개 아젠다 추진

[그림 3-3] 경제 부문 비전·목표·전략

전략
1-1.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1-1-1.   ‘스마트 산업특화’ 
및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

1-1-2.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1-1-3.   글로벌 선도  
콘텐츠산업 육성

1-1-4.   ‘스토리가 있는  
상권’ 조성

1-1-5. 농업의 6차 산업화

1-2.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1-2-1.   공유적 시장경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1-2-2.   지역기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형성

1-2-3.   지역 연계성 강화 
및 균형 발전 

1-2-4.   신뢰와 네트워크 
기반 경제 거버넌스 
구축

1-2-5.   글로벌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

1-3. 동북아 경제 거점화

1-3-1.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

1-3-2.   유라시아 개발  
거점화 및  
경제영토 확장

비전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목표
아시아 최고의 혁신역량 보유

(혁신 네트워크 허브)
안정적인 상생 성장체계 실현

(3%대 성장 下 경제적 불평등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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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전략에서는 창업플랫폼,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화 성공률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하고,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전략에서는 GRDP성장률, 고용률 및 실업률을, 

동북아 거점화 전략에서는 대중국 수출액, 대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수출액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지식산업 및 
기술 혁신 선도

창업플랫폼 수(개) (2015) 2 7 12 16 20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화 성공률(%) (2013) 47 49 52 56 60

경기도 소재 벤처캐피탈 수(개) (2015) 10 20 30 35 40

공유와 상생의 
경제 시스템 구축

청년실업률(%) (2014) 10.4 9.0 8.0 7.5 7.0

GRDP 성장률(%) (2013) 4.6 4.4 3.6 3.1 3.0

고용률(%) (2014) 56.4 59.0 62.0 64.0 67.0

경기도 GRDP 중 북부 비중(%) (2012) 18.0 20.0 22.0 24.0 25.0

동북아
경제 거점화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액(억 달러) (2014) 378 550 850 1,000 2,000

대러시아 및 대중앙아시아 수출액(억 달러) (2014) 23 37 60 96 250

56  부문편Ⅰ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3대 전략

○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스마트 산업특화’ 및 첨단산업 

테스트베드(test-bed) 거점화,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등 5개 아젠다 추진 

○ 상생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지역기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형성 등 5개 아젠다 추진

○ 동북아경제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유라시아 개발 

거점화 및 경제영토 확장 등 2개 아젠다 추진

[그림 3-3] 경제 부문 비전·목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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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1-2]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1-2-1] 
공유적 시장경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정보와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간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조건으로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

 창업생존율, 기술창업 건수 증대

 경기도형 공유적 시장경제 정책 모델

 지역 단위의 동반성장 민-관 파트너십 구축

 주요 산업부문별 동반성장 협의체 운영

 대·중·소기업 협력 R&BD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1-2-2] 
지역기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형성

 노사분규 건수를 2014년 8건에서 

2040년까지 0건으로 감소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을 2014년 

0.53%➜2040년 0.13%로 감소

 우수한 노사관계 모델 구축 및 확산 지원

 지자체의 노동정책 기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고용-복지 친화적 노사관계 모델 구축

[1-2-3] 
지역 연계성 강화 및 
균형 발전

 경기도 GRDP 대비 경기북부의 

비중을 2012년 18% ➜ 2040년 

25% 수준으로 증대

 경기북부 지식기반산업 비율을 

2011년 12% ➜ 2040년 25%로 제고

 경기북부 고용률 2014년 56.4% ➜ 
2040년 67.0%로 상향

 경기북부 성장을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친환경-디자인 융합산업)

 경기북부 신산업 거점 조성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및 넥스트 산단 조성)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1-2-4] 
신뢰와 네트워크 기반 
경제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시·군 간 

경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수평적 

‘경제전략 협의체’ 운영

 공공-민간부문 연계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

 경기도-시·군 간 수평적 경제협력 체계 구축

 경제정책 수립 시 민간부문 참여 

프로세스 구축

 공공-민간부문 연계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발

[1-2-5] 
글로벌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

 공정무역 지원과 윤리적 소비운동 장려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및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성장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운영
위원회 구성

 공정무역센터 설립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공정무역사업 성장을 위한

자금 및 정책 지원

[1-3] 동북아 경제 거점화

[1-3-1]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2020년 

까지 협력시범지구 지정 및 개발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액 2014년 

378억 달러  ➜  2040년 2,000억 

달러 달성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협의체 설립

 지방정부 간 협력시범지구 선정

 지방정부 간 중소기업 협력 강화

 지방정부 간 정보통신-과학기술 협력

 지방정부 간 관광 협력

[1-3-2]
유라시아 개발 거점화 및
경제영토 확장

 경기도 내 유라시아 개발을 위한 

거점센터 유치

 경기도의 대러시아 및 대중앙아시아 

수출액 2014년 23억 달러 ➜ 
2040년 250억 달러 달성 (연평균 

10% 증가)

 경기도 내 유라시아 개발 거점 센터 설립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과 

물류·에너지 교역 확대

 효율적인 물류·에너지 교역을 위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경기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문화·교육 교류 활성화

58  부문편Ⅰ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1-1]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1-1-1]
‘스마트 산업특화’ 및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

 경기도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R&D사업 사업화성공률 ➜ 2040년 

60% 달성

 제조업 생산액 대비 미래 신성장산업 

생산액 비중을 2040년 50%까지 확대

 경기도형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미래 첨단산업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지원 확대 

 아시아 최고의 ‘융복합 기술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조성

 게임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 특성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 부문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1-2]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경기도 소재 창업플랫폼 2015년 2개 

➜ 2040년 20개 구축 

 벤처캐피탈 2015년 10개 ➜ 
2040년 40개 유치 

 스타트업 창업 플랫폼 조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확대

 기술창업생태계 주체들의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스탠더드의 스타트업시티(Startup 

City) 건설

[1-1-3]
글로벌 선도 
콘텐츠산업 육성

 2040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 200조 원, 종사자수 30만 명, 

수출 350억 달러

 아시아 최고 수준의 방송·

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섬유·패션·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게임산업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콘텐츠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지원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강화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섬유·패션·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

 DMZ 최첨단 자연생태연구단지 조성

[1-1-4]
‘스토리가 담긴 상권’ 조성

 명장·명품 집적지인 ‘명장 빌리지’ 

특화지구 10곳 조성

 지역상권 기반 협동조합 100곳 지원

 전통시장의 ‘감성 스토리’ 상권화

 한국의 전통을 잇는 ‘명장빌리지’ 조성

 쇼핑과 공연·관광을 연계한 

지역문화상권 조성 

 지역상권 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SNS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1-1-5]
농업의 6차 산업화

 농민의 농업소득을 2014년 6,974천 

원 ➜ 2040년까지 10,000천 원 

으로 증가 

 농민의 농외소득을 2014년 

23,073천 원 ➜ 2040년 110,000천 

원으로 증가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경기농업의 

맞춤형 선진농업 추진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기업, 농민, 수요자가 상생하는 농업 

혁신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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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1-2]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1-2-1] 
공유적 시장경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정보와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간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조건으로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

 창업생존율, 기술창업 건수 증대

 경기도형 공유적 시장경제 정책 모델

 지역 단위의 동반성장 민-관 파트너십 구축

 주요 산업부문별 동반성장 협의체 운영

 대·중·소기업 협력 R&BD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1-2-2] 
지역기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형성

 노사분규 건수를 2014년 8건에서 

2040년까지 0건으로 감소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을 2014년 

0.53%➜2040년 0.13%로 감소

 우수한 노사관계 모델 구축 및 확산 지원

 지자체의 노동정책 기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고용-복지 친화적 노사관계 모델 구축

[1-2-3] 
지역 연계성 강화 및 
균형 발전

 경기도 GRDP 대비 경기북부의 

비중을 2012년 18% ➜ 2040년 

25% 수준으로 증대

 경기북부 지식기반산업 비율을 

2011년 12% ➜ 2040년 25%로 제고

 경기북부 고용률 2014년 56.4% ➜ 
2040년 67.0%로 상향

 경기북부 성장을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친환경-디자인 융합산업)

 경기북부 신산업 거점 조성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및 넥스트 산단 조성)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1-2-4] 
신뢰와 네트워크 기반 
경제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시·군 간 

경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수평적 

‘경제전략 협의체’ 운영

 공공-민간부문 연계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

 경기도-시·군 간 수평적 경제협력 체계 구축

 경제정책 수립 시 민간부문 참여 

프로세스 구축

 공공-민간부문 연계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발

[1-2-5] 
글로벌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

 공정무역 지원과 윤리적 소비운동 장려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및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성장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운영
위원회 구성

 공정무역센터 설립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공정무역사업 성장을 위한

자금 및 정책 지원

[1-3] 동북아 경제 거점화

[1-3-1]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2020년 

까지 협력시범지구 지정 및 개발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액 2014년 

378억 달러  ➜  2040년 2,000억 

달러 달성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협의체 설립

 지방정부 간 협력시범지구 선정

 지방정부 간 중소기업 협력 강화

 지방정부 간 정보통신-과학기술 협력

 지방정부 간 관광 협력

[1-3-2]
유라시아 개발 거점화 및
경제영토 확장

 경기도 내 유라시아 개발을 위한 

거점센터 유치

 경기도의 대러시아 및 대중앙아시아 

수출액 2014년 23억 달러 ➜ 
2040년 250억 달러 달성 (연평균 

10% 증가)

 경기도 내 유라시아 개발 거점 센터 설립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과 

물류·에너지 교역 확대

 효율적인 물류·에너지 교역을 위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경기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문화·교육 교류 활성화

58  부문편Ⅰ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1-1]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1-1-1]
‘스마트 산업특화’ 및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

 경기도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R&D사업 사업화성공률 ➜ 2040년 

60% 달성

 제조업 생산액 대비 미래 신성장산업 

생산액 비중을 2040년 50%까지 확대

 경기도형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미래 첨단산업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지원 확대 

 아시아 최고의 ‘융복합 기술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조성

 게임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 특성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 부문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1-2]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경기도 소재 창업플랫폼 2015년 2개 

➜ 2040년 20개 구축 

 벤처캐피탈 2015년 10개 ➜ 
2040년 40개 유치 

 스타트업 창업 플랫폼 조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확대

 기술창업생태계 주체들의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스탠더드의 스타트업시티(Startup 

City) 건설

[1-1-3]
글로벌 선도 
콘텐츠산업 육성

 2040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 200조 원, 종사자수 30만 명, 

수출 350억 달러

 아시아 최고 수준의 방송·

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섬유·패션·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게임산업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콘텐츠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지원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강화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섬유·패션·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

 DMZ 최첨단 자연생태연구단지 조성

[1-1-4]
‘스토리가 담긴 상권’ 조성

 명장·명품 집적지인 ‘명장 빌리지’ 

특화지구 10곳 조성

 지역상권 기반 협동조합 100곳 지원

 전통시장의 ‘감성 스토리’ 상권화

 한국의 전통을 잇는 ‘명장빌리지’ 조성

 쇼핑과 공연·관광을 연계한 

지역문화상권 조성 

 지역상권 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SNS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1-1-5]
농업의 6차 산업화

 농민의 농업소득을 2014년 6,974천 

원 ➜ 2040년까지 10,000천 원 

으로 증가 

 농민의 농외소득을 2014년 

23,073천 원 ➜ 2040년 110,000천 

원으로 증가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경기농업의 

맞춤형 선진농업 추진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기업, 농민, 수요자가 상생하는 농업 

혁신시스템 구축

제3절 경제 부문 아젠다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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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통합과 복지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서 ‘제2차 인구배당’(second population dividend) 

시대로 전환2)

○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지역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이어지는 대안적 가족으로 전환

○ ‘관 주도’ 복지체계에서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해 활용하는 ‘공동체중심’ 복지체계로 전환

○ 돌봄과 지원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외국인 거주민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동반자로서의 인식 전환

○ 구성원 간 분열과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위기사회’에서, 계층·지역·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한 

통합(unity in diversity)이 이루어지는 ‘개방사회’로의 전환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년 비전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따복공동체 사업과 

복지플러스 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문제해결 

기제가 사회적으로 안착할 수 있음

○ (2025 변화상) 민선6기 따복공동체, 플러스복지, 사회적일자리 확충 등의 정책은 다양한 부문의 

융복합에 기반한 사업들로, 2025년에는 실질적인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사회적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2030 변화상)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합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축적해온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

○ (2040 비전) 다양한 공동체가 포용되는 순환적 사회체계 안에서 2040년에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로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구축 

2) ‘인구 오너스’는 인구 구성 변화가 총부양비율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지칭.

60  부문편Ⅰ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제2장

제1절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의 전망과 과제

1. 중장기 사회환경 전망

○ (인구구조 전망) 2032년 인구 피크에 도달하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수명 100세 시대)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해 ‘100세 사회’가 열림

○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 상승) 현재의 ‘노인’이 미래에는 ‘신중년’으로 변화

○ (사회보장 지출증가) 수명연장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증가

○ (가족형태 변화) 생물학적 가족 해체에 대응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도래

○ (사회적경제의 미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제의 보완

○ (다문화사회 전망)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외국의 고급인력 유치 활성화 

2. 중장기 사회 과제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하여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인프라를 제고하고,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에 내실을 기해 미래 잠재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

○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수명 증가에 대비한 준비, 2040년까지 진행될 

보건 및 복지 관련 사회보장지출 급증에 대비

○ 지역공동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족화(孤族化) 현상 등을 극복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대감과 소속감 제고

○ 사회갈등 특히 공공사업 갈등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갈등관리체계 개선

○ 경기도 내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다문화정책 비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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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통합과 복지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서 ‘제2차 인구배당’(second population dividend) 

시대로 전환2)

○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지역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이어지는 대안적 가족으로 전환

○ ‘관 주도’ 복지체계에서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해 활용하는 ‘공동체중심’ 복지체계로 전환

○ 돌봄과 지원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외국인 거주민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동반자로서의 인식 전환

○ 구성원 간 분열과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위기사회’에서, 계층·지역·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한 

통합(unity in diversity)이 이루어지는 ‘개방사회’로의 전환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년 비전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따복공동체 사업과 

복지플러스 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문제해결 

기제가 사회적으로 안착할 수 있음

○ (2025 변화상) 민선6기 따복공동체, 플러스복지, 사회적일자리 확충 등의 정책은 다양한 부문의 

융복합에 기반한 사업들로, 2025년에는 실질적인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사회적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2030 변화상)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합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축적해온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

○ (2040 비전) 다양한 공동체가 포용되는 순환적 사회체계 안에서 2040년에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로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구축 

2) ‘인구 오너스’는 인구 구성 변화가 총부양비율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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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제2장

제1절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의 전망과 과제

1. 중장기 사회환경 전망

○ (인구구조 전망) 2032년 인구 피크에 도달하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수명 100세 시대)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해 ‘100세 사회’가 열림

○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 상승) 현재의 ‘노인’이 미래에는 ‘신중년’으로 변화

○ (사회보장 지출증가) 수명연장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증가

○ (가족형태 변화) 생물학적 가족 해체에 대응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도래

○ (사회적경제의 미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제의 보완

○ (다문화사회 전망)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외국의 고급인력 유치 활성화 

2. 중장기 사회 과제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하여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인프라를 제고하고,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에 내실을 기해 미래 잠재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

○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수명 증가에 대비한 준비, 2040년까지 진행될 

보건 및 복지 관련 사회보장지출 급증에 대비

○ 지역공동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족화(孤族化) 현상 등을 극복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대감과 소속감 제고

○ 사회갈등 특히 공공사업 갈등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갈등관리체계 개선

○ 경기도 내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다문화정책 비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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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전략

○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출산환경의 제고 

등 6개 아젠다 추진

○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 등 6개 

아젠다 추진

○ 보건의료 체계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등 2개 아젠다 추진

[그림 3-5]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비전·목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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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로 설정

–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들이 포용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가치 지향

– 공동체에 기반한 능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로서 복지공동체 가치 지향

 3대 목표

○ 미래 성장과 안정을 담보하는 인구정책

○ 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유대 강화

○ 다양한 집단이 상생하는 사회대통합

•  경기도 사회적 경제  
조직 확대

•  공동체기반 복지  
체계 구축

2020
공동체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기제 양성

2015

2030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지역순환체계

2025
따복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2040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 공동체 형성

민선6기
핵심사업

•   경기도형 복지공동체 확산
•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문화 확산

•   사회적금융 환경 조성

•   지역공동체수 2,600개
•   GRDP대비 사회적 경제  
비중 3% 달성

•   사회적 경제 기금 1조원 구축

•   삶의 질, 사회통합 지수 개선
•   GRDP대비 사회적 경제  
비중 5% 달성

•   노동인구대비 사회적 경제 종사자 
비중 5% 달성

•   사회적 경제 기금 2조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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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전략

○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출산환경의 제고 

등 6개 아젠다 추진

○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 등 6개 

아젠다 추진

○ 보건의료 체계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등 2개 아젠다 추진

[그림 3-5]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비전·목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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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로 설정

–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들이 포용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가치 지향

– 공동체에 기반한 능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로서 복지공동체 가치 지향

 3대 목표

○ 미래 성장과 안정을 담보하는 인구정책

○ 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유대 강화

○ 다양한 집단이 상생하는 사회대통합

비전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

목표
미래 성장과 안정을
담보하는 인구정책

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유대 강화

다양한 집단이
상생하는 사회대통합

전략
2-1.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2-1-1.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환경 제고

2-1-2.   ‘100세 시대’에 따른 
고령친화환경 조성

2-1-3.   같음과 차이를 
인정하는  
양성평등실현

2-1-4.   경기도 거주외국인 
100만명 시대 대비

2-1-5.   상생을 위한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2-1-6.   지역통합을 위한 
경기도 정체성 확립

2-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2-2-1.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

2-2-2.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체제 구축

2-2-3.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2-2-4.   경기도 1인가구 
150만명 시대 대응

2-2-5.   민간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역량 강화

2-2-6.   경기도 고용복지 
선순환체계 구축

2-3. 보건의료 체계 강화

2-3-1.   공공보건의료시스템 
강화

2-3-2.   광역거점 도립병원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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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2-1]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형성

[2-1-1]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환경 제고

 2040년까지 경기도 내 신생아 수 
현 11만 명 ➜ 2040년 20만 명
까지 제고

 현재 32개소인 시·군의 건강가정지
원센터를 지역별 인구규모를 감안해 
100개소 이상으로 확충

 민선6기 플러스복지 사업 기반의 
사업영역 강화 및 확산

 가정·직장 병행을 위한 기반 구축
 가족환경 전반을 고려하는 여성가족

정책계획 수립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출산환경의 지역 격차 해소

[2-1-2] 
‘100세 시대’에 따른
고령친화 환경 조성

 건강수명을 현재 70세 초반 ➜ 2040
년 80세 이상으로 상향

 인구 10만 명당 노인자살률을 2013
년 72.7명 수준 (OECD 평균 35명) 
➜ 202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저감

 플러스복지 등 고령사회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공동체 복지 기반 확대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공공보건정책 마련

 노인 인적자본 활용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시스템 개선

 지역 DB 구축을 통한 노인복지 사각
지대 해소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와 생활인
프라 조성

[2-1-3] 
같음과 차이를 인정하는
양성평등 실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40% 이상, 
공공기관 등의 여성 관리자 목표제 
실행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성별 
고용률 격차 해소 (2013년 말 29.1% 
포인트)

 남녀 임금격차 해소 (2013년 말 여성
임금은 남성임금 수준의 58.8% 수준)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과 성주
류화 조치에 따른 정책 피로감 해결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내실화 
 성적소수자 등 특수성을 가진 다양한 

집단 배려 프로그램
 여성 고용 이행 지원시스템 확충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 및 표준화, 

고도화 프로그램 추진 

[2-1-4] 
경기도 거주외국인 
100만 명 시대 대비

 2040년까지 거주외국인 100만 명 
이상 수용기반 구축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 2040년 20∼40% 
수준까지 제고

 경기도 내 국제학교(외국인학교, 
글로벌스쿨 등) 현재 10여 개소 ➜ 
2040년 100개소 이상 설치

 이주민교육혁신 모델 정립을 통한 
이주민-지역민 -지역이 함께 하는 
상생프로젝트 추진

 거주외국인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해외 전문인력 유치
 우수 유학생 유치
 체류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

한 다국어 사용 학교 설립

[2-1-5] 
상생을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성격과 과정을 중심으로 목표 설정
 2040년까지 갈등지속 기간을 180일

(6개월) 이하로 감소, 조정이나 중재 
방식의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증대

 사회갈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갈등
진단 체계 구축

 사회갈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신뢰 제고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도입 및 

숙련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갈등 완충지

대 형성 및 사전적 갈등교육 시행

[2-1-6] 
지역통합을 위한 경기도
정체성 확립

 유소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정체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재 지정·등록 비율은 현재 전국 
대비 7.6% ➜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 인구비율에 걸맞은 수준인 25%까
지 달성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미
래상 정립과 이미지 형성 프로그램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시스템 개선

 역사·문화콘텐츠의 광역 공유 
프로그램 추진

 ‘경기학’을 통한 경기도의 정체성 
정립

제3절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아젠다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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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비전에서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구성원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개방사회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공동체, 사회적경제, 갈등관리 및 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형성

빈곤율(%) (2013) 19.2 17 16.5 16 15

외국인 수(만 명) (2014) 35 40 57 70 90

사회적경제기금(조) (2015) - - 0.5 1 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지역공동체 수(개) (2013) 863 1,200 1,800 2,600 3,000

갈등발생 지속기간(일) (2015) 500 450 350 280 180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015) 0 31개 시·군 전체 설치 

지역사회 돌봄 자원봉사(천 명) (2014) 180 241 316 392 639

보건의료 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병상비율(%) (2014) 10 12 18 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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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2-1]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형성

[2-1-1]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환경 제고

 2040년까지 경기도 내 신생아 수 
현 11만 명 ➜ 2040년 20만 명
까지 제고

 현재 32개소인 시·군의 건강가정지
원센터를 지역별 인구규모를 감안해 
100개소 이상으로 확충

 민선6기 플러스복지 사업 기반의 
사업영역 강화 및 확산

 가정·직장 병행을 위한 기반 구축
 가족환경 전반을 고려하는 여성가족

정책계획 수립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출산환경의 지역 격차 해소

[2-1-2] 
‘100세 시대’에 따른
고령친화 환경 조성

 건강수명을 현재 70세 초반 ➜ 2040
년 80세 이상으로 상향

 인구 10만 명당 노인자살률을 2013
년 72.7명 수준 (OECD 평균 35명) 
➜ 202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저감

 플러스복지 등 고령사회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공동체 복지 기반 확대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공공보건정책 마련

 노인 인적자본 활용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시스템 개선

 지역 DB 구축을 통한 노인복지 사각
지대 해소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와 생활인
프라 조성

[2-1-3] 
같음과 차이를 인정하는
양성평등 실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40% 이상, 
공공기관 등의 여성 관리자 목표제 
실행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성별 
고용률 격차 해소 (2013년 말 29.1% 
포인트)

 남녀 임금격차 해소 (2013년 말 여성
임금은 남성임금 수준의 58.8% 수준)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과 성주
류화 조치에 따른 정책 피로감 해결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내실화 
 성적소수자 등 특수성을 가진 다양한 

집단 배려 프로그램
 여성 고용 이행 지원시스템 확충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 및 표준화, 

고도화 프로그램 추진 

[2-1-4] 
경기도 거주외국인 
100만 명 시대 대비

 2040년까지 거주외국인 100만 명 
이상 수용기반 구축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 2040년 20∼40% 
수준까지 제고

 경기도 내 국제학교(외국인학교, 
글로벌스쿨 등) 현재 10여 개소 ➜ 
2040년 100개소 이상 설치

 이주민교육혁신 모델 정립을 통한 
이주민-지역민 -지역이 함께 하는 
상생프로젝트 추진

 거주외국인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해외 전문인력 유치
 우수 유학생 유치
 체류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

한 다국어 사용 학교 설립

[2-1-5] 
상생을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성격과 과정을 중심으로 목표 설정
 2040년까지 갈등지속 기간을 180일

(6개월) 이하로 감소, 조정이나 중재 
방식의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증대

 사회갈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갈등
진단 체계 구축

 사회갈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신뢰 제고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도입 및 

숙련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갈등 완충지

대 형성 및 사전적 갈등교육 시행

[2-1-6] 
지역통합을 위한 경기도
정체성 확립

 유소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정체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재 지정·등록 비율은 현재 전국 
대비 7.6% ➜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 인구비율에 걸맞은 수준인 25%까
지 달성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미
래상 정립과 이미지 형성 프로그램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시스템 개선

 역사·문화콘텐츠의 광역 공유 
프로그램 추진

 ‘경기학’을 통한 경기도의 정체성 
정립

제3절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아젠다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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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비전에서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구성원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개방사회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공동체, 사회적경제, 갈등관리 및 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형성

빈곤율(%) (2013) 19.2 17 16.5 16 15

외국인 수(만 명) (2014) 35 40 57 70 90

사회적경제기금(조) (2015) - - 0.5 1 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지역공동체 수(개) (2013) 863 1,200 1,800 2,600 3,000

갈등발생 지속기간(일) (2015) 500 450 350 280 180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015) 0 31개 시·군 전체 설치 

지역사회 돌봄 자원봉사(천 명) (2014) 180 241 316 392 639

보건의료 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병상비율(%) (2014) 10 12 18 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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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문화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제3장

제1절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전망과 과제

1. 중장기 전망 

○ (저출산에 따른 맞춤식 교육) 저출산과 학생 수 감소,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새로운 맞춤식 

교육으로의 전환

○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학습공간 및 교육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교육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 IT혁명, 세계화, 다문화, 분권화, 지역화, 개인화의 가속화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

○ (보육환경의 변화) 저출산에 따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공적 관심과 지원 확대

○ (인성교육 및 소통역량강화) 공교육 인성교육 및 소통역량강화교육 활성화

○ (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 생활문화·체육의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타 부문과의 융복합화) 창조·융합관광의 활성화와 감성관광 

2. 중장기 교육·문화·관광에의 과제

 인성교육 강화, 공보육의 실현,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등이 요구됨 

[그림 3-6] 교육·문화·관광 부문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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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2-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2-2-1]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

 경기도 공동체 863개 ➜ 향후 3,000
개까지 증대

 경기도 따복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통한 경기도형 공동체 모형 확립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맵핑
(Community Mapping)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및 
마을기금 조성

[2-2-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체제 구축

 경기도 총생산의 5% 달성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은 전체 

노동인구 대비 5% 달성
 사회적경제 기금 2조 원 구축

 민선6기 따복공동체 정책을 통한 
공동체 부문과의 융·복합 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다양성 강화
 사회적경제 금융환경의 조성
 사회적경제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성 강화

[2-2-3]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 기업 수 증대

 따복공동체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역순환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

[2-2-4] 
경기도 1인 가구
150만 명 시대 대응

 도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2040
년 150만 명에 도달

 1인 가구 삶의 질 제고 및 나홀로 노인
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 설정

 카네이션하우스 등 경기도 플러스 
복지 확대 

 1인 가구 삶의 질 제고
 나홀로 노인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
 마을공동체 연대 강화 프로그램

[2-2-5]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역량 강화

 민간자원 발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현재 수준에서 매년 5% 모금액 상향 달성

 자원봉사인력을 매년 5% 추가 확보

 플러스복지와 따복공동체 기반의 
민간 복지역량 확충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읍면동 단위 민간자원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 강화 

[2-2-6] 
경기도 고용복지
선순환체계 구축

 고용이 최고의 복지임을 감안하여 고
용률을 2015년 61.8% ➜ 2040년 
72% 제고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2014년 43
개에서 2040년까지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

 노동시장 이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경기도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제고 및 지원방식의 차별화

 경기도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

 고용복지를 위한 중앙정부-경기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2-3] 보건의료 체계 강화 

[2-3-1]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율을 
OECD 선진국 수준과 같이 도달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에서 30% 수준
으로 상향

 위료취약지역 접근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할 ‘30%’ 시스템 구축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 강화시책 추진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추가적인 안

전망 제도 도입

[2-3-2]
광역거점 도립병원체제 
구축 

 공공보건의료 허브로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광역거점 도립병원’ 지정

 취약지역, 취약계층의 도립병원 이용
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100%, 
2040년까지 300%까지 확대 

 경기도 도립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광역거점병원 지정 

 메르스 등 전염병 조사—진단 —환자 
수용—상급병원 이송시스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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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문화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제3장

제1절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전망과 과제

1. 중장기 전망 

○ (저출산에 따른 맞춤식 교육) 저출산과 학생 수 감소,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새로운 맞춤식 

교육으로의 전환

○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학습공간 및 교육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교육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 IT혁명, 세계화, 다문화, 분권화, 지역화, 개인화의 가속화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

○ (보육환경의 변화) 저출산에 따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공적 관심과 지원 확대

○ (인성교육 및 소통역량강화) 공교육 인성교육 및 소통역량강화교육 활성화

○ (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 생활문화·체육의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타 부문과의 융복합화) 창조·융합관광의 활성화와 감성관광 

2. 중장기 교육·문화·관광에의 과제

 인성교육 강화, 공보육의 실현,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등이 요구됨 

[그림 3-6] 교육·문화·관광 부문 중장기 과제

66  부문편Ⅰ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

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2-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2-2-1]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

 경기도 공동체 863개 ➜ 향후 3,000
개까지 증대

 경기도 따복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통한 경기도형 공동체 모형 확립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맵핑
(Community Mapping)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및 
마을기금 조성

[2-2-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체제 구축

 경기도 총생산의 5% 달성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은 전체 

노동인구 대비 5% 달성
 사회적경제 기금 2조 원 구축

 민선6기 따복공동체 정책을 통한 
공동체 부문과의 융·복합 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다양성 강화
 사회적경제 금융환경의 조성
 사회적경제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성 강화

[2-2-3]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 기업 수 증대

 따복공동체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역순환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

[2-2-4] 
경기도 1인 가구
150만 명 시대 대응

 도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2040
년 150만 명에 도달

 1인 가구 삶의 질 제고 및 나홀로 노인
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 설정

 카네이션하우스 등 경기도 플러스 
복지 확대 

 1인 가구 삶의 질 제고
 나홀로 노인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
 마을공동체 연대 강화 프로그램

[2-2-5]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역량 강화

 민간자원 발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현재 수준에서 매년 5% 모금액 상향 달성

 자원봉사인력을 매년 5% 추가 확보

 플러스복지와 따복공동체 기반의 
민간 복지역량 확충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읍면동 단위 민간자원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 강화 

[2-2-6] 
경기도 고용복지
선순환체계 구축

 고용이 최고의 복지임을 감안하여 고
용률을 2015년 61.8% ➜ 2040년 
72% 제고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2014년 43
개에서 2040년까지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

 노동시장 이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경기도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제고 및 지원방식의 차별화

 경기도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

 고용복지를 위한 중앙정부-경기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2-3] 보건의료 체계 강화 

[2-3-1]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율을 
OECD 선진국 수준과 같이 도달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에서 30% 수준
으로 상향

 위료취약지역 접근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할 ‘30%’ 시스템 구축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 강화시책 추진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추가적인 안

전망 제도 도입

[2-3-2]
광역거점 도립병원체제 
구축 

 공공보건의료 허브로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광역거점 도립병원’ 지정

 취약지역, 취약계층의 도립병원 이용
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100%, 
2040년까지 300%까지 확대 

 경기도 도립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광역거점병원 지정 

 메르스 등 전염병 조사—진단 —환자 
수용—상급병원 이송시스템 정비 

•핵심역량 발달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미래형 학습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구축
•보육의 공공성 및 질적 향상 지원
•  학교의 사회적 기능 강화 및

    포괄적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문화시설의 세계화·아시아 문화교류 허브
•생활문화 공동체 교육 및 문화도시 조성
•경기지역학 육성

•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조성
•  경기천년, 역사문화유산자원의 글로벌화

교 육 문 화

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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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2040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교육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으로 설정

 3대 목표

○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교육 공동체

○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통한 문화정체성

○ 경기관광의 세계화

68  총론편Ⅰ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제2절 교육·문화·관광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미래사회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성 노인 경제활동참여 증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교육 활용 증가 등에 따라 

교육의 내용, 질, 역할, 규모, 장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

○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경기도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짐. 따라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공보육 강화, G-MOOC,  

4대 테마파크(창의·인성, 스포츠, 반려동물), K-Culture Valley, 농생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보육환경의 개선과 평생교육 참여율의 확대,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 (2025 변화상) 민선6기 핵심시책의 공보육 및 G-MOOC 사업과 문화·체육·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10년 후에는 보육환경 개선에 따른 저출산 및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문화·체육·관광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 방문비중 및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2030 변화상) 교육혁신을 위한 공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스마트교육,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30년경에는 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체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 (2040 비전) 공보육 강화, 스마트교육의 확대,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으로 2040년의 미래비전 상은 교육혁신과 문화 확산을 통한 창의사회가 실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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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2040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교육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으로 설정

 3대 목표

○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교육 공동체

○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통한 문화정체성

○ 경기관광의 세계화

68  총론편Ⅰ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제2절 교육·문화·관광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미래사회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성 노인 경제활동참여 증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교육 활용 증가 등에 따라 

교육의 내용, 질, 역할, 규모, 장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

○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경기도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짐. 따라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공보육 강화, G-MOOC,  

4대 테마파크(창의·인성, 스포츠, 반려동물), K-Culture Valley, 농생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보육환경의 개선과 평생교육 참여율의 확대,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 (2025 변화상) 민선6기 핵심시책의 공보육 및 G-MOOC 사업과 문화·체육·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10년 후에는 보육환경 개선에 따른 저출산 및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문화·체육·관광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 방문비중 및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2030 변화상) 교육혁신을 위한 공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스마트교육,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30년경에는 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체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 (2040 비전) 공보육 강화, 스마트교육의 확대,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으로 2040년의 미래비전 상은 교육혁신과 문화 확산을 통한 창의사회가 실현될 것임 

•공보육 강화
•스마트교육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체제 구축
•  문화·체육·관광 기반 시설 구축 및 활성화 
(4대 테마파크, K-culture Valley, 농생대, 복합문화공간)

2020
보육환경, 평생교육, 

문화·체육·관광기반 조성

2015

2030
교육·문화도시 실현

2025
도민의 삶의 질 개선

2040
교육혁신·문화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민선6기
핵심사업

•   국공립 어린이집 25%
•   스마트 교육 확대
•   평생교육 참여율 확대
•  문화·체육·관광  
기반시설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30%
•   스마트 교육의 실현
•   성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   지역 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체육 정착
•  감성서비스와 스마트 관광의 연계

•   국공립 어린이집 50%
•   스마트학습센터 31개
•   평생교육 참여율 70%
•   여가생활만족도 60%
•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 1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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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실현을 위한 지표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평생교육 참여율 등을 선정

○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문화기반시설 수, 여가생활 만족도 

등을 선정

○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수 등을 선정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2014) 4.3 20 25 30 50

평생교육참여율(%) (2014) 37 45 50 55 70

스마트 학습센터(개) (2014) 0
4(4개권역
별 1개)

8(4개권역
별 2개)

20 31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문화기반시설 수(개소/10만 명) (2013) 3.3 4.0 4.5 5.0 5.5

여가생활만족도(%) (2014) 24.6 30 40 50 60

생활체육참여율(%) (2014) 0 20 30 40 50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개소) (2014) 0 50 70 100 15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건) (2015) 3 4 4 5 6

관광숙박시설(실) (2013) 13,000 41,304 53,508 65,563 81,238

70  총론편Ⅰ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3대 전략

○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실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5개 아젠다 추진

○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문화예술창작허브로서 경기도,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경기지역학 육성 등 3개 아젠다 추진

○ 스마트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 

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실현 등 4개 아젠다 추진

[그림 3-8]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비전·목표·전략

비전 교육 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

목표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교육 공동체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통한 문화정체성

경기 관광의 세계화

전략

3-1.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3-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3-1-2.   미래형 학습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구축

3-1-3.   포괄적 평생학습
체제 구축

3-1-4.   핵심역량과 
비인지적 능력 
향상을 돕는 인성
교육 강화

3-1-5.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존중력 회복

3-2.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3-2-1.   문화예술창작허브
로서 경기도

3-2-2.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3-2-3.   경기지역학 육성

3-3.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3-3-1.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 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

3-3-2.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실현

3-3-3.   경기천년, 역사 
문화유산자원의 
글로벌화

3-3-4.   문화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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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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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수 등을 선정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2014) 4.3 20 25 30 50

평생교육참여율(%) (2014) 37 45 50 55 70

스마트 학습센터(개) (2014) 0
4(4개권역
별 1개)

8(4개권역
별 2개)

20 31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문화기반시설 수(개소/10만 명) (2013) 3.3 4.0 4.5 5.0 5.5

여가생활만족도(%) (2014) 24.6 30 40 50 60

생활체육참여율(%) (2014) 0 20 30 40 50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개소) (2014) 0 50 70 100 15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건) (2015) 3 4 4 5 6

관광숙박시설(실) (2013) 13,000 41,304 53,508 65,563 81,238

70  총론편Ⅰ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3대 전략

○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실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5개 아젠다 추진

○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문화예술창작허브로서 경기도,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경기지역학 육성 등 3개 아젠다 추진

○ 스마트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 

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실현 등 4개 아젠다 추진

[그림 3-8]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비전·목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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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구분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3-2-2]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4년 24.6% 
➜ 2040년 60% 이상으로 확대

 문화공간 이용률은 2014년 
51.6%로서 평균 0.21회 ➜ 2040년 
90% 이상, 평균 4회로 확대 

 지역거점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를 
2040년까지 8개 이상 조성

 지역거점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세종테마파크 조성
 생활문화체육 교류프로그램 및 

협력체계 구축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주민 중심형 체육활동시설 확충

[3-2-3] 
경기지역학 육성

 도내 31개 시, 군의 지역학 강좌를 
20개 대학에 개설

 도내 대학 경기학연구소를 10개 설치
 경기지역학 관련 학술지 및 연구서 

200권 발간

 경기지역학 연구 및 교육 협력 
네트워크 체제 구축

 경기천년 미래상 정립 및 경기 
천년사업 추진

 경기학 관련 남북협력 및 국제 교류 
활성화

[3-3]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3-3-1]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 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

 실버관광 전문인력을 2040년까지 
100% 증대

 실버관광 인증 프로그램 및 시설을 
2020년까지 20개소, 204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중장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실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실버관광 전문인력 양성
 실버관광 관련 융합관광 영역 발굴 

프로젝트 

[3-3-2]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실현

 ‘지역 이야기꾼’을 2020년까지 
50명, 2040년 300명 확보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를 
2020년까지 50개소, 
2040년 150개소 확충 

 스마트 체험관광명소를 2020년까지 
5개소, 2040년 20개소로 확충

 1인 스마트(창조)관광기업 
혁신사례 지원 

 지역 이야기꾼 발굴 및 지원
 증강현실 기반의 문화관광서비스 확충
 ‘3D프린팅센터’, ‘가상현실체험관’ 

등 조성을 통한 스마트 新체험관광 
명소화

[3-3-3] 
경기천년, 
역사문화유산 자원의
글로벌화

 경기도 문화재를 2015년 
997점에서 2040년까지 30% 증가

 고양 북한산성, 광주 도자유적지,
DMZ지역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정기적인 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와 
활용 프로그램 마련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지역민 
공감대 유도, 보존과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경기문화 방문객들의 재방문 유도 
프로그램

 문화유산 국제 홍보를 통한 해외 
관심 유도 프로그램

[3-3-4] 
문화도시 조성

 내국인의 도내 숙박여행 참가자수를 
현재 789만 명 ➜ 2040년까지 
1,002만 명(3% 성장)으로 확대 유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을 
2014년 10개 ➜ 2040년 31개 조성

 K-Culture Valley 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의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개발
 휴먼웨어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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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3-1]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3-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현재 4.3% ➜ 
2040년 50%로 확대

 사업장의 어린이집 직접 설치 의무 
이행률을 90% 이상 달성

 생태건강 지정 어린이집 비율을 
2040년 70% 이상으로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보 
 경기도형 보육 모델의 개발 및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행
 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보육 

인프라 확충 
 어린이집의 생태건강성 증진 

프로그램 추진

[3-1-2] 
미래형 학습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구축

 생태교육원 조성 및 생태친화형 
학교를 2040년까지 60%로 확대

 생체친화형 교실을 2040년까지 
80%로 확대

 지역사회 문제해결 학습을 위한 
경기 시티즌십 프로젝트 추진

 학습 환경 및 인프라 개선
 게임기반 수업 도입
 시뮬레이션 기반 과학탐구 학습
 생체친화적 교육 및 교실 환경 조성
 가칭 ‘경기 생태원’, (혹은 

경기생태공원 경기생태교육원, 경기 
에코랜드) 조성

[3-1-3]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평생교육참여율 2014년 37% 
➜ 2040년 70%로 확대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2014년 7.5개 ➜ 2040년 30개로 확충

 평생교육기관 근접거리 2014년 
반경 5∼10km ➜ 2040년1km 
이내로 개선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성인기초교양대학 설치

 도민의 평생교육참여율 증진을 위한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스마트학습센터 구축 및 실행
 G-MOOC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소외계층 제로화를 위한 

집중지원 및 현장방문형 교육

[3-1-4] 
핵심역량과 비인지적
능력 향상을 돕는
인성교육 강화

 회복탄력성(GRIT) 교육프로그램을 
2040년까지 50%로 확대

 인성교육 평가 방식 및 평가시스템 도입
 세종식 토론교육 보급비율을  

2040년까지 70% 달성

 창의·인성 테마파크 조성
 세종식 토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마음근력(또는 회복탄력성) 교육을 

위한 교수요원교육 및 현장교육 지원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3-1-5]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을
바탕으로 한 존중력 회복

 존중력 교육 시범학교를 
2020년까지 전체의 10%, 2030년 
전체의 20%로 확대 

 존중력 교육을 위한 교사 및 
교육기관 양성

 존중력 교육을 위한 교사 및 
교육기관 양성

 존중력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존중력 교육 교재개발 및

측정도구 개발
 존중력 교육 집중학교 선발 및 

실천학교 추진

[3-2]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3-2-1] 
문화예술창작허브로서
경기도

 문화기반시설 수는 2013년 인구 
10만 명당 3.3개 ➜ 2040년까지
5.5개로 확충

 경기도 인구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술인은 현재 약 0.4% ➜ 
2040년 약 1% 이상 달성

 융복합 문화기반시설 확충
 전문가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인 1% 

이상 확보 및 지원 확대
 지역 내 물적·인적 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 
참여율 제고

제3절 교육·문화·관광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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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4년 24.6% 
➜ 2040년 60% 이상으로 확대

 문화공간 이용률은 2014년 
51.6%로서 평균 0.21회 ➜ 2040년 
90% 이상, 평균 4회로 확대 

 지역거점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를 
2040년까지 8개 이상 조성

 지역거점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세종테마파크 조성
 생활문화체육 교류프로그램 및 

협력체계 구축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주민 중심형 체육활동시설 확충

[3-2-3] 
경기지역학 육성

 도내 31개 시, 군의 지역학 강좌를 
20개 대학에 개설

 도내 대학 경기학연구소를 10개 설치
 경기지역학 관련 학술지 및 연구서 

200권 발간

 경기지역학 연구 및 교육 협력 
네트워크 체제 구축

 경기천년 미래상 정립 및 경기 
천년사업 추진

 경기학 관련 남북협력 및 국제 교류 
활성화

[3-3]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3-3-1]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 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

 실버관광 전문인력을 2040년까지 
100% 증대

 실버관광 인증 프로그램 및 시설을 
2020년까지 20개소, 204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중장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실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실버관광 전문인력 양성
 실버관광 관련 융합관광 영역 발굴 

프로젝트 

[3-3-2]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실현

 ‘지역 이야기꾼’을 2020년까지 
50명, 2040년 300명 확보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를 
2020년까지 50개소, 
2040년 150개소 확충 

 스마트 체험관광명소를 2020년까지 
5개소, 2040년 20개소로 확충

 1인 스마트(창조)관광기업 
혁신사례 지원 

 지역 이야기꾼 발굴 및 지원
 증강현실 기반의 문화관광서비스 확충
 ‘3D프린팅센터’, ‘가상현실체험관’ 

등 조성을 통한 스마트 新체험관광 
명소화

[3-3-3] 
경기천년, 
역사문화유산 자원의
글로벌화

 경기도 문화재를 2015년 
997점에서 2040년까지 30% 증가

 고양 북한산성, 광주 도자유적지,
DMZ지역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정기적인 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와 
활용 프로그램 마련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지역민 
공감대 유도, 보존과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경기문화 방문객들의 재방문 유도 
프로그램

 문화유산 국제 홍보를 통한 해외 
관심 유도 프로그램

[3-3-4] 
문화도시 조성

 내국인의 도내 숙박여행 참가자수를 
현재 789만 명 ➜ 2040년까지 
1,002만 명(3% 성장)으로 확대 유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을 
2014년 10개 ➜ 2040년 31개 조성

 K-Culture Valley 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의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개발
 휴먼웨어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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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3-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현재 4.3% ➜ 
2040년 50%로 확대

 사업장의 어린이집 직접 설치 의무 
이행률을 90% 이상 달성

 생태건강 지정 어린이집 비율을 
2040년 70% 이상으로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보 
 경기도형 보육 모델의 개발 및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행
 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보육 

인프라 확충 
 어린이집의 생태건강성 증진 

프로그램 추진

[3-1-2] 
미래형 학습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구축

 생태교육원 조성 및 생태친화형 
학교를 2040년까지 60%로 확대

 생체친화형 교실을 2040년까지 
80%로 확대

 지역사회 문제해결 학습을 위한 
경기 시티즌십 프로젝트 추진

 학습 환경 및 인프라 개선
 게임기반 수업 도입
 시뮬레이션 기반 과학탐구 학습
 생체친화적 교육 및 교실 환경 조성
 가칭 ‘경기 생태원’, (혹은 

경기생태공원 경기생태교육원, 경기 
에코랜드) 조성

[3-1-3]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평생교육참여율 2014년 37% 
➜ 2040년 70%로 확대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2014년 7.5개 ➜ 2040년 30개로 확충

 평생교육기관 근접거리 2014년 
반경 5∼10km ➜ 2040년1km 
이내로 개선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성인기초교양대학 설치

 도민의 평생교육참여율 증진을 위한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스마트학습센터 구축 및 실행
 G-MOOC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소외계층 제로화를 위한 

집중지원 및 현장방문형 교육

[3-1-4] 
핵심역량과 비인지적
능력 향상을 돕는
인성교육 강화

 회복탄력성(GRIT) 교육프로그램을 
2040년까지 50%로 확대

 인성교육 평가 방식 및 평가시스템 도입
 세종식 토론교육 보급비율을  

2040년까지 70% 달성

 창의·인성 테마파크 조성
 세종식 토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마음근력(또는 회복탄력성) 교육을 

위한 교수요원교육 및 현장교육 지원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3-1-5]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을
바탕으로 한 존중력 회복

 존중력 교육 시범학교를 
2020년까지 전체의 10%, 2030년 
전체의 20%로 확대 

 존중력 교육을 위한 교사 및 
교육기관 양성

 존중력 교육을 위한 교사 및 
교육기관 양성

 존중력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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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학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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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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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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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은 현재 약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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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제고

제3절 교육·문화·관광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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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간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저성장 안정성장시대의 도시개발과 관리전략의 추진

○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정책 추진 

○ 도시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을 구현하는 과학기술 도시의 조성

○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주택공간 구현 

[그림 3-10]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74  부문편Ⅰ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형성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형성 제4장

제1절 공간 부문의 전망과 과제 

1. 중장기 공간 전망 

○ (광역화 도시화의 추세) 수도권의 교외화·광역화는 진정단계로 진행 

○ (도시쇠퇴 현상) 대도시 내 구도심과 중소도시의 쇠퇴가 가속화  

○ (교통 변화와 교통축 지역의 성장) 고속교통 확산과 자율주행 등 신교통수단의 성장 

○ (성장하는 미래공간) 과학기술도시, 스마트 도시의 확산  

○ (아파트 문화와 전월세 구조) 아파트의 비중은 계속 유지되고, 월세 시대가 본격 도래  

2. 중장기 공간 과제

○ 경기도 도시들의 도시경쟁력 제고

○ 구도심과 구시가지의 쇠퇴를 반전시킬 도시재생 추진 

○ 고령사회에 대응한 컴팩트 공간구조와 공공시설의 노인이용 편의도 증진 

○ 과학기술발달에 부응하고, 미래 도시문화를 수용하는 미래 도시건축물 건설  

○ 인본주의에 기반한 공동체 도시계획 실현 

[그림 3-9] 경기도 공간의 미래변화

도시경쟁력 프로젝트

(서울)도심회귀 현상

도시쇠퇴현상
확대? 지역 간 

격차 완화
도시활력
증가

긍정적 도시미래상

신-구도시
격차 확대

2014년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2008년 판교,
2009년 광교 신도시 

개발 착수

1993년
5개 신도시
입주 완료

인구 200만명 시대
경기도

부정적 도시미래상

탄소배출 규제

IOT,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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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미 래

도시인구 수용과
도시개발 중심의 정책

일자리 성장,
사회통합 중심의 정책

글로벌 경쟁 심화,
산업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양적, 총량적 성장전략

복지, 문화, 환경 고려 미흡

양극화, 난개발

• 제조업, 공단 개발 중심
•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공급 중심
• 자동차와 고속도로 건설 중심

• 일자리 - 문화복합단지 경쟁력 거점 조성
• 도시재생, 주택관리,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 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취약계층 친화적 공간 조성

사회통합과 공동체 형성 중심의 정책

시민참여, 거버넌스 접근
성장과 행복 간
연계고리 미약

성장잠재력 저하

복지, 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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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 비전 2040 미래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2040 공간비전의 설정)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형성을 지향

 3대 목표

○ 도시경쟁력 높이기,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인본주의 도-농 공동체 실현

 3대 전략

○ (도시경쟁력 전략) 도시경쟁력 거점의 개발과 창조도시를 조성하는 전략 

– 창조도시 인프라와 창조시범도시의 조성 등 5개 아젠다 추진 

○ (건강·장수·안전도시 전략) 건강·장수·안전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 

– 100세 건강·장수시범도시 조성 및 건강도시 인프라 조성 등 5개 아젠다 추진

○ (생활과 주거 전략) 생활도시와 공공주거 강화 전략 

– K-디자인 빌리지를 통한 디자인도시 실현 등 5개 아젠다 추진

[그림 3-12] 공간 부문 비전·목표·전략

76  부문편Ⅰ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형성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과 미래 공간 비전 설정

 민선6기 핵심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변화상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따복주택·기숙사 공급, 

북부특화발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따뜻한 주거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북부 균형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 (2025 변화상) 민선6기 핵심시책의 주거복지사업과 북부10개년 계획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10년 후에는 지역격차가 완화되고, 북부지역의 소득과 도시기반시설 수준도 경기남부지역의 

90% 선까지 올라갈 것임 

○ (2030 변화상)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도시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추진, 저출산 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장수건강시범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30년경에는 경기도 도시들이 

건강장수도시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도-농 격차도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 (2040 비전) 주거복지 강화, 지역격차 감소, 통일미래도시 건설,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2040년의 미래상은 도시경쟁력이 확보되고,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것임 

[그림 3-11] 공간 부문 미래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따복주택 2만호
•북부 특화발전 프로그램

2020
따뜻한 주거공동체
북부발전 기반조성

2015

2030
건강·행복도시 실현

2025
지역격차 10% 개선

2040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   세계 살기 좋은 도시 30위권 내 5개시
•   창조시범도시 15개
•   디지털시티 6곳
•   공공임대주택 65만호

민선6기
핵심사업

•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18%로 개선

•   북부지역 도시기반시설 
남부지역 90% 수준으로 개선

•   디지털시티 3개소

•   건강도시지수 20% 개선
•   세계 살기 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도시 2개
•   통일미래도시 2개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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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공간 부문 미래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비전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형성

목표 도시경쟁력 높이기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인본주의적

도-농 공동체 실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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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창조도시 인프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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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발전

4-3.   생활도시·공공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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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도시 디자인과 
K-디자인빌리지 
조성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

4-3-2.   도시재생과 중심
도시 활성화

4-3-3.   따복주택을 통한 
주거걱정 제로  
사회 추진

4-3-4.   생활권중심 도시
계획 체제 구축

4-3-5.   경기도 도시개발
모델의 해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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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4-1] 경쟁력 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4-1-1] 
창조도시 인프라와
창조시범도시 조성

 경기도 종사자수 기준 창조산업의 
비중을 2010년 7.0% ➜ 2040년 
13.0% 제고

 창조시범도시를 2040년까지 15개 조성

 경기도 창조도시지수 분석 발표 및 
창조도시 인프라 확충

 (가칭) 창조도시 시범사업 추진

[4-1-2] 
경기과학기술도시 건설 
(사물인터넷(IoT) 시범특구) 

 판교테크노밸리를 2020년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지정

 스마트시티 지구를 2015∼2025년 
동안 2개, 2025∼2040 동안 4개 
지정하여  조성 

 사물인터넷(IoT) 과학기술 실현을 
위해 (가칭) 경기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지정 

 (가칭) ‘도시혁신센터’ 설치 운영

[4-1-3] 
도시 중심성 강화를 통한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의 형성

 도민의 평균적 통근통행, 업무통행, 
쇼핑통행의 시간과 거리를 
2030년까지 20% 축소

 교통시간과 교통에너지를 줄이는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 형성 

 메가경제권과 생활도시권의 
이차원적 공간구조 형성 

[4-1-4] 
미래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실험적 미래건축 

 건축물 탄소저감 효과분석 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제 시행

 도 자체적인 친환경 도시평가제도 개발

 신소재 및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반성장형 창조적 건축산업 
클러스터 육성

 도농복합형 생태도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주거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지역혁신 건축디자인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4-1-5] 
통일미래도시 건설

 통일경제특구 조성
 2030년까지 통일미래도시 2개소 조성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으로 
‘점(點)-선(線)-면(面)의 전략’ 
추진과 경원축 종합개발 추진 

 남북한 경제통합시대 핵심거점으로 
통일미래도시 건설 

[4-2] 건강·장수·안전도시 기반 조성

[4-2-1] 
100세 건강·장수 시범
도시 조성

 지역맞춤형 건강장수도시 10개 지정

 경기도 건강장수도시 추진을 위한 
6대 과제 추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건강장수도시 
지정 및 지원

[4-2-2] 
고령자가 생활하기 좋은
무장애도시 조성

 도시공원의 약 5%를 대상으로 
무장애 원리를 적용

 노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편의시설 
중 약 650개소를 선별적으로 
무장애 원리를 적용

 고령자의 활동중심지역에 무장애 
공원 인증 및
편의시설 확충

 고령자 주택의 건설 확대
 노인편의 증진을 위한 불편사항 

개선 및 노인 관련
정보전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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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도시경쟁력 높이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디지털시티 지정 도시 수, 세계 살기 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도시 수 등을 선정

○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건강도시지수를 선정 

○ 생활도시·공공주거의 강화 목표를 달성할 지표로서 인구 천인당 주택 수, 공공임대주택호수, 

주거비 부담(RIR) 등을 선정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경쟁력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창조시범도시 조성 수(곳) (2015) 0 2 8 10 15

디지털시티 수(곳) (2015) 1 2 3 4 6

세계 살기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도시수(개)

(2015) 0 0 0 2 5

건강·장수·안전도시 
기반 조성

건강도시지수 (2009) -0.152 0.0000* 0.2350** 0.5000 0.8164***

생활도시·
공공주거의 강화

인구 천인당 주택수(호) (2010) 337 370 375 400 420

공공임대주택수(천 호) (2014) 285 350 400 525 650

주거비부담(RIR, %)  (2010) 25 20 18 17 15

주: * 2012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 ** 서울시 구 평균, *** 강남,서초,송파구 평균 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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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4-1] 경쟁력 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4-1-1] 
창조도시 인프라와
창조시범도시 조성

 경기도 종사자수 기준 창조산업의 
비중을 2010년 7.0% ➜ 2040년 
13.0% 제고

 창조시범도시를 2040년까지 15개 조성

 경기도 창조도시지수 분석 발표 및 
창조도시 인프라 확충

 (가칭) 창조도시 시범사업 추진

[4-1-2] 
경기과학기술도시 건설 
(사물인터넷(IoT) 시범특구) 

 판교테크노밸리를 2020년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지정

 스마트시티 지구를 2015∼2025년 
동안 2개, 2025∼2040 동안 4개 
지정하여  조성 

 사물인터넷(IoT) 과학기술 실현을 
위해 (가칭) 경기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지정 

 (가칭) ‘도시혁신센터’ 설치 운영

[4-1-3] 
도시 중심성 강화를 통한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의 형성

 도민의 평균적 통근통행, 업무통행, 
쇼핑통행의 시간과 거리를 
2030년까지 20% 축소

 교통시간과 교통에너지를 줄이는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 형성 

 메가경제권과 생활도시권의 
이차원적 공간구조 형성 

[4-1-4] 
미래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실험적 미래건축 

 건축물 탄소저감 효과분석 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제 시행

 도 자체적인 친환경 도시평가제도 개발

 신소재 및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반성장형 창조적 건축산업 
클러스터 육성

 도농복합형 생태도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주거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지역혁신 건축디자인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4-1-5] 
통일미래도시 건설

 통일경제특구 조성
 2030년까지 통일미래도시 2개소 조성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으로 
‘점(點)-선(線)-면(面)의 전략’ 
추진과 경원축 종합개발 추진 

 남북한 경제통합시대 핵심거점으로 
통일미래도시 건설 

[4-2] 건강·장수·안전도시 기반 조성

[4-2-1] 
100세 건강·장수 시범
도시 조성

 지역맞춤형 건강장수도시 10개 지정

 경기도 건강장수도시 추진을 위한 
6대 과제 추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건강장수도시 
지정 및 지원

[4-2-2] 
고령자가 생활하기 좋은
무장애도시 조성

 도시공원의 약 5%를 대상으로 
무장애 원리를 적용

 노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편의시설 
중 약 650개소를 선별적으로 
무장애 원리를 적용

 고령자의 활동중심지역에 무장애 
공원 인증 및
편의시설 확충

 고령자 주택의 건설 확대
 노인편의 증진을 위한 불편사항 

개선 및 노인 관련
정보전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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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도시경쟁력 높이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디지털시티 지정 도시 수, 세계 살기 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도시 수 등을 선정

○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건강도시지수를 선정 

○ 생활도시·공공주거의 강화 목표를 달성할 지표로서 인구 천인당 주택 수, 공공임대주택호수, 

주거비 부담(RIR) 등을 선정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경쟁력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창조시범도시 조성 수(곳) (2015) 0 2 8 10 15

디지털시티 수(곳) (2015) 1 2 3 4 6

세계 살기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도시수(개)

(2015) 0 0 0 2 5

건강·장수·안전도시 
기반 조성

건강도시지수 (2009) -0.152 0.0000* 0.2350** 0.5000 0.8164***

생활도시·
공공주거의 강화

인구 천인당 주택수(호) (2010) 337 370 375 400 420

공공임대주택수(천 호) (2014) 285 350 400 525 650

주거비부담(RIR, %)  (2010) 25 20 18 17 15

주: * 2012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 ** 서울시 구 평균, *** 강남,서초,송파구 평균 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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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제5장

제1절 교통 부문 전망과 과제

1. 교통 전망

○ (통행량 증가) 경기도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 예상

○ (교통수단 선호도) 사람들의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 증가

○ (통행 목적) 출근통행의 감소, 쇼핑 및 여가 통행의 증가. 다만 스마트워크 확대로 통근통행 

수요의 감소 및 첨두시간 분산

○ (신교통수단) IT 기술과 융합된 편리한 교통수단이 출현하고,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쇠퇴

2. 중장기 교통의 과제

○ 한국의 출근시간은 OECD 국가 중 1위인 58분으로, 도민들의 출근 스트레스 해소 필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출근시간이 더 길어지며 차내 혼잡 등으로 더욱 많은 불편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필요

○ 경기도 특별교통은 도입률이 낮고, 지역별 격차가 큰 상태로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 필요

○ 통일을 대비한 남북 교통 네트워크와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 시설 개선

80  부문편Ⅰ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형성 

아젠다 구분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4-2-3] 
여성친화적 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수를 
2014년 9개 시·군 ➜ 2030년 
31개 시·군 모두로 확대

 여성·가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사업 확대 추진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여성친화적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여성참여 프로그램 강화

[4-2-4] 
범죄예방형설계(CPTED)
의무화

 범죄예방형설계 평가기준과 지침에 
따라 범죄예방형설계 인증제 도입

 범죄예방설계 사업을 통해  
범죄건수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재난안전센터 설치 (안전대동여지도 
추진)

 범죄예방형설계가이드라인과 
로드맵 수립

 경기도 범죄예방형설계 인증센터 
설립·운영 

[4-2-5] 
고령화시대 대응-낙후지역
활력 위한 동북부 특화발전

 도 농가소득은 2014년
3,005만 원 ➜ 2040년 1억 2200 
만 원 수준으로 증가

 도 인구에서 귀농귀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3년 0.08% ➜ 
2040년 10% 까지 증대

 도-농 복합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 
중심지 형성과 도-농 교류확대 
프로그램 추진 

 동북부 특화발전 시책 추진

[4-3] 생활도시·공공주거의 강화

[4-3-1] 
도시 디자인과 K-디자인
빌리지 조성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

 경관관리제도 미 구축 시·군 해소 
 K-디자인 빌리지 준공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경기도 ‘지역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K-디자인 빌리지 조성 

[4-3-2] 
도시재생과 중심도시
활성화

 공간과 주민의 경제사회적 환경 
개선 프로그램 추진

 경기도형 도시재생모델 구축 

 중심도시 활성화 지원법 또는 
지역재생법 제정

 중심도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과 
지구 지정

 지역특화-지역맞춤형
중심도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4-3-3] 
따복주택을 통한
주거걱정 제로사회 추진

 인구 천 명당 주택수 2010년
337호 ➜ 2040년 420호로 목표

 따복주택, 따복기숙사 등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만 호 공급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은
2010년 25% ➜ 2040년 15%로 낮춤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
제도화

 저소득, 고령자,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따복주택 공급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주택유형 공급 확대 

[4-3-4]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
체제 구축

 광역생활권을 이루는 시·군을 
중심으로 한 광역협의체 구성 

 광역생활권의 전략사업 및 광역시설 
공동 추진 건수 확대

 광역생활권 단위의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제시

 광역생활권의 계획 수립 지원
 광역생활권 단위의 광역시설의 공동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재원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4-3-5] 
경기도 도시개발모델의
해외 공유

 해외개발협력 투자비를 
2020년까지 연 10억~20억 달성 
(서울 수준) ➜ 2030년 2배 수준인 
30억, 2040년 4배 수준인 60억 달성

 해외 지자체 지역 파트너십 구축
 개발협력부문 우수정책 발굴
 개발협력부문 홍보시스템 구축
 KOICA 개발컨설팅 사업 (DEEP)의 

수요조사 반영과 민간기업 간 
파트너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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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통 부문 전망과 과제

1. 교통 전망

○ (통행량 증가) 경기도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 예상

○ (교통수단 선호도) 사람들의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 증가

○ (통행 목적) 출근통행의 감소, 쇼핑 및 여가 통행의 증가. 다만 스마트워크 확대로 통근통행 

수요의 감소 및 첨두시간 분산

○ (신교통수단) IT 기술과 융합된 편리한 교통수단이 출현하고,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쇠퇴

2. 중장기 교통의 과제

○ 한국의 출근시간은 OECD 국가 중 1위인 58분으로, 도민들의 출근 스트레스 해소 필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출근시간이 더 길어지며 차내 혼잡 등으로 더욱 많은 불편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필요

○ 경기도 특별교통은 도입률이 낮고, 지역별 격차가 큰 상태로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 필요

○ 통일을 대비한 남북 교통 네트워크와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 시설 개선

80  부문편Ⅰ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형성 

아젠다 구분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4-2-3] 
여성친화적 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수를 
2014년 9개 시·군 ➜ 2030년 
31개 시·군 모두로 확대

 여성·가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사업 확대 추진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여성친화적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여성참여 프로그램 강화

[4-2-4] 
범죄예방형설계(CPTED)
의무화

 범죄예방형설계 평가기준과 지침에 
따라 범죄예방형설계 인증제 도입

 범죄예방설계 사업을 통해  
범죄건수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재난안전센터 설치 (안전대동여지도 
추진)

 범죄예방형설계가이드라인과 
로드맵 수립

 경기도 범죄예방형설계 인증센터 
설립·운영 

[4-2-5] 
고령화시대 대응-낙후지역
활력 위한 동북부 특화발전

 도 농가소득은 2014년
3,005만 원 ➜ 2040년 1억 2200 
만 원 수준으로 증가

 도 인구에서 귀농귀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3년 0.08% ➜ 
2040년 10% 까지 증대

 도-농 복합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 
중심지 형성과 도-농 교류확대 
프로그램 추진 

 동북부 특화발전 시책 추진

[4-3] 생활도시·공공주거의 강화

[4-3-1] 
도시 디자인과 K-디자인
빌리지 조성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

 경관관리제도 미 구축 시·군 해소 
 K-디자인 빌리지 준공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경기도 ‘지역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K-디자인 빌리지 조성 

[4-3-2] 
도시재생과 중심도시
활성화

 공간과 주민의 경제사회적 환경 
개선 프로그램 추진

 경기도형 도시재생모델 구축 

 중심도시 활성화 지원법 또는 
지역재생법 제정

 중심도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과 
지구 지정

 지역특화-지역맞춤형
중심도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4-3-3] 
따복주택을 통한
주거걱정 제로사회 추진

 인구 천 명당 주택수 2010년
337호 ➜ 2040년 420호로 목표

 따복주택, 따복기숙사 등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만 호 공급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은
2010년 25% ➜ 2040년 15%로 낮춤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
제도화

 저소득, 고령자,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따복주택 공급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주택유형 공급 확대 

[4-3-4]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
체제 구축

 광역생활권을 이루는 시·군을 
중심으로 한 광역협의체 구성 

 광역생활권의 전략사업 및 광역시설 
공동 추진 건수 확대

 광역생활권 단위의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제시

 광역생활권의 계획 수립 지원
 광역생활권 단위의 광역시설의 공동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재원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4-3-5] 
경기도 도시개발모델의
해외 공유

 해외개발협력 투자비를 
2020년까지 연 10억~20억 달성 
(서울 수준) ➜ 2030년 2배 수준인 
30억, 2040년 4배 수준인 60억 달성

 해외 지자체 지역 파트너십 구축
 개발협력부문 우수정책 발굴
 개발협력부문 홍보시스템 구축
 KOICA 개발컨설팅 사업 (DEEP)의 

수요조사 반영과 민간기업 간 
파트너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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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교통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2040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교통 부문 비전은 “이동이 즐거운 경기도”로 설정

 3대 목표

○ (30분 이내 이동 실현) 이동이 즐거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

○ (고급화된 이동 서비스 실현) 30분 내 이동은 단순히 빠른 이동이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고급화된 서비스가 되어야 즐거운 이동 보장 가능

○ (통일 대비한 선도적 교통인프라) 통일을 대비하여 북부와 남부의 교통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남북 교통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82  부문편Ⅰ 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

제2절 교통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인구구조: 전체 인구 감소, 고령자 인구 증가, 교통약자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 주요 동인(driving force): 대중교통 정책 지속, 공공 교통 서비스 강화

○ 소득수준: 전반적인 소득수준 증가, 시간가치 상승 등

– 주요 동인: 고급 교통수단 도입, 고속 교통수단 도입 등

○ 차량기술: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개인이동수단 등

– 주요 동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시범사업 도입, 개인이동수단 도입 활성화

○ 사회적 변화: 공유 개념 확산, 남북 관계 변화 등

– 주요 동인: 공유 교통 확산, 남북 교통망의 선도적 투자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미래 교통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핵심 사업인 굿모닝 버스 정책의 성공으로 광역버스 입석이 사라지고,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유통·물류센터 조성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 가능

– 광역버스 오전 첨두시 입석률: ’15년 12.4% → ’20년 0%

– 중소기업 물류비 5% 절감

○ (2025 변화상)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고속철도 노선의 개통으로 경기도 철도 서비스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개선될 것임

– 2021년 GTX A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B, C 노선 순차적 개통

– 경기순환철도의 2/3 완성: 수인선,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선, 하남선, 별내선 개통

○ (2030 변화상)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개인 이동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과 함께 스마트워크, 

공유 교통 등 사회 여건의 변화가 가속되어 교통 서비스의 큰 변화가 이뤄짐

– 택시 부문에 자율주행자동차 등장, 물류 부문에 드론 등장

– 경기도 공유 교통서비스 센터 구축으로 공유 교통 확대

○ (2040 비전) 경기도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원하는 목적지에 30분 내에 도달하는 교통 

서비스 달성과 복지교통정책 달성

– (가칭)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으로 경기도민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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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교통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2040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교통 부문 비전은 “이동이 즐거운 경기도”로 설정

 3대 목표

○ (30분 이내 이동 실현) 이동이 즐거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

○ (고급화된 이동 서비스 실현) 30분 내 이동은 단순히 빠른 이동이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고급화된 서비스가 되어야 즐거운 이동 보장 가능

○ (통일 대비한 선도적 교통인프라) 통일을 대비하여 북부와 남부의 교통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남북 교통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82  부문편Ⅰ 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

제2절 교통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인구구조: 전체 인구 감소, 고령자 인구 증가, 교통약자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 주요 동인(driving force): 대중교통 정책 지속, 공공 교통 서비스 강화

○ 소득수준: 전반적인 소득수준 증가, 시간가치 상승 등

– 주요 동인: 고급 교통수단 도입, 고속 교통수단 도입 등

○ 차량기술: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개인이동수단 등

– 주요 동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시범사업 도입, 개인이동수단 도입 활성화

○ 사회적 변화: 공유 개념 확산, 남북 관계 변화 등

– 주요 동인: 공유 교통 확산, 남북 교통망의 선도적 투자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미래 교통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핵심 사업인 굿모닝 버스 정책의 성공으로 광역버스 입석이 사라지고,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유통·물류센터 조성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 가능

– 광역버스 오전 첨두시 입석률: ’15년 12.4% → ’20년 0%

– 중소기업 물류비 5% 절감

○ (2025 변화상)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고속철도 노선의 개통으로 경기도 철도 서비스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개선될 것임

– 2021년 GTX A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B, C 노선 순차적 개통

– 경기순환철도의 2/3 완성: 수인선,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선, 하남선, 별내선 개통

○ (2030 변화상)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개인 이동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과 함께 스마트워크, 

공유 교통 등 사회 여건의 변화가 가속되어 교통 서비스의 큰 변화가 이뤄짐

– 택시 부문에 자율주행자동차 등장, 물류 부문에 드론 등장

– 경기도 공유 교통서비스 센터 구축으로 공유 교통 확대

○ (2040 비전) 경기도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원하는 목적지에 30분 내에 도달하는 교통 

서비스 달성과 복지교통정책 달성

– (가칭)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으로 경기도민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

•굿모닝 버스 도입
•공공물류센터 조성
•광역버스 입석률 0%

2020
광역버스,

물류서비스 개선

2015

2030
새로운 교통서비스

활성화

2025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

2040
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

•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
•   광역 출퇴근 시간 30분
•   대중교통 분담률 50%
•   자율주행차 이용률 20%

민선6기
핵심사업

•   광역철도 개통
•   GTX 개통
•   순환철도 2/3 완성

•   경기도 공유  
교통서비스센터 구축

•   대중교통 고급화 달성
•   카셰어링 분담률 5%
•   전기자동차 보급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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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교통 부문에서는 고속교통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고속철도 확충 연장, 광역출퇴근시간을 

지표로 선정함

○ 대중교통의 大전환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분담률 및 이용률, 자율주행자동차 이용률을 대표 

지표로 선정하고,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가칭)이동편의공사의 사업 대상범위 및 

경기북부의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지표를 대표 지표로 선정함

○ 미래교통과 관련한 新 교통 도입 선도에 대해서는 카셰어링 분담률, 스마트워크 비중, 전기 

자동차 보급률을 대표 지표로 선정함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고속 교통서비스 제공
고속철도 확충 연장(km) (2014) - 70.4 247.7 247.7 340.8

광역 출퇴근 시간(분) (2014) 60 55 50 40 30

대중교통의 大전환

대중교통 분담률(%) (2014) 38 40 42 45 50

대중교통 이용률(%) (2015) 38.3 40 42 45 50

개인 승용차 이용률(%) (2014) 47 45 40 35 30

자율주행자동차 이용률(%) (2015) - - 5 10 20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경기북부 신규철도 연장(km) (2015) - 14.5 83.4 137.6 137.6

新 교통 도입 선도

카셰어링 분담률(%) (2015) - 1 5 10 15

스마트워크 비중(%) (2015) 0.3 2 5 10 15

전기자동차 보급률(%) (2015) - 3 5 10 20

84  부문편Ⅰ 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

 4대 전략

○ 고속 교통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의 大전환

○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 新 교통도입 선도

[그림 3-14] 교통 부문 비전·목표·전략

비전 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

목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30분내 이동 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고급화된 교통서비스
통일 대비한 선도적
교통 인프라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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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급률을 대표 지표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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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출퇴근 시간(분) (2014) 60 55 50 40 30

대중교통의 大전환

대중교통 분담률(%) (2014) 38 40 42 45 50

대중교통 이용률(%) (2015) 38.3 40 42 45 50

개인 승용차 이용률(%) (2014) 47 45 40 35 30

자율주행자동차 이용률(%) (2015) - - 5 10 20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경기북부 신규철도 연장(km) (2015) - 14.5 83.4 137.6 137.6

新 교통 도입 선도

카셰어링 분담률(%) (2015) - 1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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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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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교통 부문 비전·목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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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구분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5-3] 이동 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5-3-1] 
(가칭)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

 2018년까지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 달성 

 저상버스와 따복택시 도입

 (가칭)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설립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지원정책 추진 

 버스 준공영제, 공영제 등

다양한 운영시스템 도입 검토

[5-3-2] 
경기북부와 남부의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

 경기 북부의 신규 철도노선 연장을 

2020년 14.5km에서 2040년 

137.6km로 확대

 경기 북부의 신규 도로노선 연장을 

2020년 85.2km에서 2040년 

348.6kmkm로 확대

 경기 신규 북부 고속도로망 확충

 경기 신규 북부 철도망 확충

[5-3-3] 
남북 교통 인프라 연계

 통일을 대비하여 철도의 경원선 

연결, 도로의 문산-남방한계선 연결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유라시아 철도 연결 네트워크 구축

 남북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남북 간 

도로네트워크 연결 추진

[5-4] 新 교통 도입 선도

[5-4-1] 
공유교통 서비스 도입

 공유교통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이용 

비율을 2040년에 15%까지 달성

 카셰어링 도입

 공공 자전거 도입으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주차장 셰어링

 경기도 공유도시 선언 및 관련 조례 제정

[5-4-2] 
스마트워크 활성화

 스마트워킹센터 확충

 스마트워크 이용비율을 2040년에 

30% 달성

 스마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와 주요 철도역 주변 

스마트워크센터 건설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들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지원 

[5-4-3] 
소형 개인 이동수단 및
물류 서비스 혁신

 소형 개인 이동수단 비중을 2020년 

5%에서 2040년 20% 달성

 드론택배 비중을 2040년까지 10% 달성

 소형 개인 이동수단 도입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지하 물류를 통한 물류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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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구분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5-1] 고속교통서비스 제공

[5-1-1]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고속철도 노선을 2020년 수서발 

KTX 노선 및 연결선, 2025년 GTX 

3개 노선, 2040년 GTX 연장노선 

완료 

 고속철도 연장을

2020년 70.4km에서

2040년 340.8km으로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완공

 수서발 KTX 노선 개통 및

의정부 KTX 연장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고속철도 2.0시대 출범

 기존 철도선과 KTX 전용선 연결을 통한 

KTX 서비스 확대

[5-1-2] 
경기도 순환철도망 구축

 순환철도망의

미건설구간(Missing link) 우선 

연결로 순환철도망 완성

 2030년까지 순환철도망의 2/3를

완성하고 이후 의정부-남양주 구간 구축

 교외선 운행 재개를 통해

경기 서북지역의 연결 강화

 남양주, 광주, 용인 연결사업 추진

 무가선 트램을 활용한 교외선 복원사업 

추진

 경기도 광역철도 노선 간 연계 환승체계 개선

[5-1-3] 
수도권 고속도로 사업 완성

 2030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서울~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고속도로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로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사업 등의 

체계적인 관리 

[5-2] 대중교통의 大전환

[5-2-1] 
대용량 대중교통의
 리모델링

 대중교통 분담률을 현재 38%에서 

장래 50%까지 증대

 굿모닝 버스 정책 추진 

 대중교통 고급화정책 추진

[5-2-2]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개인고속이동 (PRT) 도입

 자율주행차 비율을 2040년까지 

전체 차량의 20%까지 달성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자율자동차를 활용한 물류서비스 도입

 자율자동차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 도입

제3절 교통 부문 아젠다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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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구분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5-3] 이동 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5-3-1] 
(가칭)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

 2018년까지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 달성 

 저상버스와 따복택시 도입

 (가칭)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설립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지원정책 추진 

 버스 준공영제, 공영제 등

다양한 운영시스템 도입 검토

[5-3-2] 
경기북부와 남부의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

 경기 북부의 신규 철도노선 연장을 

2020년 14.5km에서 2040년 

137.6km로 확대

 경기 북부의 신규 도로노선 연장을 

2020년 85.2km에서 2040년 

348.6kmkm로 확대

 경기 신규 북부 고속도로망 확충

 경기 신규 북부 철도망 확충

[5-3-3] 
남북 교통 인프라 연계

 통일을 대비하여 철도의 경원선 

연결, 도로의 문산-남방한계선 연결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유라시아 철도 연결 네트워크 구축

 남북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남북 간 

도로네트워크 연결 추진

[5-4] 新 교통 도입 선도

[5-4-1] 
공유교통 서비스 도입

 공유교통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이용 

비율을 2040년에 15%까지 달성

 카셰어링 도입

 공공 자전거 도입으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주차장 셰어링

 경기도 공유도시 선언 및 관련 조례 제정

[5-4-2] 
스마트워크 활성화

 스마트워킹센터 확충

 스마트워크 이용비율을 2040년에 

30% 달성

 스마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와 주요 철도역 주변 

스마트워크센터 건설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들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지원 

[5-4-3] 
소형 개인 이동수단 및
물류 서비스 혁신

 소형 개인 이동수단 비중을 2020년 

5%에서 2040년 20% 달성

 드론택배 비중을 2040년까지 10% 달성

 소형 개인 이동수단 도입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지하 물류를 통한 물류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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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구분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5-1] 고속교통서비스 제공

[5-1-1]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고속철도 노선을 2020년 수서발 

KTX 노선 및 연결선, 2025년 GTX 

3개 노선, 2040년 GTX 연장노선 

완료 

 고속철도 연장을

2020년 70.4km에서

2040년 340.8km으로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완공

 수서발 KTX 노선 개통 및

의정부 KTX 연장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고속철도 2.0시대 출범

 기존 철도선과 KTX 전용선 연결을 통한 

KTX 서비스 확대

[5-1-2] 
경기도 순환철도망 구축

 순환철도망의

미건설구간(Missing link) 우선 

연결로 순환철도망 완성

 2030년까지 순환철도망의 2/3를

완성하고 이후 의정부-남양주 구간 구축

 교외선 운행 재개를 통해

경기 서북지역의 연결 강화

 남양주, 광주, 용인 연결사업 추진

 무가선 트램을 활용한 교외선 복원사업 

추진

 경기도 광역철도 노선 간 연계 환승체계 개선

[5-1-3] 
수도권 고속도로 사업 완성

 2030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서울~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고속도로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로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사업 등의 

체계적인 관리 

[5-2] 대중교통의 大전환

[5-2-1] 
대용량 대중교통의
 리모델링

 대중교통 분담률을 현재 38%에서 

장래 50%까지 증대

 굿모닝 버스 정책 추진 

 대중교통 고급화정책 추진

[5-2-2]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개인고속이동 (PRT) 도입

 자율주행차 비율을 2040년까지 

전체 차량의 20%까지 달성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자율자동차를 활용한 물류서비스 도입

 자율자동차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 도입

제3절 교통 부문 아젠다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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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경·에너지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

○ 매체별 환경관리에 의한 개별적 환경기준 달성 ⇒ 건강 보호, 복지, 생태적 통합성 유지를 위한 

통합적 환경관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통한 환경·사회·경제의 조화

○ 화석연료 기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자연자원 보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환경보전과 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연자본 관리, 토지·환경·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 주도의 환경·에너지 정책 결정, 획일적인 환경기준과 서비스 제공 ⇒ 분권화에 따른 

환경관리 거버넌스의 변화, 지역 환경기준 설정,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환경·에너지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비전 및 물 비전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지역 간 환경·에너지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고 에너지 자립, 

물 자치를 선도하는 기반과 역량이 확보될 전망

○ (2025 변화상) 에너지 자립, 통합물관리, Zero-Waste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리는 환경복지를 실현하며, 생태계 다양성과 건강성 확보 

– 에너지 자립 실현으로 12조 6천억 원의 시장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약 10만 명 

– 취약계층 물 관리 위험 안전율 55%,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25% 이하, 미세먼지(PM 10) 38㎍/

㎥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250개

○ (2030 변화상) 물, 에너지, 자연자원의 통합관리와 순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순환경제 경로로의 진입과, 그 지속가능성이 모든 도정에 최우선 가치로 적용

– 에너지 자립 실현으로 20조 원의 시장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15만 명, 노후원전 7기 대체 효과

– 전력자립도 70%, 물 수요관리로 팔당호 하나 줄이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8%, 정책 지속가능성평가

○ (2040 비전)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역량을 토대로 기후변화 위험 등 외부의 충격과 불확실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춘 사회로 전환

– 생물유전자원 DB 30만 건, 전력자립도 80%, 통합환경관리 정착,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90%

88  부문편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제6장

제1절 환경·에너지 부문의 전망과 과제 

1. 환경·에너지 전망 

○ (환경 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변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더 나은 환경질에 대한 요구 증가

○ (새로운 환경 이슈의 등장) 새로운 환경오염원의 등장과, 위험 노출에 따른 환경정책 융복합

○ (기후변화의 영향 심화) 기후변화는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관리의 중요성 대두  

○ (기후변화 위험과 고령화·양극화) 기후변화 위험은 기존의 양극화 구조 심화 우려 

○ (생태계서비스 중요성 부각)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 증가 

○ (IT 기술과 환경정책의 융합 및 녹색산업) 환경 융복합 기술발전이 환경문제 완화에 기여

○ (저성장과 환경 인프라 투자) 환경개선 비용 대비 효용은 감소할 전망

○ (에너지 분권화와 에너지 시스템 변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수소경제로의 전환 

○ (지속가능발전 목표) 2015년 이후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는 지속가능발전

2. 중장기 환경·에너지 과제 

○ 환경기본권 충족과 환경복지의 강화 

○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와 인프라 위험 관리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거버넌스 및 과학적 환경관리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및 저탄소 사회 조성

○ 순환사회 조성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생태계 서비스 가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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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경·에너지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

○ 매체별 환경관리에 의한 개별적 환경기준 달성 ⇒ 건강 보호, 복지, 생태적 통합성 유지를 위한 

통합적 환경관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통한 환경·사회·경제의 조화

○ 화석연료 기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자연자원 보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환경보전과 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연자본 관리, 토지·환경·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 주도의 환경·에너지 정책 결정, 획일적인 환경기준과 서비스 제공 ⇒ 분권화에 따른 

환경관리 거버넌스의 변화, 지역 환경기준 설정,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환경·에너지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비전 및 물 비전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지역 간 환경·에너지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고 에너지 자립, 

물 자치를 선도하는 기반과 역량이 확보될 전망

○ (2025 변화상) 에너지 자립, 통합물관리, Zero-Waste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리는 환경복지를 실현하며, 생태계 다양성과 건강성 확보 

– 에너지 자립 실현으로 12조 6천억 원의 시장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약 10만 명 

– 취약계층 물 관리 위험 안전율 55%,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25% 이하, 미세먼지(PM 10) 38㎍/

㎥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250개

○ (2030 변화상) 물, 에너지, 자연자원의 통합관리와 순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순환경제 경로로의 진입과, 그 지속가능성이 모든 도정에 최우선 가치로 적용

– 에너지 자립 실현으로 20조 원의 시장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15만 명, 노후원전 7기 대체 효과

– 전력자립도 70%, 물 수요관리로 팔당호 하나 줄이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8%, 정책 지속가능성평가

○ (2040 비전)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역량을 토대로 기후변화 위험 등 외부의 충격과 불확실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춘 사회로 전환

– 생물유전자원 DB 30만 건, 전력자립도 80%, 통합환경관리 정착,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90%

88  부문편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제6장

제1절 환경·에너지 부문의 전망과 과제 

1. 환경·에너지 전망 

○ (환경 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변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더 나은 환경질에 대한 요구 증가

○ (새로운 환경 이슈의 등장) 새로운 환경오염원의 등장과, 위험 노출에 따른 환경정책 융복합

○ (기후변화의 영향 심화) 기후변화는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관리의 중요성 대두  

○ (기후변화 위험과 고령화·양극화) 기후변화 위험은 기존의 양극화 구조 심화 우려 

○ (생태계서비스 중요성 부각)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 증가 

○ (IT 기술과 환경정책의 융합 및 녹색산업) 환경 융복합 기술발전이 환경문제 완화에 기여

○ (저성장과 환경 인프라 투자) 환경개선 비용 대비 효용은 감소할 전망

○ (에너지 분권화와 에너지 시스템 변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수소경제로의 전환 

○ (지속가능발전 목표) 2015년 이후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는 지속가능발전

2. 중장기 환경·에너지 과제 

○ 환경기본권 충족과 환경복지의 강화 

○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와 인프라 위험 관리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거버넌스 및 과학적 환경관리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및 저탄소 사회 조성

○ 순환사회 조성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생태계 서비스 가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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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전략

○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 사회 조성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지역간, 

계층간 환경질과 서비스 격차 해소, 취약계층 건강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3개 

아젠다 추진

○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경기도의 독특한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3개 아젠다 추진

○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에너지 자립 향상, 

그린인프라 조성과 물관리, 환경 분권화에 따른 거버넌스 역량 강화,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 

강한 사회체제 구축 등 4개 아젠다 추진 

[그림 3-16] 환경·에너지 부문 비전·목표·전략

90  부문편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그림 3-15] 환경·에너지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2040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로 설정

 4대 목표

○ 환경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

○ 생태계서비스의 공평한 향유와 가치 증진

○ 에너지 자립 및 순환경제 실현

○ 환경 거버넌스 역량 구축

•태양광 1GW
•4대 유역 거버넌스 구축
•통합물 관리법 제정

2020
에너지자립

물자치

선도기반 구축

2015

2030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2025
환경복지와

생태계 건강성 제고

2040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   전력자립도 70%
•   팔당호 하나 줄이기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8%
•   지속가능성 평가

•   생물유전자원 DB 30만건
•   전력자립도 80%
•   통합환경관리 정착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90%

민선6기
핵심사업

•   취약계층 물 관리위험  
안전율 55%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25% 이하

•   미세먼지(PM10)38㎍/㎥ 이하 
•   에너지자립마을 2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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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전략

○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 사회 조성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지역간, 

계층간 환경질과 서비스 격차 해소, 취약계층 건강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3개 

아젠다 추진

○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경기도의 독특한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3개 아젠다 추진

○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에너지 자립 향상, 

그린인프라 조성과 물관리, 환경 분권화에 따른 거버넌스 역량 강화,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 

강한 사회체제 구축 등 4개 아젠다 추진 

[그림 3-16] 환경·에너지 부문 비전·목표·전략

90  부문편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그림 3-15] 환경·에너지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2040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로 설정

 4대 목표

○ 환경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

○ 생태계서비스의 공평한 향유와 가치 증진

○ 에너지 자립 및 순환경제 실현

○ 환경 거버넌스 역량 구축

비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목표
환경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

환경 거버넌스
역량 제고

생태계 서비스의
공평한 향유와
가치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순환경제 실현

전략

6-1-1.   지역간, 계층간 
환경질과 환경 
서비스 격차 해소

6-1-2.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적응능력 
강화

6-1-3.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6-1.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6-2.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6-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6-2-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원
순환사회 조성

6-2-3.   한강하구, 팔당호, 
임진강 등 경기도의 
독특한 하천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6-3.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3-1.   에너지 자립 향상 
및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6-3-2.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한 그린인프라 
조성과 물 관리

6-3-3.   환경분권화에 따른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6-3-4.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 강한 
사회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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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6-1]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6–1-1] 
지역 간, 계층 간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정수고도처리율 95%, 팔당상수원의 

COD농도 2.5㎎/L 달성

 공원조성률 87.1%,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15%로 저감

 대기오염 취약지역 관리 강화 프로그램

 상하수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품질 향상

 구도심 지역 대체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

 에너지 서비스의 도농 간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6–1-2]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적응능력 강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화학물질 누출사고 ZERO 경기도’ 달성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30 

㎍/㎥(초미세먼지 20㎍/㎥), 

이산화질소 21ppb 달성

 물 관리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 

안전율을 2040년까지 80% 달성

 환경약자 건강보호 및 복지 향상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4대 전략사업 추진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한 대기질 개선 5대 전략사업 추진

 녹조, 가뭄, 홍수 등 물 관리 위험 및 도시화 

진행에 따른 지반침하 대응사업 추진

[6–1-3]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7.5㎡/인 ➜ 2040년 15.0㎡ 달성 

 가로수 연장길이를 2040년 8,000km, 

이 중 2열 가로수 연장 비율을 10% 

수준으로 향상

 도시농업은 2014년 

4,550개소(258.8ha) ➜ 2040년 

8,200개소(500ha) 조성

 도민의 오픈스페이스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녹지연결성 강화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 및 로컬푸드 확대

 전원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활용 및 관리 

[6–2]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6–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도시 생물다양성 지수(City 

Biodiversity Index: CBI)를

31개 시·군 모두 분석하고,

3년 주기로 경신 

 경기도 비오톱지도 

(도시생태현황도)를 31개 시·군 모두 

구축하고, 5년 주기로 경신

 경기도 지역 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이행

 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물자원 활용 

지원 기관 조성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생태계 

가치평가 기반 마련

[6–2-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70%, 

소각률 28%, 매립률 2% 달성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녹색 

생산·소비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 

 경기도 폐기물제로계획(Zero Waste 

Plan) 수립 및 자원순환 조례 제정

 친환경 생산·소비의 지역사회 확산 및 

제도화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제3절 환경·에너지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92  부문편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미세먼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등을 선정

○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부문 에서는 도시생물의 다양성지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는 경기도 에너지비전의 수준에 상응하는 전력자립도 

(에너지 자립도)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대기오염(미세먼지(㎍/㎥) (2014) 51 40 38 35 30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2014) 33 30 25 20 15

취약계층 물 관리 위험 안전율(%) (2014) 40 50 55 60 80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도시 생물다양성 지수(CBI) (2015)
31개시·군 
조사 완료

3년 단위로 평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5) - 67 67 68 70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발전량(GWh) (2013) 1,964 5,300 9,600 16,700 33,600

전력자립도(%) (2013) 29.6 50 60 70 80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2014) 50 60 7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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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6-1]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6–1-1] 
지역 간, 계층 간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정수고도처리율 95%, 팔당상수원의 

COD농도 2.5㎎/L 달성

 공원조성률 87.1%,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15%로 저감

 대기오염 취약지역 관리 강화 프로그램

 상하수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품질 향상

 구도심 지역 대체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

 에너지 서비스의 도농 간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6–1-2]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적응능력 강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화학물질 누출사고 ZERO 경기도’ 달성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30 

㎍/㎥(초미세먼지 20㎍/㎥), 

이산화질소 21ppb 달성

 물 관리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 

안전율을 2040년까지 80% 달성

 환경약자 건강보호 및 복지 향상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4대 전략사업 추진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한 대기질 개선 5대 전략사업 추진

 녹조, 가뭄, 홍수 등 물 관리 위험 및 도시화 

진행에 따른 지반침하 대응사업 추진

[6–1-3]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7.5㎡/인 ➜ 2040년 15.0㎡ 달성 

 가로수 연장길이를 2040년 8,000km, 

이 중 2열 가로수 연장 비율을 10% 

수준으로 향상

 도시농업은 2014년 

4,550개소(258.8ha) ➜ 2040년 

8,200개소(500ha) 조성

 도민의 오픈스페이스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녹지연결성 강화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 및 로컬푸드 확대

 전원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활용 및 관리 

[6–2]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6–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도시 생물다양성 지수(City 

Biodiversity Index: CBI)를

31개 시·군 모두 분석하고,

3년 주기로 경신 

 경기도 비오톱지도 

(도시생태현황도)를 31개 시·군 모두 

구축하고, 5년 주기로 경신

 경기도 지역 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이행

 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물자원 활용 

지원 기관 조성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생태계 

가치평가 기반 마련

[6–2-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70%, 

소각률 28%, 매립률 2% 달성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녹색 

생산·소비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 

 경기도 폐기물제로계획(Zero Waste 

Plan) 수립 및 자원순환 조례 제정

 친환경 생산·소비의 지역사회 확산 및 

제도화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제3절 환경·에너지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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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미세먼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등을 선정

○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부문 에서는 도시생물의 다양성지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는 경기도 에너지비전의 수준에 상응하는 전력자립도 

(에너지 자립도)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대기오염(미세먼지(㎍/㎥) (2014) 51 40 38 35 30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2014) 33 30 25 20 15

취약계층 물 관리 위험 안전율(%) (2014) 40 50 55 60 80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도시 생물다양성 지수(CBI) (2015)
31개시·군 
조사 완료

3년 단위로 평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5) - 67 67 68 70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발전량(GWh) (2013) 1,964 5,300 9,600 16,700 33,600

전력자립도(%) (2013) 29.6 50 60 70 80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2014) 50 60 7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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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제7장

제1절 남북관계 및 북부 접경지역의 전망과 과제

1. 통일 환경의 변화

○ (근대로 회귀하는 동아시아 질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 회복이 관건

○ (중·러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 증대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상승) 중국은 동북진흥 계획을 

추진하면서 동해로의 출해(出海) 통로 마련, 러시아는 ‘극동발전전략 2025’를 만들어 극동발전 

문제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시행 중

○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남북한 인구 구조의 변화) 남북한 통합시 인구구조는 남한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젊어지지만, 남한의 총인구가 북한의 2배에 달하고 북한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이행단계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 패턴 자체는 크지 않을 것임 

○ (통일 시나리오) 평화적 통일은 현재와 다른 변화된 북한을 가정할 때 가능하며,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체제의 전면적 전환(big bang)을 통한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와 제한적 변화(small bang)를 

통한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등으로 구분 

–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자본의 이동은 매우 자유롭지만, 인력의 이동은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는 상황

–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 남북 간의 전면적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져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움

2. 중장기 통일 및 북부접경지역 발전의 과제 

○ 준비된 통일이 최상의 대비책이며 남북 간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인프라망 연계

○ 한반도 중심부인 서울-평양-원산 등을 포함하는 중부권 발전 구상을 추진 

○ 환 환해 경제권의 핵심지역인 경기만의 종합 개발

○ 서울과 평양의 중간지역에 놓이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에 대한 종합적 개발과 관리

○ 통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남쪽으로 대규모 인구 인동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강력한 인구 이동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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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6–2-3] 
한강하구, 팔당호,
임진강 등 경기도의
독특한 하천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팔당호 대표지점 총인 농도(ppm)는 

2014년 0.036 ➜ 2040년 0.025로 

개선

 수생태계 건강성의 경기도 측정망을 

2040년 150개소로 확대 

 2040년 유역공동체를 4개로 확대

 유역공동체 관리정책 도입

 하천관리 공공조직 통합과 일원화 추진 

 생태성과 자연성을 고려한 친수와 

문화관광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

[6-3]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3-1] 
에너지 자립 향상 및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경기도 전력자립도를 ’13년 

29.6%에서 ’40년 80%로 향상

 전력생산액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3년 6.5%에서 ’40년 

30%로 확대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생산 혁신

 에너지 신산업 혁신

 수소경제 대비 에너지 인프라 구축

[6-3-2]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한
그린인프라 조성과
물 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개수율을 

2020년 60%, 2030년 80%, 2040년 

90% 달성 

 도시계획의 기후변화 반영비율 

2040년 40% 달성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저영향개발 등 기후 친화적 도시계획 

지침 수립

 환경서비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토지이용, 도시계획과 연동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

[6-3-3] 
환경분권화에 따른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2020년 1, 2종 사업장에서

2040년 3, 4, 5종 사업장으로 확대

 경기도 환경통합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티 단위 맵핑 툴 구축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속가능성 

평가 및 31개 시·군 조례 제정

 경기도와 시·군의 환경관리 권한 조정 

및 규제의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환경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환경관리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모니터링

[6-3-4]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
강한 사회체제 구축

 자연재해 관련법과 제도를 

재해유형이 아닌 프로세스 중심의 

재난관리 체제로 개편

 가뭄, 홍수, 지진, 태풍, 화재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한 주요 국가 기반시설 

및 지역사회에서의 대체재 발굴 및 

시스템 운영 

 자연재해로부터의 사회 회복력 측정을 

위한 정량화 기법 개발

 신규산업단지 대상 유해물질 및 소방수 

저류조 설치 시범사업 추진

 자연재해에 취약한 유해물질 저장소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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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제7장

제1절 남북관계 및 북부 접경지역의 전망과 과제

1. 통일 환경의 변화

○ (근대로 회귀하는 동아시아 질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 회복이 관건

○ (중·러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 증대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상승) 중국은 동북진흥 계획을 

추진하면서 동해로의 출해(出海) 통로 마련, 러시아는 ‘극동발전전략 2025’를 만들어 극동발전 

문제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시행 중

○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남북한 인구 구조의 변화) 남북한 통합시 인구구조는 남한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젊어지지만, 남한의 총인구가 북한의 2배에 달하고 북한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이행단계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 패턴 자체는 크지 않을 것임 

○ (통일 시나리오) 평화적 통일은 현재와 다른 변화된 북한을 가정할 때 가능하며,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체제의 전면적 전환(big bang)을 통한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와 제한적 변화(small bang)를 

통한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등으로 구분 

–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자본의 이동은 매우 자유롭지만, 인력의 이동은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는 상황

–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 남북 간의 전면적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져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움

2. 중장기 통일 및 북부접경지역 발전의 과제 

○ 준비된 통일이 최상의 대비책이며 남북 간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인프라망 연계

○ 한반도 중심부인 서울-평양-원산 등을 포함하는 중부권 발전 구상을 추진 

○ 환 환해 경제권의 핵심지역인 경기만의 종합 개발

○ 서울과 평양의 중간지역에 놓이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에 대한 종합적 개발과 관리

○ 통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남쪽으로 대규모 인구 인동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강력한 인구 이동 

대책 수립

94  부문편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6–2-3] 
한강하구, 팔당호,
임진강 등 경기도의
독특한 하천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팔당호 대표지점 총인 농도(ppm)는 

2014년 0.036 ➜ 2040년 0.025로 

개선

 수생태계 건강성의 경기도 측정망을 

2040년 150개소로 확대 

 2040년 유역공동체를 4개로 확대

 유역공동체 관리정책 도입

 하천관리 공공조직 통합과 일원화 추진 

 생태성과 자연성을 고려한 친수와 

문화관광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

[6-3]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3-1] 
에너지 자립 향상 및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경기도 전력자립도를 ’13년 

29.6%에서 ’40년 80%로 향상

 전력생산액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3년 6.5%에서 ’40년 

30%로 확대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생산 혁신

 에너지 신산업 혁신

 수소경제 대비 에너지 인프라 구축

[6-3-2]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한
그린인프라 조성과
물 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개수율을 

2020년 60%, 2030년 80%, 2040년 

90% 달성 

 도시계획의 기후변화 반영비율 

2040년 40% 달성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저영향개발 등 기후 친화적 도시계획 

지침 수립

 환경서비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토지이용, 도시계획과 연동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

[6-3-3] 
환경분권화에 따른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2020년 1, 2종 사업장에서

2040년 3, 4, 5종 사업장으로 확대

 경기도 환경통합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티 단위 맵핑 툴 구축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속가능성 

평가 및 31개 시·군 조례 제정

 경기도와 시·군의 환경관리 권한 조정 

및 규제의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환경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환경관리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모니터링

[6-3-4]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
강한 사회체제 구축

 자연재해 관련법과 제도를 

재해유형이 아닌 프로세스 중심의 

재난관리 체제로 개편

 가뭄, 홍수, 지진, 태풍, 화재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한 주요 국가 기반시설 

및 지역사회에서의 대체재 발굴 및 

시스템 운영 

 자연재해로부터의 사회 회복력 측정을 

위한 정량화 기법 개발

 신규산업단지 대상 유해물질 및 소방수 

저류조 설치 시범사업 추진

 자연재해에 취약한 유해물질 저장소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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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의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통일과 북부발전

 비전 

○ 경기도가 향후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

 2대 목표

○ 통일 준비과정에서 “통일 전진기지”를,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중심”을 목표로 설정

96  부문편Ⅰ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제2절 통일과 북부발전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통일 준비  

[그림 3-17]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의 미래변화 시나리오 

2. 2040 통일과 북부발전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단기간에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6기 

경기도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하며, 통일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 (2025 변화상) DMZ생태평화공원 등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핵심사업을 경기도에 유

치하고, 아울러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를 건설하여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로 발전 

○ (2030 변화상) 남북 간 산업연계를 강화하고, 통일경제특구의 조성과 통일미래도시를 건설하여 

남북경제통합지대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통일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

○ (2040 비전) 통일의 시기와 방법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나, 2040년 이전 특정 시기에 실질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북부를 포함한 지역을 통일 수도권으로 건설함

– 통일수도는 평화와 번영, 통합을 지향하며, 북한 경제의 재건과 통일 한국의 국토균형발전의 구심이 

될 것임. 또한 통일수도는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대륙 진출의 거점, 대외개방의 핵심지역이 될 것임

동아시아 안보환경

북한 체제 변화

전면적 남북교류 전면적 통합

점진적 통합

경제교류 확대

북한 내부 변화

남북관계 변화

국제체제 변화

Small bang

Bi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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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의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통일과 북부발전

 비전 

○ 경기도가 향후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

 2대 목표

○ 통일 준비과정에서 “통일 전진기지”를,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중심”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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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일과 북부발전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통일 준비  

[그림 3-17]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의 미래변화 시나리오 

2. 2040 통일과 북부발전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단기간에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6기 

경기도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하며, 통일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 (2025 변화상) DMZ생태평화공원 등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핵심사업을 경기도에 유

치하고, 아울러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를 건설하여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로 발전 

○ (2030 변화상) 남북 간 산업연계를 강화하고, 통일경제특구의 조성과 통일미래도시를 건설하여 

남북경제통합지대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통일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

○ (2040 비전) 통일의 시기와 방법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나, 2040년 이전 특정 시기에 실질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북부를 포함한 지역을 통일 수도권으로 건설함

– 통일수도는 평화와 번영, 통합을 지향하며, 북한 경제의 재건과 통일 한국의 국토균형발전의 구심이 

될 것임. 또한 통일수도는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대륙 진출의 거점, 대외개방의 핵심지역이 될 것임

•경기북부 균형발전
•남북교류 확대
•통일공공외교 추진

2020
통일기반조성

2015

2030
통일경제의 중심

경기북부

2025
DMZ 평화벨트 조성

2040
남북 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   DMZ 생태평화공원
•   남북연계 생태관광
•   임진강 수계 공동활용

•   통일 경제특구 2개
•   남북 산업연계 강화
•   남북 경제통합 특별지대 건설

•   남북한 주민이 합의하는 통일수도
•   북한경제재건과 국토 균형발전의 구심
•   평화, 번영, 통합지향

민선6기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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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통일은 예측불가능성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 

또는 점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통일의 준비과정에서 

“통일의 전진기지“를,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중심지”를 목표로 함

○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합과 북부발전 비전에서는 통일관련 특구 선정 개수, 북한 방문자, ODA 

지원규모, 북부 GRDP 비중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남북 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통일관련 특구 수(개) (2015) - 1 1 2 4

도민의 북한방문자 수(만 명) (2014) 12.9 50 250 500 750

ODA 지원규모(경기 GNI대비 / %) (2015)  - - 0.3 0.5 1

접경지역 시·군의 1인당 GRDP (US$) (2013) 14,000 18,000 25,000 30,000 40,000

서울-동두천-원산축 금강산 프로젝트

98  부문편Ⅰ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4대 전략

○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 수도권은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적고, 남한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여야 하며, 평화와 번영, 통합의 상징 지역이 될 것임

○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 통일경제특구 건설, 남북 산업연계 강화 등 남북 경협을 확대하여 남북 접경지역에 남북 경제통합 특별

지대를 조성함

○ 통일시대 경기 북부 공간 관리

–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DMZ 평화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임진강 수계에서의 남북 협력을 강화함. 또한 

중국과 면하고 있는 서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3개축 발전 방안을 추진

○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남북교류를 적극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문제를 남북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한 접경지역 관리협

의회 등 남북교류의 제도화를 지향하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결성 및 주변국 국민 

대상의 통일공공외교를 추진

[그림 3-19] 통일준비를 위한 시나리오와 경기도의 비전·목표·전략

전략
7-1.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

7-1-1. 
통일수도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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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남북경제통합  
특별지대 조성

7-3.   통일시대  
경기 북부 
공간 관리

7-3-1. 
DMZ·임진강· 
서해안 3개축 발전

7-3-2. 
서울-동두천-원산축 
및 금강산 연계 개발

7-4.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7-4-1. 
남북교류와 통일 
공공외교 추진

비전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목표 통일한국의 중심 통일 전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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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제8장

제1절 지방행정의 전망과 과제

1. 경기도 지방행정의 전망

 상생을 위한 중앙과 지방 역할 분담(지방정부 권한 강화) 

○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이 아닌 기능배분의 원칙 정립

○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론적인 접근 보장: 차등적, 포괄적 이양

○ 지방이양 사후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병행

 2040년의 경기도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  

○ 경기도 재정 수입 및 지출은 세입 항목별로는 지방세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순, 지출 

항목별로는 사회복지 > 수송 및 교통 > 교육 순으로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사회복지 지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부담액 등의 지속적 증가

[그림 3-20] 경기도 세출요인 변화 추이

100  부문편Ⅰ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아젠다 구분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7-1]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 대응

[7-1-1] 
통일수도권 건설

 통일 충격을 흡수하고, 남북통합 시대 

개막을 위한 통일수도권 건설

 북한 인프라와 경제 재건의 중심지이자 

완충지대

 통일한국의 새로운 문화 창달

 통일한국과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통일수도권 건설

[7-2]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대응

[7-2-1]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특별지대’ 건설

 남북한 경제통합특별지대의  조성 

 통일경제특구 추진

 통일경제특구의 단계별 발전을 통한 

경제통합특별지대 건설

 1단계: 개성공단과 남북 배후지역 

연계

 2단계: 지역 대상 특구 추진

 3단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7-3] 통일시대 경기북부 공간 개발과 관리

[7-3-1] 
DMZ·임진강·서해안
3개축 발전 

 1단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단계: DMZ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과 

협력 사업

 3단계: DMZ 내부를 포함하여 남북을 

하나로 묶어

남북평화생태관광

벨트로 발전

 한반도 휴양통로(RC, Recreation 

Corridor) 조성

 휴전선 155마일 Ko-Nat(Korean 

National Trail) 추진

 DMZ 북방 북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의 복원·복구

 대경기만 종합발전 비전 추진

[7-3-2] 
서울-동두천-원산축 및 
금강산 연계 개발 

 남북한 정부 공동으로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비전(가칭 

금강산 프로젝트)을 2020년까지 수립

 연천-철원-(북한)평강을 ‘新 철의 

삼각지대’ 개발을 남북한 지자체 

의제화 추진 

 금강산 연계 철도망을 2030년까지 복원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비전 

(가칭 금강산 프로젝트) 추진

 서울-원산 간 철도-고속도- 

가스파이프라인 일체적 건설 

[7-4]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7-4-1] 
남북교류와
통일공공외교 추진

 경기도 국제교류 플랫폼으로서

경기도가 주도하는 국제행사

혹은 국제기구 결성

 남북한 지자체도 참여하는  

접경지역관리협의회 설립 추진

 통일 공공외교 추진

 경기도가 주도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설립 및 운영

제3절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의 아젠다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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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정부 공동으로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비전(가칭 

금강산 프로젝트)을 2020년까지 수립

 연천-철원-(북한)평강을 ‘新 철의 

삼각지대’ 개발을 남북한 지자체 

의제화 추진 

 금강산 연계 철도망을 2030년까지 복원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비전 

(가칭 금강산 프로젝트) 추진

 서울-원산 간 철도-고속도- 

가스파이프라인 일체적 건설 

[7-4]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7-4-1] 
남북교류와
통일공공외교 추진

 경기도 국제교류 플랫폼으로서

경기도가 주도하는 국제행사

혹은 국제기구 결성

 남북한 지자체도 참여하는  

접경지역관리협의회 설립 추진

 통일 공공외교 추진

 경기도가 주도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설립 및 운영

제3절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의 아젠다별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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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지방행정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2040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 (2040 비전의 설정)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으로 설정

 2대 목표

○ 지방정부 기능 강화와 지방정부 재정 강화

 3대 전략

○ (차등분권 전략)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전략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규모별 대도시 및 광역자치단체 특례 등 4개 아젠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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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행정 부문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중앙과 지방 간 이분법적 기능배분 ⇒ 중앙과 지방 간 사무·재원기능 조정

○ 지방재정 여건 악화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자율성 강화

○ 지방재정 구조의 취약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 책임성 강화

○ 중앙과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 부재 ⇒ 중앙과 지방 간 상생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지방행정 비전 설정

 민선6기 핵심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변화상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경기연정의 일환으로 

국가-지방 세원공유 및 상생기금 마련, 연정과 협치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상생협력 체계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 (2025 변화상) 민선6기 핵심시책으로서의 연정과 협치, 정부간 상생협력 사업과 지방의 

재정자주권 확충에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10년 후에는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임

○ (2030 변화상)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정부 구축을 통해 2030년경에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정부 체계를 구축해 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 (2040 비전) 차등분권 강화, 재정자주권 강화, 정부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으로 2040년의 미래비전 상은 지방분권형 개정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며, 

지방자치 통치원리 및 지방자치권이 보장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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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재정구조 개편
•지방소비세율 20% 인상(단계적)
•복지사업 국비부담 100%
•사무배분기준 재정립
•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마련

2020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

2015

2030
광역 중심의

지역정부 체계 구축

2025
자치단체 기능과

역할 강화

2040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   국가권한 사무 지방 이양 
(자치사무비율 15% 이상)

•   국세 지방세 규모 조성 
(8:2→6:4)

•   차등적 광역정부 구축
•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보

•   국회 도의원 파견

•   지역국가형 지역정부 실현
•   자치헌법 제정
•   과세자주권 실현
•   준연방제 구축
•   지방정부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연계

민선6기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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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비전에서는 중앙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로서의 

자립도를 높이는 경기도를 목표로 하여 지표를 설정함

○ 주요 지표는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부문에서는 지방정부 자치사무 비율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기능 강화 전략에서는 재정자립도를 주요 지표로 선정함

○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 전략에서는 주민참여도를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자치사무비율(%) (2015) - 10 15 20 40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기능 강화 재정자립도(%) (2015) 60.7 65.0 70.0 75.0 85.0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주민참여도(%) (2015) - 20 25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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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주권 강화 전략)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자주권 강화 전략

– 중앙과 지방 간 기능조정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비,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등 3개 아젠다 추진

○ (상생 협력 전략)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전략

– 중앙과 지방 간 행·재정 협의기제 구축, 지역내 파트너십 체제 구축 2개 아젠다 추진

[그림 3-22] 지방행정 부문 비전·목표·전략

전략

8-1.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8-1-1.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8-1-2.   규모별 대도시 및 
광역자치단체 특례

8-1-3.   자치사무와 국가
사무 구분 체계 정비

8-2.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자주권 강화

8-2-1.   중앙과 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

8-2-2.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보조금 
확대

8-2-3.   재정위기 관리  
제도 개선

8-3.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8-3-1.   중앙과 지방 간  
행·재정 협의기제 
구축

8-3-2.   지역내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

비전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목표 지방정부 기능 강화 지방정부 재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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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주권 강화 전략)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자주권 강화 전략

– 중앙과 지방 간 기능조정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비,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등 3개 아젠다 추진

○ (상생 협력 전략)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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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지방행정 부문 비전·목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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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8-2-3] 
재정위기관리 제도 개선

 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권리인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사법적 과정을 통한 재정관리단체 

지정제도 구축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7단계론)

[8-3]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전략

[8-3-1] 
중앙과 지방 간 행 · 재정 
협의기제 구축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방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지방 합의와 이행 

의무화

 중앙-지방 협의체 설치 · 운영 

((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

 협의체 설치 · 운영, 중앙과 지방이 

협의할 수 있는 법률 제정

[8-3-2] 
지역 내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행 · 재정 운용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

 대화의 장(場) 파트너십 

 공유의 장(場) 파트너십

 참여의 장(場)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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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8-1]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8-1-1]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달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준연방체제 확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검토)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광역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8-1-2] 
규모별 대도시 및
 광역자치단체 특례

 도시 규모별 대도시 특례 모델 개발

 (사무 특례) 50만·100만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

대도시 사무특례 대폭 확대

 (행정운영 특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반영

 (재정운영 특례) 100만 이상 대도시 

재정자율성 확대

[8-1-3]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 체계 정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합리적인 

재배분 

 주민의 접근성 및 주민 편익성 증진, 

사무처리의 편의성 도모 등 사무배분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

 자치사무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

 신규 이양사무 발굴 및 지속 이양 추진

[8-2]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자주권 강화

[8-2-1] 
중앙과 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배분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결정된 

중앙과 지방 간 예산규모는 60: 

40이므로 지방세 규모가 총 세수의 

40% 정도 되도록 개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비율 확대

 권한 및 재원 이양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투명한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8-2-2]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보조금 확대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역할 분담체계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

(지방이양, 통폐합 등)

 정부 간 사무 배분에 따른 재원분담 

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원분담 비율 기준 결정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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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8-2-3] 
재정위기관리 제도 개선

 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권리인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사법적 과정을 통한 재정관리단체 

지정제도 구축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7단계론)

[8-3]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전략

[8-3-1] 
중앙과 지방 간 행 · 재정 
협의기제 구축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방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지방 합의와 이행 

의무화

 중앙-지방 협의체 설치 · 운영 

((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

 협의체 설치 · 운영, 중앙과 지방이 

협의할 수 있는 법률 제정

[8-3-2] 
지역 내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행 · 재정 운용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

 대화의 장(場) 파트너십 

 공유의 장(場) 파트너십

 참여의 장(場)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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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목표 및 지표 추진전략
추진기간

비고단기
2020

중기
2025

장기
2040

[8-1]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8-1-1]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달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준연방체제 확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검토)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광역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8-1-2] 
규모별 대도시 및
 광역자치단체 특례

 도시 규모별 대도시 특례 모델 개발

 (사무 특례) 50만·100만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

대도시 사무특례 대폭 확대

 (행정운영 특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반영

 (재정운영 특례) 100만 이상 대도시 

재정자율성 확대

[8-1-3]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 체계 정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합리적인 

재배분 

 주민의 접근성 및 주민 편익성 증진, 

사무처리의 편의성 도모 등 사무배분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

 자치사무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

 신규 이양사무 발굴 및 지속 이양 추진

[8-2]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자주권 강화

[8-2-1] 
중앙과 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배분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결정된 

중앙과 지방 간 예산규모는 60: 

40이므로 지방세 규모가 총 세수의 

40% 정도 되도록 개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비율 확대

 권한 및 재원 이양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투명한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8-2-2]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보조금 확대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역할 분담체계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

(지방이양, 통폐합 등)

 정부 간 사무 배분에 따른 재원분담 

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원분담 비율 기준 결정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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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의 실행체제 구축 제1장

 미래비전 실천의 시스템화

○ 미래전략 주무부서의 상시적 관리체제 구축

– 상시적 모니터링과 연차별 이행보고서 발간

○ 실·국의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비전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각 실국의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실행계획 수립,시행

– 실국별로 비전 실행과 관리를 담당할 주무과장 지정

– 참고로 핀란드는 정권 수립 후 의회와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정책과 사업을 추진

 (정책기획관실) 미래비전 실천의 모니터링 및 평가

○ 비전 실천에 관련된 문제 진단/평가/대안을 상시적으로 모색하고 관리

○ 경기도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미래전략 정책연구 컨설팅 강화

- 경기연구원,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

 (관련 실·국)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 부문계획의 수정 시 반영

○ 2016년에 실·국별 실행계획 수립, 시행 

– 각 실국의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비전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부문 전략 아젠다명 지표

추진기간
근거

/비교지역
단기

(∼2020)

중기
(2021∼
2025)

장기
(2026∼
2040)

경제

1-1.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전략

1-1-1. ‘스마트 
산업특화’및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

▪R&D사업 사업화 
성공률 (%)

50 55 60
2013년 기준 

47.7%

[표 4-1] 비전 2040 실천을 위한 실·국별 실행계획 수립 예

○ 개별법에 의해 수립하는 실·국의 각종 법정계획과 행정계획 변경 시 비전 2040 내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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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재원 추계 제2장

 추계의 방식과 원칙

○ 비전 2040의 개략적인 소요재원을 추계함으로써 비전의 실천에 따른 투입과 효과를 예측 하고, 

비전의 실천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다만, 비전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고, 정책 방향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구상 까지만 

진행하므로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계할 수는 없음 

○ 이에 따라 소요재원 추정은 단계별 목표와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이에 

달성하기 위한 소요투자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추계함

○ 성과지표는 목표로 하는 유사지역(선진국 대도시권 또는 서울시)의 현재 또는 장래 지표를 

경기도가 달성하는 것을 준거로 삼고, 또 투자 소요액은 지표 달성을 위한 원단위 소요 

투자액으로 갈음함 

○ 아울러 비전 2040에서 제시한 미래준비 아젠다와 부문별 아젠다 전략 중 예산사업에 한정하고, 

성과지표가 나오는 아젠다에 한해서 소요재원을 추계함 

 소요재원 추계

○ 총 소요재원 추계

– 2025년까지의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의 투자로 기반구축 투자비 약 5조 4,862억 원, 기반구축 이후 

10년간 22조 1,390억 원의 생산·운영효과 발생하여 총 27조 6,252억 원을 투자

– OECD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하는 비전 2040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조 원의 투자를 추진

○ 소요재원의 분담 

– 국비, 도비, 시·군비 외에 민간자본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새롭게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여 재정 절감

과 사회적 부문의 역할을 강화 

112  실천전략Ⅰ 비전의 실행체제 구축 

 중앙정부 및 인근 시·도와의 협력체제 구축

○ 비전 2040의 아젠다 전략을 사업화하여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 관련부처와의 사전 협의 강화와 

협력적 사업추진체제 구축 

○ 특히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와 장기 전략에 대한 논의 채널 마련  

○ 아젠다별로 서울시, 인천시와의 협력체제 강화

 도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비전 실행 상황을 보고

○ 실·국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시민사회단체(NGO)를 참여시킴

[그림 4-1] 미래전략 수립과 추진체제 구축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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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섭 이종만 김광수 김승지 윤장용

구성진 임성아 김기홍 김영환 윤준현

권경패 임희철 김민승 김재영 이근호

권영일 장애숙 김예지 김정대 이근희

김가화 정구문 남석찬 김종욱 이대중

김동혁 정기종 문종오 김태진 이부윤

김양옥 정후교 박상아 김태호 이석환

김영설 정흥채 박상우 김형남 이연우

김영숙 조규만 박서우 김혜경 이재우

김영제 조기호 변남순 김효성 이종훈

김원주 조미향 신남균 김희병 이준희

김재희 조항원 원기석 남상효 이하림 

김정욱 차성환 이다은 류봉열 임재만

김종안 차윤주 이서현 민채은 전유환 

김효임 현영효 이소영 박동빈 정은영

남경완 황선정 이슬기 박상효 정재숙

박계태 구재강 이윤빈 박재순 정창욱

박재경 김남호 이윤재 박진홍 정혜인

배문정 김상훈 이은정 박춘보 정혜임

백병엽 김영광 이희 배수문 조미란

손병덕 김희용 임병호 백광현 조성일

송은희 안영란 임수현 서은진 조아라

신동순 이강수 정연주 손기용 조철호

안형균 이명래 정재헌 송윤나 진철희

양태호 이정순 정혜인 송재형 차승엽

엄성은 이채영 조명숙 송채화 최민경

유석윤 임시윤 최서온 안수현 최유각

유애형 정성원 한덕호 안혜영 최재훈

이경호 정인경 한재훈 양광선 한규희 

이몽덕 한은자 강현모 양현준 한상철

이영신 김명숙 권윤정 오석영 한종갑

이영애 강태준 김경환 오영례 한준희

이영중 고대영 김민호 유석영 홍영표

이옥란 김경호 김성훈 윤유림 황서연

이정한

[경기비전2040]도민참여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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