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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용어로 다가올 

것이다. SDGs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목표로 정해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글로벌 사회 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이라고 보면 된다. 정의만 보면 막연한 접근과 공허한 목표일 수 있기에 UN에서는 SDGs를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보호 등의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수의 측정 지표로 체계화하였다. 이처럼 SDGs는 공동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UN의 주도하에 각 국가가 SDGs의 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가 SDGs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현주소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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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배경과 내용1.

 SDGs의 내용

●   SDGs는 2015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UN에 가입한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  SDGs의 목표들은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호 등의 큰 3개의 주제를 축으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
되어 있음. 

-  17개 목표에는 빈곤 퇴치와 경제개발을 넘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까지 포함해 다루고 있음.

 SDGs의 배경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람, 지구 및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행위의 당사자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임.

-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첫 번째 행동계획은 아니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전에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있었음.

●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2년~2015년)는 2000년에 들어 글로벌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UN회원국들이 
합의한 첫 번째 목표로,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계적인 첫 번째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새천년개발목표를 통해 최빈국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고,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전 세계 빈곤의 퇴치와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들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음. 

-  예를 들면, 빈곤의 문제는 가난한 나라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음.

●   새천년개발목표의 목표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목표 설정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MDGs의 목표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일부 국가만이 다루는 문제에서 모든 국가가 다뤄야 하는 문제와 주제로 목표와 내용을 조정해 
나온 것이 SDGs임.

출처) KoFID, KCOC, GCAP Korea, INDI LAB, KOICA(2016) 바탕으로 KISTI 편집

<표 1> MDGs와 SDGs의 비교
새천년개발목표 M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기  간 2002년 ~ 2015년 2016년 ~ 2030년

범  위 사회발전 중심 지속 가능한 발전(경제, 사회, 환경 포함)

달성 주제 극심한 빈곤 중심 모든 형태 빈곤과 불평등 감소

달성 대상 국가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

재원 마련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국내공공재원, ODA, 민간재원 (무역, 투자) 등 다양

감시와 모니터링 자발적인 이행 유엔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

목표의 구성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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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약속의 이행은?

-  기존 MDGs의 경우, 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SDGs의 경우, 목표의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함.

-  목표의 감시와 평가는 지표를 통해 진행되는데, SDGs 17개 목표에 대한 169개의 세부 목표는 세분화된 통계를 
적용하게끔 개발되어 있음1). 

-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통해 SDGs의 개별 목표들은 공허한 외침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

1)��예를 들면,�SDGs�3(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의 경우 첫 번째 성과 지표가�‘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 비율을�10만건당�70건 미만으로 감소시킨다’로 설정되어 있음

<그림 1> SDG 17개 목표

출처) KoFID, KCOC, GCAP Korea, INDI LAB, KOICA(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처하는 글로벌 동향2.

 SDGs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  SDGs와 과학기술분야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SDGs 분야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의 성과물은 과학기술문헌으로 산출됨. 

-  과학기술문헌과 SDGs의 개별 목표와의 연결 및 관련된 정보제공은 SDGs와 관련된 활동의 모니터링, SDGs 목표
별 자원의 배분 및 관련 정책의 조율 등의 기초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Elsevier의 경우, 2018년부터 SDGs의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SDGs 문헌을 추출할 수 있는 
쿼리를 제공하고 있음(Elsevi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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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ttps://www.digital-science.com/
3) https://www.dimensions.ai/
4)� https://www.ucl.ac.uk/sustainable-development-goals
5)� https://www.osdg.ai/
6)�http://strings.org.uk/

-  Digital Science2)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인 Dimensions3)에서는 730만 여건의 문헌 데이터를 
기계학습기반으로 SDGs 17개 목표에 따라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음(Digital Science, 2020).

-  UCL(University College of London)의 경우, 대학에서 출판되는 문헌에 대해 17개 SDGs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음4).

 SDGs와 관련된 분석 도구의 제공
-  문헌의 경우 SDGs로 분류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현황을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해당 

카테고리의 분류 모델이 중요함. 이러한 문헌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SDGs 문헌으로 분류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OSDG5)는 SDGs와 관련된 문헌에서의 온톨로지 항목을 토대로 SDGs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를 제공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 국가, 기관 등의 측면에서의 SDGs와 
관련된 Science Mapping에 대한 요구가 있음. STRINGS 프로젝트6)는 SDGs와 관련성이 높은 과학과 기술과 혁신을 
위한 경로를 매핑하는 프로젝트로 Sussex 대학의 SPRU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7개 대학의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음.

-  SDGs의 17개 목표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함. 

<그림 2> Strings SDG Dashboard

출처) http://strings.org.uk/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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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nowSDGs Platform의 SDGs interlinkage tool

출처) EU KnowSDGs Platform, 2022.08

-  SDGs의 각 목표별 상호 관계 네트워크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도구인 EU의 KnowSDGs Platform7)의 
경우, interlinkage tools 이외에도 SDGs policy mapping, SDGs mapper tool, consumer footprint 
calculator 등의 다양한 툴과 SDGs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SDGs의 모니터링
-  EU의 경우,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EU, 2022)를 통해 기업, 투자자, 정책입안자가 개별 기업의 섹터별 투자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공개본에는 EU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과 
관련되어 기업의 역할과 현주소를 보여주는 연구가 포함되어 있음.

-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민간단체 등 개별 조직의 역할과 활동만으로 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산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  특히, 기후변화, 직장 내 불평등과 관련된 SDGs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핵심적인 역할이 필요함.

-  해당 보고서에서는 SDGs Score를 제시하여 산업계의 대응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음. 

-  SDGs Score는 기업의 ESG관련 데이터(CO2 배출량,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 정량데이터 포함) 및 기업과 관련된 
평판 차원의 정성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Score를 산출하게 되는데, 50점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긍정적 기여, 
미만이며 부정적 기여로 판단함(EU, 2022).

<그림 4> 2016~202년의 SDGs 섹션별 산업계의 평균 Scores 현황

출처) ｢The 2021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2022

•� At all levels of presentation you can choose between the�
visualization of synergies and trade-offs.

•� Hoovering the mouse over the circle on the left you find�
an instant visualization of the interlinkages of specific�
goals and targets on a dis-aggregated level as provided�
by the literature.

•� Selecting the Sankey button brings you to the visualization�
of the interlinkages for the respectiv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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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http://dashboards.sdgindex.org/rankings

<표 2> SDGs 전세계 순위
순위 국가 SDGs 점수 순위 국가 SDGs 점수

1 핀란드 86.51 16 스페인 79.9
2 덴마크 85.63 17 네덜란드 79.85
3 스웨덴 85.19 18 벨기에 79.69
4 노르웨이 82.35 19 일본 79.58
5 오스트리아 82.32 20 포르투갈 79.23
6 독일 82.18 21 헐가리 79.01
7 프랑스 81.24 22 아이슬란드 78.87
8 스위스 80.79 23 크로아ㅍㅍ티아 78.79
9 아일랜드 80.66 24 슬로바키아 78.66
10 에스토니아 80.62 25 이탈리아 78.34
11 영국 80.55 26 뉴질랜드 78.3
12 폴란드 80.54 27 한국 77.9
13 체코 80.47 28 칠레 77.81
14 라트비아 80.28 29 캐나다 77.73
15 슬로베니아 79.95 30 루마니아 77.72

SDGs에 대한 한국의 대응3.

 정부 및 단체의 대응

●   정부의 대응

-  SDGs의 경우, 17개 목표별 달성 현황에 대해 보고를 권고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보고 활동이 
수행되고 있음.

-  2022년 4월에 발간한 통계청은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를 통해 빈곤, 교육, 에너지, 기후 위기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DSN)는 SDGs 이행을 위한 전세계의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SDGs를 위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주요 실천과제의 이행 및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SDSN, 2022).

-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의 SDGs 이행결과를 종합 점수로 제공하고 있으며, SDGs 각 목표별로도 달성 현황 
및 추이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함.

-  한국의 경우, 27위로 100점 만점에 77.9점으로 나타났으며 SDGs 항목별로는 SDGs 6(Clean Water and 
Sanitation;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항목은 우수하나 SDGs 10(Reduced Inequalities; 모든 종류의 불평
등 해소), SDGs 14(Life Below Water; 해양생태계 보전), SDGs 15(Life On Land; 육상생태계 보전) 등 불평등 감소, 
해양 및 육상생태계와 관련된 목표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7)��https://knowsdgs.jrc.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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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환경부가 제작한 K-SDGs 공익광고

출처) 환경부

8)��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9)��http://ncsd.go.kr/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66세 이상에서 40.4%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보장 지수는 2000년 75점에서 2019년 87점으로 향상되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함. 한편, 
통합수자원관리(IWRM) 이행점수는 2020년 76점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9년 701.4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으나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다음으로 높은 순위임(통계청, 2022). 

-  통계청에서는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8) 운영을 통해 SDGs 각 세부 지표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2021년에 수립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2021~2040)｣을 운영 중임.

-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포털9)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에서 제작한 K-SDGs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홍보 영상을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   SDGs를 위한 한국 시민단체의 대응 활동

-  SDGs를 위해 국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성 절차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2012년 초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의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국제개발협력민간
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연대(GCAP-Korea) 등의 단체들이 
｢Beyond 2015 Korea｣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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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가별 SDGs 목표별 논문 비중11)

10)��app.dimensions.a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활용.�이하 분석 결과는 해당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KISTI 작성
���-�연구 분류�:�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17(중복 분류)
���-�출판 년도�:�2002년�~�2022년
���-�문헌 유형�:�Article
���-�검색 시점�:�2022년�7월�6일
���-�검색 총 건수(상위�20개국 총 건수,�한국 총 건수)�:�7,310,347건(5,396,577건�/�106,530건)

11)�논문수 기준 상위�20개국 현황(SDGs 분류별 전체 문헌 수를 해당 국가의 분류별 문헌 수로 나눈 값)

 한국 과학기술계의 대응

●   SDGs에 있어서 글로벌 대응 섹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분야의 결과물인 논문 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SDGs 각 분야별 과학기술 분야의 대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SDGs와 관련된 과학기술계의 모니터링에 대한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활동은 
거의 포착되고 있지 않음. 

●   Dimensions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규 분류체계(Research Category)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포함된 문헌을 대상으로 17개 분류별, 국가별, 시계열별 분석을 한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진행함10).

●   SDGs관련 논문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 영국, 인도,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 한국의 순서로 관련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음.

-  17개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SDGs 1~17까지 비교적 균형 잡힌 분포를 보인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임.

-  나머지 국가의 경우, 특정 분야에 관련 논문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경우, SDGs 7과 SDGs 
11에, 인도의 경우 SDGs 2, SDGs 6, 그리고 SDGs 12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는 SDGs 7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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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DGs 분야별 한국의 논문수 및 성장률

SDGs 분야12) World  South Korea Ratio CAGR(13-21)

1. no poverty 빈곤층 감소와사회안전망 강화 57,592 253 0.44% 15.87%

2. zero hunger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강화 167,699 1,565 0.93% 14.12%

3. good health and well being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1,691,526 21,118 1.25% 15.05%

4. quality education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772,489 4,401 0.57% 13.72%

5. gender equality 성평등 보장 30,429 156 0.51% 14.72%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간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96,052 991 1.03% 13.78%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1,863,916 53,978 2.90% 12.48%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321,407 3,019 0.94% 8.96%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27,082 330 1.22% 10.50%

10. reduce inequalities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218,778 1,950 0.89% 9.67%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90,404 2,978 1.03% 18.64%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91,579 1,336 1.46% 23.08%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대응 615,719 10,559 1.71% 12.66%

14. life below water 해양 생태계 보존 80,597 716 0.89% 16.40%

15. life on land 육상 생태계 보존 81,941 385 0.47% 26.05%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 평화, 정의, 포용 889,094 2,663 0.30% 10.37%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지구촌 협력강화 14,043 132 0.94% 7.25%

12)��SDGs 각 목표별 한국어 번역은 K-SDGs(http://ncsd.go.kr/ksdgs?content=3)�준용
13)��원의 크기는 성장률(CAGR)

<그림 7> SDGs 분야별 한국 비중과 전세계 비중 버블 차트13)

●   전세계 SDGs 관련 논문은 총 730만여 건이며, 이중 한국은 10만여 건으로 1.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SDGs 분야별 한국 내 비중을 살펴보면, SDGs 7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SDGs 3, SDGs 13의 순서임.

한국 내 상대 비중

전체 SDGs 문헌대비 한국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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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석대상 한국 논문�51,779건�

<그림 8> SDGs 7에 해당하는 논문의 워드 클라우드

<그림 9> 한국의 SDGs 7 논문의 연도별 추이

-  SDGs 분야별 전 세계 논문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SDGs 7, SDGs 13, SDGs 12의 순서로 나타남.

-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SDGs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분야와 SDGs 13(기후변화와 대응)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SDGs 대응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SDGs 7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SDGs 7에 해당하는 한국 논문을 대상14)으로 논문 제목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solar cell, energy 
efficient 키워드가 핵심 주제(빈도수 측면)로 드러남.

-  한국의 SDGs 7 관련 논문의 연도별 공개 추이를 보면, 2002년 285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6,416건의 논문이 발표되어 연평균성장률 17.81%15)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SDGs 7 분야의 한국 논문 24.6%는 국내 공동연구이고, 31.1%는 국제 공동연구 수행 결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이후 국제 공동연구의 비중이 국내 공동연구의 비중을 넘어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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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2년~2021년간의 CAGR

<그림 10> SDGs 7의 단독, 공동연구연도별 추이

<그림 11> SDGs 7 pp5016)및 pp100017)의 연도별 추이

-  공동연구 문헌에서 저자 소속기관의 지리적 거리를 측정하여 시기별 공동연구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50km 
내의 근거리 협력의 비중이 2002년에는 60%를 넘었고 1,000km 이상의 장거리 협력 비중은 20% 이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근거리 협력 비중은 줄어들고 장거리 협력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SDGs 7 분야의 한국 논문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IEEE Access,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Journal of Power Sources, Advanced Energey Materials 등의 저널에 게재되고 있으며 연도
별로 살펴보면, 최근 3개년 내에 IEEE Access에 투고되는 논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그림 12> SDGs 7 분야의 저널 현황(논문수 상위 10개 저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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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Open Access 현황

<그림 14> SDGs 7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의 지역별 분포

16)��pp50�:�한국의 SDGs�7�전체 논문중 공동저자의 소속기관 간의 거리(협력거리)가�50km 이내의 논문 비중(근거리 협력)
17)��pp1000�:�한국의 SDGs�7�전체 논문중 공동저자의 소속기관 간의 거리(협력거리)가�1000km 이상의 논문 비중(장거리 협력)

-  SDGs 7 분야 저널의 오픈 엑세스 게재 현황을 보면, 전체 저널 중 약 21%가 오픈 엑세스(Gold, Hybrid, 
Green, Bronze 포함)임. 

-  논문 저자가 속한 소속기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3.3%로 가장 많고, 대전이 17.5%, 경기가 4.7%로, 상위 
3개 지역의 합이 64.5%가량으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음.

-  소속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가 5,435건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다음으로는 KAIST,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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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DGs 7 분야의 논문수 상위기관
NO 기관명 SDG 7관련 논문 건수
 1 서울대학교 5435
2 KAIST 4462
3 고려대학교 4019
4 한양대학교 3423
5 성균관대학교 3266
6 연세대학교 2981
7 경희대학교 1838
8 포항공과대학교 1835
9 부산대학교 1723
10 UNIST 1523
11 KIST 1516
12 삼성 1440
13 인하대학교 1376
14 영남대학교 1373
15 전북대학교 1341
16 경북대학교 1324
17 전남대학교 1281
18 중앙대학교 1127
19 세종대학교 1087
20 충남대학교 1085
21 동국대학교 1024
22 울산대학교 901
2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76
24 UST 817
25 건국대학교 790
26 광주과학기술원 776
27 ETRI 769

-  2002년부터 2022년까지 SDGs 7에 해당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초록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토픽모델링(LDA)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은 7개의 토픽을 추출하였음.

<표 5>SDGs 7 분야 논문의 Topic 현황(LDA)
Topic 0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0.016 model 0.027 energy 0.017 high 0.029 power 0.033 energy 0.028 energy 0.023 energy
0.015 wind 0.012 biomass 0.013 energy 0.023 propose 0.018 propose 0.015 efficiency 0.015 heat

0.014 electric 0.01 production 0.012 carbon 0.019 voltage 0.015 network 0.013 film 0.013 temperature

0.014 energy 0.008 fuel 0.01 electrode 0.015 current 0.01 power 0.012 solar 0.012 efficiency

0.012 vehicle 0.006 increase 0.009 materials 0.012 high 0.009 scheme 0.011 light 0.01 increase

0.011 power 0.006 renewable 0.009 density 0.011 efficiency 0.008 consumption 0.011 layer 0.01 thermal

0.007 test 0.006 cost 0.008 cycle 0.01 paper 0.008 paper 0.008 electron 0.009 process

0.007 paper 0.006 nuclear 0.008 electrochemical 0.01 switch 0.007 performance 0.007 high 0.009 result

0.007 use 0.005 source 0.008 performance 0.01 circuit 0.007 sensor 0.007 increase 0.008 condition

0.007 field 0.005 process 0.008 surface 0.009 convert 0.007 algorithm 0.007 conversion 0.008 flow

-  다음 그림은 각 토픽의 해당 연도 비중을 시각화한 것으로, Topic 2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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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Topic의 년도별 비중현황

<그림 16> Topic별 연도별 출현빈도 추이

-  각 토픽이 포함된 문헌의 수 측면에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Topic 1과 Topic 2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토픽은 감소추세에 있음.

-  Topic 1의 경우, biomass, renewable, fuel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고 Topic 2의 경우, carbon, 
electrode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 2차 전지, 연료전지 등과 관련된 분야가 두각을 나타냄.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한국의 현주소4.

 SDGs에 대한 한국의 현주소

●   한국의 경우, 최근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SDGs 이행현황 보고서 및 관련목표에 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SDGs 데이터 플랫폼 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의 제작 및 유튜브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은 SDGs 대응에 대하여 아직은 피상적이고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SDGs와 관련된 정책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된다든지, SDGs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이 배정된다든지, SDGs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평가를 진행한다든지, 기업들의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실천적인 활동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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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도 예외가 아닌데, 과학기술 논문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15위에 해당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특정 SDGs에만 집중되어 있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SDGs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볼 때, 이에 대한 각국 활동의 총합은 미래 인류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유럽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방법으로 SDGs 
이행 및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SDGs와 관련된 과학기술문헌 정보의 제공, 분석 틀의 제공, SDGs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성과 지표의 모니터링, 관련 대시보드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며, SDGs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체계와 지원, 이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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