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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서 내용 

서론

Ⅰ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경기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1)’가 스무 살이 되었다. 1998년 9월 4일, 경기도의 시민사회, 행정과 

도의회,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태동한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역

에 확산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

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의된 것으로, “미래의 세대가 그들

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

는 발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 모인 세계 정상들은 지구의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

동지침으로 ‘의제21’(Agenda 21)과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채택하였다. 또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 여성, 농민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명문화해, 한국, 경기

도 그리고 기초 지자체의 정책운영에 시민의 참여와 협치(거버넌스)를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회는 지난 20년간 환경 보전과 녹색 경제 그리고 사회 형평성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의 실험과 경험 사례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 세대의 행복과 안전의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그

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본회가 걸어온 20

년의 경험에서 머무르지 않고 ‘미래가 원하는 우리’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찾아야 할 이유이다.

이 백서는 2007년 본회 10주년 기념백서를 토대로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흐름이 어떻

게 변화되어 왔고 본회 활동을 통해 펼쳐져 왔는지, 또 활동해온 위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연구해 제안 의견을 담았다. 

특히 본회는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채택 이후, 기

후변화와 종 다양성의 위기, 실업과 불평등의 심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는 경

기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을 해왔다. 앞으로 본회는 백서에서 제안하

고 있는 내용을 보다 심화 발전시켜, 경기도 정책과 경기도민의 생활에서 구현되도록 촉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및 실천운동체로서의 사명을 구체화해갈 예정이다. 이 작업

에 함께해 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2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유은옥  김무연  김희겸  문태훈  최순영

1) 1998년 9월 4일 창립당시의 명칭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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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보고서 발간의 배경과 목적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9월 4일 창립 이래로 20년간 경기지역의 민·관 협

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방의제21 확산과 정착을 견인함.

 ● 또한 지난 20년간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을 견인하

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2008)에 기여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창립 이후,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

획인 <푸른경기21>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들을 경기지역의 지방정부, 시민

사회단체, 기업 등 주요 이해그룹들과 함께 추진함.

 ● 2015년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일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

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가 보다 강화되어 재설정함.

 ● 특히,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계와 통합되고, 정치·행정구조 및 법제도 등 거버넌스 전

환 의제가 부각되면서, 개발·인권·민주주의 분야 이해그룹들이 지속가능발전 논의 과정

에 대거 유입되어, 명실공히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를 아우르는 패러다임이자 이행체

계로써 위상이 재정립함.

 ● 또한 우리나라도 2017년 5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는 2017년에 명칭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이

행체계를 고려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2019년 1월 선포하였음.

 ● 2018년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 20주년이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써 첫 발을 내딛는 해로써, 지난 20년 동안의 <지방의제21> 활동을 정리·평가하여, 이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백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난 20

년 동안의 활동을 단순히 취합·정리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

한 파트너들의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흐름 속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성과와 위상을 가늠하여, 향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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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환경영역의 통합 과정

 - 참여체계의 포용성과 개방성의 진전

 -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법제도화 수준

2)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년 활동성과 분석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년 활동성과 분석 틀로써, 2015년 채택된 유엔 SDGs의 5대 

요소(경제, 사회, 환경, 정치제도, 이행수단)와 4대 원칙(포용성, 형평성, 통합성, 사전예방)

을 준용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협치기구이므로, 유엔 SDGs 거버넌스 기본원칙을 기준

으로 활동성과를 점검함.

[유엔 SDGs 거버넌스 기본원칙]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경기의제는 기본적으로 1999년 처음 수립된 이후, 2004년 2차 의제, 2010년 3차 의제 총 

세 시기로 구분됨.

 ● 시기별로 경기의제의 조례 및 정부조직 내 위상을 통한 경기의제의 법적 책임성 정도, 경기

의제 참여주체의 포용성, 개방성, 대표성 정도, 경기의제 주제분야 및 실천사업의 통합성 정

도, 경기의제 이행성과의 정책반영 정도를 통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함.

3)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년 활동 평가(위원회 활동 및 경기의제 전반)

 ● 위원회 활동 평가 : 평가기준, 민·관 협력,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력, 각 위원

회 의제지표 수립과 실천의 적절성 등 위원회 내부 토론 내용 정리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반에 대한 평가 : 민·관 협력 증진, 시·군 지속가능발전협

의회와의 협력,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등 위원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 정리

4)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망과 과제

 ● 20년 활동성과 분석 및 위원들의 20년 활동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경기도지속가능발

전협의회의 민·관 파트너십 기구로써의 정체성 등 전망과 과제 도출

5) 과업 수행 방법

 ● 문헌연구 및 정리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자료집, 의제실천위원회별 사업결과보고서 등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경기의제21 관련 평가 자료 등

2. 작업 기간

 ● 20주년 백서 작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7개월이며, (사)한국지속가

능발전센터에 위탁하여 진행함.

3. 백서 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기도

2) 시간적 범위

 ● 지방의제21 도입기(1998)부터 제3차 경기의제21를 추진한 2018년 말까지 20년을 범위로 

하나, 주요한 분석 범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임

3) 내용적 범위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년 활동 성과 분석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년 활동 평가(위원회 활동 및 경기의제 전반)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망과 과제

4. 백서 내용 

1)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역사적 흐름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운동

 ● 1992년~2018년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발생하게 된 국제정치경제학적 배경과 국제사회에

서 지속가능발전 체제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지속가

능발전 담론과 유엔 등 국제 이행체계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함.

 ● 또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이 도입되어 전개되는 정치적 배경과 위상을 살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거시적 관점에서 점검해, 국제, 국가 차원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현실 좌표를 찾아,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를 위한 정치구조적 

개선 과제를 모색함.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을 기준으로 국제, 국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흐름

을 분석함.



1.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역사적 흐름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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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년 활동 분석

1.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역사적 흐름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운동

 ● 본 장에서는 1992년~2018년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발생하게 된 국제정치경제학적 배경과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체제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을 소개해 국제정치에서 지

속가능발전 담론과 유엔 등 국제이행체계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하고자 함.

 ● 또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이 도입되어 전개되는 정치적 배경과 위상을 살피고자 함.

 ● 이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거시적 관점에서 점검해, 국제, 

국가 차원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현실 좌표를 찾아,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를 위

한 정치구조적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함.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을 기준으로 국제, 국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흐름

을 분석함.

 - 경제·사회·환경영역의 통합 과정

 - 참여체계의 포용성과 개방성의 진전

 -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법제도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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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등 경제가치 우선주의가 여전히 세계를 압도하고 있었고, ‘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환

경’이슈가 선진국 우호적인 무역규제나 주권침해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내용이 누구나 쉽게 명쾌하게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좋은 말들

로 이루어진 이유이자, 여전히 중국을 비롯하여 G77 개도국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적극적으

로 지지하지 않는 배경임.

 ● 1980년 대 이후 미국과 영국이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적극

적으로 도입하고, 세계경제체제가 미국 주도의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국제통화기

금(IMF), OECD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안보체제 역시 1980년대 후반 냉전체제가 붕괴되면

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지역별 동맹체제를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안보와 국제경제 

영역에서의 유엔의 리더십은 축소되기 시작함.

 ● 1980~1990년대 전 세계적인 경제호황이라는 정치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유엔은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채택을 통해, 정

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서 도덕적 명분으로 호소하기 적당한 빈곤, 여성, 아동, 물, 교육, 

보건 등 8개 사회개발분야에 초점을 맞춰,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력 틀을 마련하는 등 현실

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제21」을 보완하고 유엔의 역할을 다시 각인시키면서 현실

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선택함.

 

 ● 2000년대에 유엔은 의제21, MDGs, 인권협약, 환경협약 등 국제합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등 프로젝트 중심의 활

동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국제정치의 의제를 주도하기보다 프로젝트를 기

획하고 수행하는 역할로 만족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듣는 등 전반적으로 유엔의 정치경제영

역에서의 리더십이 약화됨.

 ● 2000년대 들어 선진국들이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

정위기가 발생하자 새로운 방식의 성장 비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유엔은 그러한 세계 정

치경제상황을 반영하여,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일명 ‘리우+20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제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써 다시 부각시키면서, 구체적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

로의 전환을 주창함.

1) 국제정치경제 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위치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유엔의 세계환경개발(특별)위원회(일명 브룬

트란트위원회)가 1987년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유엔차원에서 인구, 자원, 환경, 개발의 상호연관관계를 인정하고,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장기적인 실천과 협력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

 ● 환경문제가 정치경제 이슈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1962년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1972년 

「성장의 한계」(로마클럽) 등을 통한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 인식의 확산이 주효했음.

 ● 유엔차원에서 ‘환경’을 언급한 것은 환경문제가 다자협력주의에 기반한 국제정치경제이슈로 

유의미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순항하던 국제적인 평화협력 

분위기가 1970년대 들어 선진국-개도국간 격차 심화, 스태그플래이션, 자원수급 변동으로 

보호무역 경향이 나타나면서 다자협력이 위기를 맞은 상황과 연동됨.

 ● 세계평화를 위해 다자협력주의와 자유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유엔 입장에서 지구온난화, 오

존층 감소, 자원고갈 등 ‘환경’문제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위기로 인한 고립주의, 보호주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우리 공동의 미래」의 서문에서

도 나타남.

 ● 1972년 유엔 최초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가 60년대 전 세계 환경운동의 영향을 반영하여 국제정치의 장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 유엔환경계획(UNEP)를 창설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일명 ‘지구정상회의’또는 ‘리우회의’)는 

유엔이 다자협력주의를 존속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이슈를 국제정치의제로 부각시키

는 장이었다는 국제정치학적 의미가 있음. 

 ● 유엔의 이러한 노력으로, 1992년 리우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을 통합한 정치경제발전 비전으

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제21」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같

은 해에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는 등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각종 유엔

인권협약과 더불어 환경협약들이 유엔의 주요 활동영역이자 존재이유가 됨.

 ●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환경’은 정치경제의 이슈로써 편입되지 못하고 하나의 사

업영역으로써 주변이슈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위한 시장 확대(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도국의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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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정치경제 장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위치

 ● 우리나라에 ‘지속가능발전’이 소개된 데에는 1980년 대 말~1990년 대 초반 성장하기 시작

한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영향이 상당히 큼.

 ● 1992년 리우회의와 1996년 유엔 해비타트2 회의에 환경, 여성, 빈민/주거운동 그룹이 함

께 참석한 후, 경제·사회·환경 통합 가치를 제시하고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

한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을 새로운 사회변혁운동 비전으로써 국내에 소개했는데, 특히, 

1995년 사상 첫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지역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입함.

 ● 이후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운동은 주로 지역의 환경운동그룹과 자치운동그룹을 중

심으로 발전되었는데, 지속가능발전의 ‘환경’과 ‘협치’개념이 지역 시민사회운동세력에게 주

효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95년 「부산의제21」을 시작으로 1990년 대 후반~2000년대 초

반까지 ‘지방의제21’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200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약 

90%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하는 성과를 달성함.

 ●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

사회·환경 통합적인 정책수립과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진작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

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8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승격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국가발전 방향으로써 법제도화 함.

 ●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으로 두면서 국무총리실 소관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강

등됨.

 ● 2000년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이 도입된 이후로 각 정권마다 ‘지속가능발전’

을 국제적인 통념과 다르게 적용하는데, 김대중 정부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국

가경제정책 기조로 신자유주의·세계화 경제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신자

유주의·세계화 바람에서 사회복지와 환경 등 문제를 경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 제어 

장치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도입함.

 ●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핵심 역할로 갈등해결 조정 기능을 강조

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 및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을 국정 우선가치로 설정했

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호 개념으로 국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치적, 정

책적 접근이 협소해지는 경향을 나타냄.

<유엔차원의 ‘환경’과 ‘경제’, ‘사회’, ‘구조’이슈의 통합 과정>

1972

유엔 인간환경회의

Human Environment ▶

1992

유엔 환경개발회의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2012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 경제·사회·환경 경제·사회·환경·정치

 ● 2015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는 등 유엔의 정치적 리더십이 다

시 회복되는 듯해 보였으나, 현재 세계 정치경제를 좌지우지하는 2대 파워인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브렉시

트, 미국 우선주의, 중국의 일대일로 등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고립주의, 보호주의, 지역주

의 경향으로 유엔 무용론 등 유엔의 다자협력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은 상황임.

 ● 2015년 SDGs 채택 이후, 3년 동안 자발적으로 SDGs 이행 보고서를 내는 국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한 노력보다는 단편적인 정책 성

과홍보 중심의 형식적인 내용이 많아, SDGs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음.

 ● 한편, SDGs는 경제·사회·환경 분야 외에 ‘정치구조 및 제도’분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Engagement Mechanism)’를 구축하여, 국제정치영역에 ‘시민사회’, ‘기업’, ‘지방정부’등 국

가 이외의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의 공식 데뷔시키면서, 새로운 다자협력의 장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 그동안 시민사회는 유엔 정부간 회의에서 방청에만 머물렀었으나, SDGs 이후 발언권을 

얻었으며, 시민사회의 입장문서와 보고서가 유엔의 공식 자료로 게재되는 등 참여공간이 

확대됨.

 ● 다자협력에 대한 국가 행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유엔이 새롭게 끌어들인 

행위자들이 SDGs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정치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특히, 시

민사회가 아래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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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지난 10년 동안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운동이 정책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주제 분야

별로 흩어지면서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접근을 주창하고 정책 틀을 제안하는 사회적 요

구가 미약한 상황인데다, 공교롭게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유엔의 SDGs가 힘을 받고 있지 못해, 외부적 영향이 미미한 것도 요인임.

 ● 사회변혁 기제로써 SDGs의 성공 여부는 현 정권이 마침내 현재 직면한 각종 경제·사회·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거나,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지속가능발전 운동을 견인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 결성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다양한 주제운동그룹간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역량을 강

화하는 한편,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SDGs’수립과정에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체계’를 

제안하는 등 새롭게 변화된 SDGs 내용과 포용적인 참여 거버넌스체계를 국내에 적극 소개

하고 있음.

 ●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별로 지방의제21 운동그룹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지방의제21’을 ‘지

방 SDGs’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부서가 아닌 기획총괄부서

로 담당부서를 옮기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는 등 과거에 

비해 진일보하고 있는 상황.

 ● 다만, 시정이나 도정에 SDGs 4대 원칙(포용성, 사전예방, 형평성, 통합성)을 반드시 반영하

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정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의제를 발굴·

실천·평가하는 공론화 장을 공식화하여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대표성, 책임성, 체계성

이 강화된 참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정치흐름과 비교할 때, 1992년 리우회의 이후부터 2002년까지 급

성장한 후, 2000년대 국제흐름과 유사하게 서서히 정치적 관심과 활동성이 축소되어가다, 

2012년 리우+20회의를 기점으로 국제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은 경제·사회·정치구조 

분야를 아우르며 전 세계의 정치적 관심을 다시 끌면서 보다 통합적인 방향으로 반등한 반

면, 국내의 경우, 환경 중심의 주변 이슈로 계속 퇴보해 옴. 

 ●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비우호적인 노동·시민사회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시민

사회는 정부와 적대관계에 놓이면서, 협치를 기조로 한 지속가능발전 운동을 추진하기 어려

운 상황이 됨.

 ● 이러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치적 흐름은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속가능발전이 정치적으로나 법제도적으로 환경영역에 머무르게 되면서 지방정

부의 ‘지방의제21’이 경제·사회·환경 이슈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아우르지 못하고 환경이

슈 중심으로 편성되고, 민관 협치 운동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음.

 ●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거의 10년 동안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이나 시민운동

은 거의 맥이 끊겼고, 지방차원에서만 근근히 버텼는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지가 있는 

곳이나 지역사회조직으로 이미 정착되어 관습적으로 ‘지방의제21’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환경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됨.

 ● 1990년 중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시민사회운동의 성장과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운동이 지역이나 국가차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었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와 형평

성 가치가 크게 후퇴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퇴보 또는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과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더불어민주

당이 여당이 된 후 시민참여, 민관협치를 국정 기조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국정과제

로 설정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흐름이 소생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확보됨.

 ● 그러나 빈부격차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고령화, 저출산, 경제성장의 한계, 미세먼지 등 

발등에 떨어진 경제·사회·환경 문제들을 두고 정부는 각 주제별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

속의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총괄하는 가치체계이자 기구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이는 첫째, 노무현 정부 당시 지속가능발전을 새로운 경제·사회·환경 통합 발전 패러다

임보다는 환경을 중심으로 한 갈등조정해결 기능에 방점을 찍었던 현 정권의 경험과 둘째, 

2010년대 이후 변화된 ‘지속가능발전’국제논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탓인데, 이는 2017년 

국회에서 상정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이 2008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내용을 

수정·보완없이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점에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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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여러 환경이슈 중 ‘물’관련 의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에는 1991년 낙동강 페놀오

염사건으로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강·하천·댐 수질오염 및 관리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각 도시마다 하천살리기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90년대 지역환경운동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결과적으로 「푸른경기21」 1차 의제는 환경의제에 편중된 탓에 1999년~2003년까지 환경분

야 민관협치기구로써만 역할하는 구조적인 내적 한계를 가짐.

 ● 이는 ‘경제회생, 규제혁파, 도정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등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에 방

점을 둔 민선2기 임창렬 경기도지사의 도정 방향과 연계되지 못해, 적극적인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한계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푸른경기21」

을 ‘환경’이슈로만 인식하게 하는 왜곡된 결과를 낳음.

「푸른경기21」 제2차 의제(2004~2009)의 특징 및 정치·사회적 한계

 ● 2004년 발표된 2차 의제는 ‘산림녹지, 습지, 수질하천, 폐기물(쓰레기 감축), 도시계획, 주

민자치, 성평등, 보육, 농업(도농연계, 친환경 농업), 지속가능생산소비(녹색구매), 에너지

(자연에너지), 사회복지, 문화(시민문화예술)’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다루는 의제분

야가 1차 의제에 비해 주제나 참여주체 측면에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남.

 ● 환경의제도 ‘물’위주에서 생산소비, 에너지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계획 및 주민자치 등 

참여 거버넌스 분야, 성평등 분야, 문화예술분야가 추가되어, ‘사회’분야 의제가 보강되는 

등 환경의제는 발전적으로 진전을 이루는 한편, 자치운동, 여성운동, 문화예술운동 그룹의 

참여로 참여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진일보가 이루어짐. 

 ● 한편, 「푸른경기21」 2차 의제가 추진되는 시기는 민선3기 손학규,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했던 시기로, 이 시기의 경기도정은 남북교류협력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써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기반 조성(규제완화, 산업단지유치,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주력함.

 ● 또한, 민선3기 손학규 도지사의 경우 환경과 교육·문화에,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의 경우 

돌봄복지 등 여성 및 아동복지 강화에 힘을 기울여, 「푸른경기21」 2차 의제와 어느 정도 연

계되었기에, 「푸른경기21」 2차 의제는 지속가능발전 민관협치가 발전하는데 우호적인 정치

적 환경이 조성됨.

 ● 그러나 「푸른경기21」 2차 의제에 경기도정의 핵심인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개발이 환경 친화

적이고 사회적으로 형평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의제가 부재해 결과적으로 

3) 경기도 도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의 위치

 ● 1995년 지자체장 직접선거라는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부산(1995)을 시작으로 안산

(1996), 수원(1997), 광명(1999), 성남(1999) 등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수립과 이를 추진하는 민관협치기구 설치가 유행처럼 확산됨.

 ● 경기도 지역의 시민사회는 기초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운동 역량을 바탕으로, 민선2기 임창렬

도지사 시기에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과 사회분야에 관한 도정과제와 함께 민관

협치를 제시하여, 1999년 「푸른경기21」 의제를 발표하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설치함.

「푸른경기21」 제1차 의제(1999~2003)의 특징 및 정치·사회적 한계

 ● 처음 작성된  「푸른경기21」의 주요 의제는 ‘대기·에너지(생태교통), 폐기물(쓰레기감축), 

시화호와 해양생태계(수질개선), 하천과 습지(수질개선), 비무장지대와 광릉숲(생태공간), 

팔당상수원과 유기농업(수질개선), 생태도시(물절약, 주거환경), 사회복지(청소년)’으로, 크

게 수질개선 및 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자연생태 보전·보호 분야, 생태교통, 쓰레기감축, 물 

절약 등 친환경적인 도시생활패턴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환경분야, 그리고 청소년관련 사회

복지분야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는 등 주로 ‘환경’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물’관련 

의제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임.

 ● 「푸른경기21」의 1차 의제가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골고루 반영하지 못하고, 환경분야로 

편중된 데에는,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주로 환경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전파하

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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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지속가능발전법 및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속가능발

전협의회의 법적 위상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업무

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민간단체에 불과함.

<경기도정 주요 정책흐름과 경기의제 주요 의제 흐름 현황>

 ● 2018년 6월 지방선거 결과,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도지사가 새롭게 취임하고, 경

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7년 부터 2015년 유엔 SDGs 채택 등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논의동향을 반영해 ‘경기SDGs’를 작성해 옴.

 ● 1999년 처음 수립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경기의제는 지역 내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거나 경기도정에 주류화하기 위한 정치적·법제도적 접근이 미흡해 환경영역 내 시

민사회단체 활동 중심의 참여공간 역할을 하는데 그치기는 했으나, 최소한 환경분야 민관협

치 역량을 증대시켜왔다는 점에서 환경정치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과 

2016~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드러난 ‘공정사회’, ‘경제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사

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경기SDGs가 경기도의 경제·사회·환경적 필요성에 기반해 주제분

야의 다양성과 참여주체의 포용성을 담보하고, 경기도의 경제·사회·환경정책을 아우르는 

공식적인 공론화와 협치의 도구이자 플랫폼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가가 경기도내 지속가능

발전을 주류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함.

경기도정 전반적인 흐름 중 일부 환경, 사회, 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위상에 머무름.

「푸른경기21」 제3차 의제(2010~현재)의 특징 및 정치·사회적 한계

 ● 2010년 발표된 제3차 의제는 생물다양성(산림녹지, 습지, 수질하천), 기후변화(폐기물, 에

너지, 소비생산), 녹색사회(도시농업,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마을의제(도시계획, 주민자

치, 문화), 삶의 질(미래세대, 성평등, 사회복지) 등 다루는 주제분야에 측면에서는 2차 의

제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의제를 실천하는 구조를 보다 a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평가체계를 

본격 도입했다는 특징이 있음. 

 ● 특히, 시·군 지방의제의 참여와 네트워크에 주력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참여 구조를 강화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것에 초점을 둠.

 ● 제3차 의제는 민선 5기 김문수 도지사와 민선 6기 남경필 도지사 재임 시기에 추진되었는

데, 특히, 민선 6기 남경필 도지사 재임 시기에는 복지차원의 마을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가 제3차 의제와 어느 정도 연계되면서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

 ● 그러나 「푸른경기21」이 사회·경제 분야로의 확장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정치적 환경

이 조성되었음에도 여전히 ‘환경’중심 민관협치기구라는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

았음.

 ● 이는 우선, 경기도 내 「푸른경기21」 담당부서가 여전히 환경국에 머물러 있고, 3차 의제의 

주요 실천주체들이 주로 시·군의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제와 사회

분야 핵심 이해관계자인 기업,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이주민 등의 참여는 저조했던 

데에 있음.

 ● 오히려 ‘사회복지’, ‘주민참여’, ‘사회적 경제’의 경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의지로 ‘따복공동

체’라는 별도의 통합 민관 협치체계가 제도화되면서, 이 의제 분야의 「푸른경기21」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이 약화됨.

 ●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시·군의제추진기구들과의 조직적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경기

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내부 조직기반은 강화되었으나, 다루는 주제분야나 참여주체의 다

양성은 답보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경기도 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경제·사

회·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심의·권고하는 민관협치기구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갖

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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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가·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참여체계 특성>

 ● 지속가능발전 의제 수립과 이행을 위한 논의 장의 개방성과 참여주체의 포용성을 기준으로 

참여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엔의 경우 처음에는 국가와 전문가 중심으로 의제 수립이 

이루어졌다가 2012년 이후 9개 주요그룹2)과 함께 장애인, 이주민, 자원봉사자, 교육계 등 

참여 주체를 보다 확대하여 포용성이 증진됨.

 ● 또한, 그동안 국가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만 발언이 허용되었던 유엔 정부간 회의에서 다양

한 주체그룹들에게도 발언기회가 주어지고 주요그룹들의 입장문서가 유엔의 공식자료로 게

재되는 등 참여 공간이 개방적으로 큰 진전을 이룸.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중심의 참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한 채, 그나마 2010년 이후에는 환경부 소관의 자문위원회로 기능이 축소되면서, 참여

주체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참여주체의 포용성이나 참여공간의 개방성 정도

가 상당히 낮은 상황임.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시 참여주체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개방적이거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국제차원의 포용성 기준을 볼 때, 주요 9개 그룹도 충족하지 못해 참여공간의 개

방성과 포용성이 낮은 편임.

4) 종합정리

 ● 지난 20년 동안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발자취를 국제, 국가차원의 동향 속에서 영역

적 범주, 참여체계 특성, 법제도화 정도를 기준으로 좌표를 짚어보면 다음 그림들과 같음.

<국제·국가·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담론의 시기별 특성>

 ● 국제, 국가,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담론의 시기별 특성을 채택된 의제와 법제도

를 통해 살펴보면, 국제차원에서는 1992년 처음 제기했을 당시에는 ‘환경’관점이 강조되었

으나 2010년 이후 ‘경제’와 ‘사회’적 관점이 강화됨.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해결 기능이 강화

되면서 사회적 접근이 이루어졌다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

발전의 환경적 특성이 더욱 강화되는 반대 상황이 연출됨. 

 ● 경기도의 경우, 환경에서 출발해 사회이슈 영역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환

경을 중심으로 한 의제 편성으로 환경적 특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2) 여성, 아동 및 청소년, NGOs, 농민, 노동자 및 노조, 기업 및 산업계, 지방정부, 과학기술계, 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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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년 활동 분석 

1) 1999-2008(창립 이후 10년)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창립 이후 10년의 활동을 크게 4개 시기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1998년 후반기 ~ 2000년의 경우에는 경기도 단위의 의제를 수립

 - 2001년 ~ 2003년은 작성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관심의 영역도 

환경을 넘어서려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 그러한 실천을 모색하는 단계

 - 2004년 ~ 2006년은 ‘푸른경기21’재작성의 과정을 통해 기존보다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다

룬 ‘경기의제21’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제실천사업 등에 집중하기 위한 내용과 기

반을 새롭게 준비한 시기

 - 2007년 ~ 2008년은 실천협의회 조직체계 변화를 통해 의제실천사업을 고유한 일상 사업

으로 추진하고 시·군의제와의 긴밀한 관계도 활성화 되는 등의 본격적인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보임.

■ 10주년에서 제안한 향후 10년의 전망과 과제

(1)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실천 프로그램 강화

 ●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상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중 하나로서,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한 자립기반 구축

 ●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한 수입의존율이 97%로, 자립율이 매우 낮은 상태.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세계 1위, 석유소비는 세계 6위, 석유수입은 세계 

4위. 그만큼 고유가와 석유정점의 위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발전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기를 

맞을 전망

 ● 따라서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에너지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민 실천 프로그램

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기획·진행할 필요가 있음

(3) 식량위기 시대에 대비한 자립기반 구축

 ●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25% 수준인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

어 식량 위기에 따른 충격이 갈수록 커질 전망. 그동안 주식(主食)인 쌀을 100% 자급하고 

있어 식량 위기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2014년 이후부터 무관세로 쌀이 들어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전망 

<국제·국가·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법제도화 정도>

 ●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의 행정 이행력을 담보하고 있는가를 기

준으로 법제도화 정도를 살펴보면, 1992년 채택된 「의제21」의 경우,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경제·사회 협력사안 관련 상임의사결정기구) 산하에 ECOSOC 이사국 중 일부

가 참여하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 유엔 기구 내에서 UNCSD의 조직적 위상이 낮아 정치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인식해, 

2012년 ECOSOC이 직접 관할하는 구조로 전환하면서 유엔 차원의 행정 이행력이 보다 강

화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가 2008년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법적 위상이 강화됨. 

 ● 그러나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면서 환

경부 소관의 자문위원회 조직으로 강등되는 등 행정 이행력이 약화됨.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푸른경기21」 추진

기구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는 구축하였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경기도 환경국 소관의 지속

가능발전 사업 수행기관에 불과한 수준임.

 ● 즉,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한 「푸른경기21」을 행정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거

나, 경기도 환경정책에 관련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제도화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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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차원의 실천프로그램 개발 필요

 - 도시 소비자들의 생활양식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전개

 - 마을만들기와 연계된 도시 농업의 활성화

(4)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및 소비 활동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안전한 먹을거리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함으

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2011년 9월 남양주 지역에서 개최될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차원

의 관심과 참여 필요. 세계유기농대회를 맞아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과 교육 및 홍보 방안에 대한 준비

(5)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구상

 ●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능동적

인 지속가능발전 구상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존 및 이용 전략

 - 북한지역 녹화를 위한 지원활동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활동

 - 수자원의 공동관리

 ●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간 역할 체계를 넘어선 민간 차원의 교류 및 협력 확

대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 과정에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

일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함

(6) 지역 복지를 통한 돌봄사회 실현

 ● 고령화 사회의 등장 등으로 지역복지 프로그램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실천활동과의 연

계 중요성이 높아짐

 ●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실천 영역과 적극적으

로 결합시켜 내려는 노력이 필요

(7) 경제위기의 충격을 흡수할 대안 경제 영역 개발

 ● 금융위기와 서민경제의 붕괴로 지속가능한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구조적 실업

으로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확대·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지속가능한 삶과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대안들을 실험

할 필요가 있음 

 -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살리기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역화폐, 대안금융(마이크로 크레딧), 생활협동조합운동, 품앗이 등을 통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

 ● 경제적 대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기업(중소공인, 

자영업 포함)들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실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8) 활동에 있어서 지구적 책임성 강화

 ● 지방의제21의 등장배경에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생태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푸른

경기21실천협의회> 활동도 향후 국내 차원을 넘어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

고 책임있게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회적 교류를 넘어선 

지속적인 연대와 네트워킹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

문제제기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정립 방안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강화 방안

지속가능성한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증대

경제/사회/환경 영역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지속가능한 전략 모색 필요

거버넌스 체계 강화 필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제기

자치적 역할 재정립 방향

행정지원/제도적 기반조성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다양한 주체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  기초의제 특성 고려한 협력사업 및 의제별 네트워크 발굴/  

지원강화, 전담 실무인력 배치

•의제실천사업내실화  기초의제21과의 내용적 연계 강화 포함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 마련

•포괄적 네트워크 체계로 확대

•사무처 인력보강 및 예산 확대

•도지사를 공동대표로

•의전 전담 공무원 배치 전담 부서 설치

역할분담 필요

상호보완적 분리형

•기본적략 및 이행계획에 주도적 참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실천 프로그램 강화

•식량위기 대비한 자립기반 구축프로그램 개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소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에너지 자립기반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복지 영역 실천 프로그램 강화

•대안경제영역 개발 및 실험

• 지구적 책임성 강화 및 국제교류확대foodmile, 탄소발자국,  

노동문제, 다문화 가정문제, 공동무역 등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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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2018(창립 10년부터 20년까지)

가. 분석방법

(1) 분석틀에 대한 설명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난 20년 활동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임. 연대

순이나 의제작성 및 의제실천 기간 등 특정 기준을 정하여 분석할 경우, 민관협력기구라는 

기구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지난 20년의 역동성을 담아내지 못함.

 ● 민관협력기구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난 20년 활동을 분석함.

 ● 조사방식의 한계 

 ● 문헌조사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특성상, 분석자료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연구진이 확보한 자료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간 한 자료 중 일부임. 이후 활동

내용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각 년도 총회자료집과 위원회별 사업결과보고서 등

을 토대로 분석함. 

(2) 거버넌스 정의

 ● 일반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란, 정부든, 시장(market)이든, 사회망(network)이든 

사회 시스템을 통치하는 모든 과정으로써, 사회규범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시행하거

나, 재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한 주체들이 상호 작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정

치적 과정을 의미함(Hufty 2011; Bevir 2013).

 ● 거버넌스는 다음 3가지 기본 구성요소로 구성됨(Hufty 2011).

1. 구조(Structure) : 의사결정기구, 자문기구, 사업실행기구,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기구, 독립적

인 재정 감사기구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와 그 역할과 기능, 절차 등 권한과 책임

을 명시한 법제도 등.

2. 구성원(People) : 거버넌스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3. 정보(Information) :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제때의, 충분한, 정기적인 정보의 제공.

 ● SDGs 16번과 17번은 ‘평화, 정의, 제도’와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

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무

성있는 포용적인 제도구축’과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

활성화’를 제시함. 경제,사회, 환경영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으로 

평화로운 사회와 법치 그리고 효과적이고 책무성있는 정치제도를 확립해야 하며, 국제정치

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헌신과 이행을 구련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

력과 파트너쉽이 필요함. 유엔의 지속가능한 담론에서는 이를 ‘굿 거버넌스’라고 함. (김의

영 2016)

 ● ‘굿 거버넌스’는 평화로운 사회와 법치,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치제도를 확립하고, 다

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한 개념으로써, 8가지 기본요소로 구성

(UNESCAP 2009).

1. 참여성 :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

2. 책임성 :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 및 공공에 대한 책임감

3. 합의지향성 : 협의를 통한 이해관계자 중재 및 전체 구성원에 이익이 되는 합의점 도출

4. 호응성 : 구성원의 요구 및 의사결정에 대한 적시 응답

5. 법규정 준수 :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독립적인 사법제도 마련

6. 투명성 : 투명한 규칙과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및 관련 정보 공유

7. 형평성 및 포용성 : 공정한 의사결정 및 사회적 취약그룹 배려

8. 효과성 및 효율성 :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자원 활용 및 효율적 의사결정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기본원칙과 방향

 ● 2015년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는 

굿 거버넌스 개념에 ‘대표성(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대표자의 선출)’을 추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원칙을 제시함. 

[유엔 SDGs 거버넌스 기본원칙]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들 간 일관성 및 통합성

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간, 공공기관-기업 및 시

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유엔 SDGs 거버넌스 추진방향]

정책 일관성 정책 통합성 민·관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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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거버넌스 관련 세부목표(targets) 현황

<의사결정체계>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수수 근절

16.6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7 포용적이고, 반응적이고,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정보>

16.10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성 및 기본적 자유 보호

<정책 일관성>

17.1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강화

<민·관 파트너십>

17.16   지식, 기술, 재원 공유를 통하여 각 국가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7 경험축적 및 전략공유를 통하여 효과적인 공공, 공공-기업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통계 및 데이터>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 이주상태, 장애

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분석 기준 

 ● 첫 번째, ‘거버넌스의 구성요소’기준으로 ‘유엔 SDGs 거버넌스 기본원칙’을 반영한 분석

 -   ‘거버넌스 구성요소’와 ‘유엔 SDGs 거버넌스 기본원칙’은 민관협력기구로서 <경기도지속가

능발전협의회>구성과 활동내용이 거버넌스 기구로서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 위상

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임. 특히 ‘유엔 SDGs 거버넌스 추진방향’은 향후 과제와 연관

되어 있음. 

 ● 두 번째, ‘경기의제21’실천활동을 기준으로 분석

 -   ‘경기의제21’실천활동을 분석기준으로 정한 것은, 의제를 작성하고 실천하면서 경기도의 지

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또한, ‘경기의제21’을 평가하고 다음 

시기 의제를 작성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의제의 포괄성과 다양성, 실천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 다만, 1차 ‘경기의제21’에 대한 세부자료와 창립 후 2008년까지 활동보고서에 대한 직접 확

인이 불가능하여 ‘푸른경기21, 10주년 보고서’내용을 준용하고자 했으나, 최종 자료가 아니

기에 분석에서 제외함. 이후 활동내용은 <푸른경기21협의회>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한 각 년도 총회자료집,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행한 2017년-2018년 지속

가능발전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함. 

[표_1] ‘경기의제21’활동

1998

제1차 경기의제21

(1999-2003) 

제2차 경기의제21

(2005-2009)

제3차 경기의제21

(2011-2018) 

1999 2000-2003 2004-2005 2005-2009 2010-2011 2011-2018

창립

8개분야

21개 의제

확정발표

4개

분과위원회별 실

천사업

13개 

경기의제21 

재작성

13개 

의제실천위원회 

실천사업 

2차 경기의제21 

최종평가 및 재작

성

5개 핵심의제, 3

개 특별의제 실천

사업 

*출처 : 경기의제21 실천사업 총괄평가 보고서(2009.12) 재구성 

 ● 세 번째, ‘푸른경기21, 10주년 보고서’가 제시한 향후방향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활동을 살

펴봄.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신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지난 2008년에 발행한 

‘푸른경기21, 10주년 보고서’는 앞선 10년 활동을 평가하면서 향후 10년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함. 이에 대한 반영정도를 살펴봄. 

[표_2] 향후 10년 활동에 대한 제언

기본원칙 주요 내용 

① 참여성

-   소수 시민사회단체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개선 노

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행정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시·군의제를 비롯한 사업 추진의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실전의 기반을 확

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 확대와 실천역량 강화

② 책임성

-   경기도 행정 전반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협의회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경

기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 필요.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에 대한 제안과 실천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워크숍 프

로그램에 공무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의제별로 유관 행정부서 담당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함. 

-   설립목적과 의제 작성, 조직개편을 통해 추구했던 방향들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으로 자료DB화, 파트너십 강화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네

트웤의 중심으로서 역할 

③ 합의지향성

-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결합하고, 시민-기업-행정의 다

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중장기적인 전망아래 단기적 실천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함.

-   사무처 인력보강 및 예산 확대 

④ 호응성

-   시·군의제의 실천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   시·군의제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개발과 시·군의제간 실천의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네트워킹 지원

-   의전 전담 공무원 배치 전담 부서 설치

-   의제 실천사업 내실화 

–시·군의제21과의 내용적 연계 강화 포함 

⑤ 법규정 준수

⑥ 투명성 -   온라인 소통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실천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의 역할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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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주요 내용 

⑦   형평성 및 

포용성

-   도의회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   포괄적 네트워크 체계로 확대

⑧   효과성 및 

효율성

-   참여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실천사업들이 의제별로 개별 사업들에 활동이 분산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종합

적인 비전과 전망속에서 서로 입체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활동전반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 마련 

⑨ 대표성

* 새로운 의제 제안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실천프로그램 강화, 에너지와 식량 위기 시대에 대비한 자립기반 구축,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및 

소비활동 참여 프로그램 개발,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구상, 지역복지를 통한 돌봄사회 실현, 경제위기를 흡

수할 대안 경제 영역 개발, 지구적 책임성 강화, 지속적인 국제연대

나. 분석내용 

(1) ‘거버넌스 기본요소’에 근거한 분석 

 ●   ‘거버넌스 기본요소’를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지속가능발

전협의회>사무처의 위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하고자 함. 

거버넌스 기본요소 분석대상 

구조

법적 위상 

의사결정체계

고유목적사업 실행 정도

수입 결산의 변화 

구성원

구성원 변화 추이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정도

시·군의제와의 관계 

협력단체 변화추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제 확산정도 

사무처 구성 

정보

정기총회 자료집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 여부

활동성과를 알리는 노력 정도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 각 제목 아래에 위치한 표는 [유엔 SDGs 거버넌스 기본원칙] 중 관련 원칙을 표기한 것임. 

(1)-1. ‘구조(Structure)’의 측면에서

 ● 의사결정기구, 자문기구, 사업실행기구,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기구, 독립적인 재

정 감사기구 등 정책과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 및 그 역할과 기능, 절차 등 권

한과 책임을 명시한 법 제도 등 그 유무와 적절성에 대해 분석함. 

① 법적 위상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관된 법·제도는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법률 제

13532호)’,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임. 

 - ‘지속가능발전법’은 이번 분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음. 

명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조례 제5539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조례 제5805호)

제정

시기
2013.11. 6 2018. 1.11 (일부개정) 

목적

(제1조) 

-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 세대와 미래세

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요

내용

-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민간단체·

기업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   경기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 공표하여

야 한다.(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6조)

-   지속가능성 지표 작성과 평가, 보고서, 지속가능

성보고서 등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제7조)

-   그 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에너지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부칙 제2조)

-   경기도지사는 경기지속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 경비의 지원) 

-   도지사는 도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

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제4조 사무의 위탁)

-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협의회 운영사항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5조 감독)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조례’는 2013년 제정 후 총 두 차례 개정됨. 

 -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기하고 있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는 1999년 10월 25일에 제정된 ‘경기도푸른경기21실

천협의회 지원조례’가 3차례 일부개정 된 결과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2017년 2월 

3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결의한 후 관련 조

례가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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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근거하여 경기도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등의 사업을 <경기도지속가능발

전협의회>사무처가 추진하고 있음.

 ● 두 조례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목적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기도지

속가능발전협의회>와 행정, 도의회 관계 등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조항은 없음. 즉, 기초지속협의 참여를 통해 Bottom-Up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기의

제21’이 경기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미약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민관협력기구로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참여하는 민관이 각자 책임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활동하

도록 해야 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또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에 <경기도지속가능

발전위원회>위상과 역할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명칭이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

면, ‘경기도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문화하

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협력기구의 각 주체인 민간, 행정, 도의회 차원에서 참여해야 하는 최소 참여기준이나 역할

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② 의사결정체계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의사결정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가 위임한 내용으로 

구성된 ‘경기도지속발전위원회 회칙(이하 ‘회칙’)’, ‘회칙’에서 정한 위원회와 사무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운영세칙’을 살펴봄. 

 - 총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된 ‘회칙’은 출범당일인 98년 9월 4일에 제정, 총 11차례 개정되었

으며, 같은 날 제정된 운영세칙은 그동안 12차례 개정됨. 

 ● 아래 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을 기준으로 관련 운영세칙을 살펴본 것임. 이

를 통해 의사결정체계 및 경기도와 <경기도지속발전위원회>의 관계,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

에 대해 분석함.

[표_3]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에 따른 운영세칙 비교 

제1장 [총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 비고 

제1조 (명칭)

본 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정신과 지속

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취지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의제21을 작성·실천해 나가는 기구

로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의회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

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기업체·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아래 작성한 경기도 지

방의제21인 ‘경기의제21’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

이하 ‘회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개정) 

이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

원장이 제·개정한다.

제3조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의제21’의 실천을 위해 경기도 정책 전반에 

관해 조사·연구, 교육·홍보사업 추진한다. 

2.   ‘경기의제21’을 실천함에 있어 주민·기업체·

민간단체·각급 행정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3.   ‘경기의제21’의 실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다. 

4.   ‘경기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한다. 

5.   ‘경기의제21’의 실천과 관련된 경기도의 제반 정

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한다.

6.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이행에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8.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

업을 전개한다.

 ● 20년이 된 조직으로서 회칙과 운영세칙은 잘 구비되어 있음. 반면, 시대적 변화, 구성원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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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성과 조직]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 비고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환경일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종교단체, 공무

원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공동회장이 

위촉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

회원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기준이나 

이를 검증할 내

용이 없음. 

제6조 (총회)

①  총회는 공동회장이 소집하며, 공동회장 중 1인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보고

4. 공동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의 주요업무 처리 

제3조 (총회시기) 

총회는 회칙에 정한 사항에 따라 소집되며, 특히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

가 끝난 매해 1월에 개최토록 한다.

제4조 (회의) 

회칙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의안의 제출)

1. 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로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위원이 서명한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5인 이내의 공동회장과 감사, 운

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공동회장 중 1인 이상은 여

성을 선출하고, 1인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공동회장은 의제의 동반자정신을 살려 각 분야의 

대표로 구성하며, 담당 부지사와 경제단체연합회의 

대표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④ 공동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3조 (대표책임자) 

협의회 공동회장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공동회장 

중 1인을 대표책임자로 정하여 경기도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8조 (고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보전과 지

역발전에 헌신적인 각계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고문

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2인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

가 및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총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 비고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

되, 분야별 위원회 대표 각 1인, 시·군의제협력위원

회 대표 4인,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대표 1인, 국제교

류협력위원회 대표 1인, 도의원 3인, 도 환경국장, 협

의회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운

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며, 격

월단위로 정기회를 개최한다. 또한 필요시 운영위원

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

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한다. 

1. 총회 부의안건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위원회 및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구의 설치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결원된 운영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 

10.  경기도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시·

군의제21 기구의 양성평등 관련 사항

11.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7인 이내의 운영실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실무소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운영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잔임기간이 6개월 이

상일 경우 재선출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운영위원의 해임 및 사임)

1. (해임) 운영위원으로서 회칙 및 운영세칙 위

반, 과실 또는 사고로 본 협의회에 재산상, 명예

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

애, 기타 불성실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

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2/3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2. (사임) 운영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운

영위원회의 의결로 사임을 수락할 수 있다.

3. (보선) 운영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이 때 보선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

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업무진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선을 유보하거나 다음 정

기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사무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

원에게 공람하고 최종본을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홈페이지

에 공개 하도록 한다.

제8조 (회의수당)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에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실무소위원회) 

회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경

기도 환경정책과장,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위

원장, 운영위원회 추천 3인, 사무처장으로 구성

된 운영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당연직 운영위원

이 신임 운영위

원을 위촉하는 

형식. 운영위원 

위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위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해야 

함,



4342 2018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백서 Ⅱ. 20년 활동성과 분석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 비고 

제11조 (분야별 위원회)

① 협의회의 의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

야별 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모니터링, 평가, 정책제안 및 사업을 

수행한다.

③ 위원은 총회원 중 자원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분야별 위원회 역할) 

회칙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

조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실천

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야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회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경기의제21 실천을 위

한 해당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야별 위원회는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

나, 공청회, 사업선정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계

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 분야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선출과 역할) 

1. 분야별 위원회는 해당 분야 위원회 회의를 통

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2. 분야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사안

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야별 위원회

에 기초지속협의 

참여여부에 대

한 규정 없음. 광

역의제인 <경기

도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이 기초

지속협과 어떠한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는지 확인

하기 어려움. 

제12조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① 협의회는 각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교류를 활

성화하기 위해 시·군의제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 의제간 협력과 교류 등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업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협의회 사무처장과 시·군의제 관계자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지속가능성평

가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 

1.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지속가능성평가위원

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실천사업 추진을 위

한 세미나, 공청회, 사업선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이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지속가능성평가위

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는 공동실천사업을 

위하여 시·군의제21로부터 출연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의제사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평가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제사업과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제안을 통해 의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하고, 지원한다.

③ 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총회원 중 공동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지속가능성평

가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역할) 

1.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지속가능성평가위원

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2.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지속가능성평가위원

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사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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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제사업과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원을 위한 해외 사례의 소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

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③ 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 총회원 중 공동회장

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부설기구 설치 및 위탁사업)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지속

가능발전교육센터를 부설기구로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다.

③ 부설기구의 설치 및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운

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

위’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 있

음. 전체 사업 중 

위탁사업의 비중, 

위탁 원칙 등을 

마련해야 함.

제16조 (사무처)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

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공동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시

행

3.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8조 (사무처 직원의 인사규정)

1. 사무처의 임용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

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2. 사무처 직원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

임용 할 수 있다.

제15조 (직무) 사무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 배부, 심의

결과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각 분과위원회간의 업

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서무·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제

작·배포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하다고 권장되는 사항

제16조 (사무처 직제규정)

1. 사무처장 - 사무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2. 직원 - 국장, 부장, 팀장, 간사로 구성한다.

3. 직무대행 - 사무처장 유고시 기획국장이 직

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해촉

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또는 기타 사

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또는 생활권이 타시도 

및 국외로 바뀌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위원의 해촉 조

항만 존재. 위원

의 자격과 공개

적 위촉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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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영]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 비고 

제18조 (의결)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

을 위임할 수 있다.

의결권 위임 방

식, 1인당 위임받

을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한 내용 

없음. 

제19조 (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일 7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의안의 처리와 통보)

① 사무처장은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 사안 중 도의 협조

가 필요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사무처에 통보하고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협의회는 매년 ‘경기도지속가능발전’의 실

천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의록)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개 하여야 한다.

제23조 (협조요청)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

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

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회의의 공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47조 (회의내용의 공표 금지)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 되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48조 (회의내용 누설 금지)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사무처 직원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회칙에서 정한 

필요시 공개해야 

하는 사항에 대

한 근거 필요

운영세칙이 정한 

회의 비공개 사

유 명기 필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 비고 

제24조 (회계연도)

경기도의 예산 및 회계 기준에 따른다.

제25조 (재정)

본 협의회의 재원은 국가 지방정부의 지원

사업비, 위원 회비, 도민·기업체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6조 (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공동회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단. 직책별 전결사

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예산편성)

 1. 사무처는 행정일정을 고려 정기운영위원회의 때까지 

다음년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논의된 

예산편성안을 공동회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편성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편성지침

에 따르며, 예산편성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첨

부2)

제30조 (예산의 변경)

사업계획 중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회계관계 관직 지정) 

1. 협의회 예산은 공동회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

하여 사무처 직원 중 회계 관계 관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회계 관계 관직 직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차상급자가 이를 대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 의결 후 관련 조례 개정 즉시 발효 

된다.

제2조 (운영세칙) 

회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

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의제21의 추

진 정신과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4조 

이 회칙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제정 1998년 9월 

04일)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45조 (서식)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의 위촉장, 운영위원의 위촉

장, 의결 위임장을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시행

한다. 단 의결 위임의 경우 위임표시(이메일, 문자 

메시지 답변 등 증명이 가능한 수단 포함)한 내용

도 위임서식으로 간주한다. 

제49조 (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 집행 시 필요한 세

부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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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없음.

 - 회칙 제7조(임원)는 䃵인 이내의 공동회장과 감사,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공동회장 중 

1인 이상은 여성을 선출하고, 1인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공동회

장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

의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구조는 언급하지 않음. 운영위원회 논의 

외 다양한 의견이 임원회의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임원회의의 역할과 개최시기를 구체적으

로 명시하거나, 공동회장의 직무를 명기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영위원회에 역할에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점검 포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적이 ‘경기도 지방의제21인 ‘경기의제21’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데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조항에 ‘경기의제21’에 대한 점검

을 명시해야 함.

 ● 위원의 자격과 의무, 권리, 탈퇴에 대한 조항 없음.

 - 제17조(위원의 해촉)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에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하고 있음. 위원 위촉을 위한 자격과 의무와 권리, 자진 탈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음.((2)-5. 참고)

 ● 회의록은 필요시 공개 

 - 제22조 (회의록)는 ‘사무처장이 협의회의 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필요시 공개하도록 함. ‘필요시’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으므로, 모든 회의

결과는 공개 하되, 비공개에 해당하는 근거를 정하는 것이 적절함. 이와 관련해서는 (3) 정

보의 측면에서(56P) 분석한 내용을 참조. 

 ●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는 기본적으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음.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이며, 근무시작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연차휴가는 3개월 이상일 경우, 3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6년이상이 되면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 25일을 넘기지 못함.(근로기준법 60조 ④항) 

 - 정기적인 사무처의 날을 통해 교육이나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훈련 비용

을 책정하여 개인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음. 

 - 차별금지를 위해 직원 채용시 성별, 국적, 출신학교, 결혼유무, 가족관계 등과 관련한 차별

을 배제한 채 지방의제21에 대한 인식과 경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음. 

 - 운영세칙에 따르면, 사무처장 채용은 당연직 3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된 인사소위원

회에서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결의 후 대표책임자의 인준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

러나, 인사소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처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안이 없음. 인사소위원회에 사무처 구성원 중 1인이 참여하여, 함께 일 할 

상급자인 사무처장 채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영세칙 제28조 (직원의 복무)에 따르면, 사무처 직원에 대한 면직은 사무처장의 의견을 

통한 공동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음. 최종결정권자는 공동회장이지만, 면직여부는 전적으

로 사무처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임. 사무처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무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위원과 사무처 구성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직 당사자

의 반론권을 보장하도록 운영세칙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사무처 구성원의 승진연한에 대한 내용이 없음. 사무처장의 재량권으로 승진여부가 결정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승진에 필요한 자격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면서 운영세칙에 

승진의 조건을 명기하고, 운영위원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③ 고유목적사업 실행정도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회칙 제2조(목적)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의 참여를 통해 ‘경기도의 쾌적

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

민·기업체·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 아래 작성한 경기도 지방의제

21인 ‘경기의제21’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밝히고 있음. 제3조 

사업에서 ‘경기의제21’실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의제실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

로 위임하고 있음.

 - 구체적인 의제 실행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임. 

 - 다만, 의제작성시기에 의제실천위원회에서 초안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보고의 

형식으로 의결하고 있음. 의제를 (중간)점검하고, 관련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홍보, 이후 

새로운 의제에 반영 하는 등 집행과 평가, 환류체계(위기관리 등)가 명확하지 않음. 의제가 

확장하면서 의제실천사업의 형식과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

하는 단위가 부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목적사업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고, 평가 등이 필요한 시

기에 평가체계에 따라 각 의제별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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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전체를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함. 또한, 상시적인 점검과 위기관리, 홍보 등을 위한 일

상적인 구조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④ 수입 결산의 변화 추이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경기도정에서 민관협의기구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분석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매년 예결산 자료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반

영한 정기총회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연차별 수입과 결산의 적절성은 매년 

회계감사가 검토한 의견이 정기총회 자료집에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언급하지 않음.

 -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것에 비해 <경

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예산은 경기도 환경국 예산으로만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음.  

이는 지방의제21 도입 초창기, 환경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이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임. 일부지역에서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시

도하면서 기획총괄부서로 담당부서를 이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경기도 

차원에서 가시적 활동은 보이지 않음. 

 - 2009년-2018년 총회 자료집 중 수입 결산보고 내용을 살펴봄. 

 

[표_4] 각 년도 수입 결산 현황 1

연도
경기도 전체예산

(천원)ⓐ

환경국 예산

(천원)ⓑ

지속협 보조금  

예산(천원)ⓒ

ⓕ

=ⓑ/ⓐ (%)

ⓖ

=ⓒ/ⓑ(%)

2009 13,019,827,044 635,996,430 947,200 4.8 0.1

2010 13,185,648,842 612,769,379 1,063,000 4.6 0.2

2011 13,803,355,561 548,476,717 843,000 3.9 0.2

2012 15,235,936,984 719,409,198 1,098,000 4.7 0.2

2013 15,567,623,687 679,030,017 973,000 4.3 0.2

2014 15,990,595,058 94,060,219 836,000 0.5 0.1

2015 15,985,197,805 96,906,654 850,000 0.6 0.9

2016 18,961,508,600 115,443,307 1,082,000 0.6 0.9

2017 19,305,804,199 124,381,720 1,022,000 0.6 0.9

[표_5] 각 년도 수입 결산 현황 2

연도
지속협 총 수입

(천원) ⓓ

의제실천사업

(천원) ⓔ

ⓗ

=ⓔ/ⓓ(%)

ⓘ

=ⓒ/ⓓ(%)

ⓙ

=ⓔ/ⓒ (%)

2009 1,060,680 800,000 75.4 89.3 84

2010 1,322,130 800,000 60.5 80.4 75

2011 1,080,080 600,000 55.6 78 71

2012 1,346,940 600,000 44.5 81.5 55

2013 1,287,450 600,000 46.6 75.6 62

2014 975,484 480,000 49.2 85.7 57

2015 956,670 480,000 50.2 88.8 56

2016 1,999,090 600,000 30.0 54.1 55

2017 1,137,983 630,000 55.4 89.8 62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 수입 중 경기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기적으로 

변동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전체 예산 중 환경국 예산(ⓕ)은 점차 감소함. 이는 4대강 사업에 지출한 예산이 줄

어들었기 때문임. 

 - 환경국 예산 중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 수 록 높

아지고 있음. 이는 경기도기후환경네트워크,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경기도 그린캠퍼스 

협의회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환경관련 위탁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임. 

 - 반면, 경기도 보조금 중 의제실천사업 비중(ⓙ)과 금액은 점차 감소, <경기도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총 수입 중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특정시기에 경기도 지원 비중이 낮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국비 보조금 비중이 높아졌기 때

문임. 도비 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2016년의 경우, 국비 보조금 사업인 그린캠퍼스 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임. 국비 보조금 비중이 높아지면 경기도 보조금 비중은 자

연히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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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성원(People)’의 측면에서

 ● 거버넌스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에 대해 분석함.

① 구성원 변화 추이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민관협력기구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특성을 고려하여 민, 관, 의회에서 참여하는 

비중의 변화를 검토함. 

 -   위원 임기는 6기(2009-2010), 7기(2011-2012), 8기(2013-2014), 9기(2015-2016), 10

기(2017-2018)에 한해 살펴봄.

 ● 각 기수별 민관의 참여 비중

 -   전반적으로 민간단체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경기도와 도의회, 특히 도의회에서 참여비

중이 낮음. 

 -   창립 이후부터 지난 20년동안 도의회에서 참여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임 

<그림 1> 각 기수별 민·관·의회 비중의 변화(%) 

 ● 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주체별 비중 : 여성, 장애인, 노인, 농민, 노동자, 학계, 기업 

 -   제6기에 참여한 여성은 117명(41%), 7기는 142명(40%), 8기는 138명(35%), 9기는 133명

(36%), 10기는 137명(42%)으로 집계됨. 

 -   장애인, 노인, 농민, 노동자의 참여 정도는 원데이터 부재로 분석할 수 없지만, 참여단체의 

명칭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참여비중은 적음. 

 -   제6기에 참여한 학계는 16명(5%), 7기는 15명(4%), 8기는 13명(3%), 9기는 11명(3%), 10

기는 11명(3%)으로 집계 

 -   제6기에 참여한 기업인수는 23명(8%), 7기는 9명(3%), 8기는 10명(3%), 9기는 8명(2%), 

10기는 7명(2%)으로 집계 

<그림 2> (민간) 여성, 장애인, 노인, 농민, 노동자, 학계, 기업 비중(%)

 ● 행정·공공기관의 참여 분포 

 -   행정과 공공기관의 참여분포는 <그림3>과 같이 제8기를 기점으로 제9기와 제10기는 제6와 

제7기에 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신 위원의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방향이나 내용, 거버넌스에 대한 행정의 입장 등 다양

한 차원에서 감소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함. 

<그림 3> 공무원, 공공기관 분포(명)

 ● 경기도의회 의원의 참여 정도

 -   경기도의회 의원의 참여정도를 확인하고자 각 기수별로 참여하는 의원 수와 정당을 살펴보

았음. 정당 명칭이 변천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현재 정당 명칭을 기준으로 정리함. 

 -   참여하는 위원 수는 제8기까지 상승하다가 감소하고 있음. 이는 행정과 공공기관의 참여 

위원 수가 감소한 시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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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_5] 경기도의회 의원의 참여 정도

구분
참여

위원(명)

지속협 

전체 위원 중 

비중(%) 

도의회 

의원 중

참여비중(%)

정당별 참여인원(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 외 

제6기 14 8.5 9.9  2 12 -

제7기 15 4 10.6 10  3 2

제8기 19 5 13.4 13  3 3

제9기 13 5 9.1 10  1 2

제10기 13 4 8.5 10  1 2

 -   경기도의회의 위원회 별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를 기준으로 의원 분포를 살펴

봄. 현재 도의회의 위원회 명칭을 기준으로 예전 위원회 명칭을 반영함.

 -   <표6>과 같이 위원회 별 참여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가장 적극

적으로 참여 해 옴. 이는 환경의제와 의정활동의 연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건설

교통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8기부터 참여하지 않음. 제3차 ‘경기의제21’

실천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위원회 별 위원의 불참은 관련 의제의 부재일 수 있으나, 

보다 복합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함. 

 -   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활동을 통해 어떤 상호 작용을 기대하는지 그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표_6] 경기도의회 위원회 별 참여 정도(명) 

구분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기획재정위 1 2 2 2 1

경제과학위 1 - 2 3 2

안전행정위 2 1 2 1 -

문화체육관광위 1 1 2 2 1

농정해양위 1 1 - - 1

보건복지위 1 1 1 2 1

건설교통위 1 3 - - -

도시환경위 5 5 5 2 5

여성가족교육협력위 - - 4 - 2

교육위 1 1 1 1 -

함계 14 15 19 13 13

 ● 각 기수별 참여 주체별 분포 

 -   제6기부터 제10기까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주체를 환경, 경제, 사회, 거

버넌스로 구분하여 그 비중을 살펴봄. 

 -   환경 분야는 자연, 기후, 수자원, 생물 등의 이슈를 다루는 주체를, 경제 분야는 경제정의, 

소비자 관련 이슈 및 기업인을 포함하였으며, 사회분야는 보육, 성평등, 종교, 교육, 공동

체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주체로 구분함. 거버넌스는 자치분권운동 그룹, 시·군의제 소

속위원 및 정보접근성 이슈를 다루는 주체를 포함하였음 (각 사업별로 중복된 단체나 개인

은 1개로 산정함)

 -   <그림4>는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참여 비중이 높으며, 경제영역의 참여비중이 

일관되게 낮다는 것을 보여줌. 

 -   제3차 ‘경기의제21’8개 의제분야 중 3개 분야가 환경과 연관되어 있으나, 환경분야 참여주

체는 전체 위원 중 약 20% 수준임. 전체 의제 중 환경의제의 비중은 높으나 참여주체의 비

중이 높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함. 반면, 사회분야는 참여주체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의제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그림 4> 각 기수별 참여 주체별 분포(명)

②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정도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지속가능발전이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해결방안에 접근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함. 

 -   대표성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10기(2017-2018) 위원이 활동

하는 단체명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2018.9.30. 기준)을 비교함. 

 -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2,256개(2018년 9월 30일 기준). 이 중 <경기도지

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24개로 등록단체 중 1.06% 수준임. 그 외 

민간위원은 타 지역에 등록한 단체, 기초지속협이나 기초단위 센터 등 민관협치기구, 비영

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이슈별 네트워크 조직 소속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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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구성원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의제실천위원회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지속가

능발전협의회> 위원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의제를 확장하거나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의제실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미 개발된 경

기도 SDGs 지표 평가과정에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음. 

 -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주체별 다

양한 활동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비해야 하며, 의

사결정 및 이행과정에 대한 참여 등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함. 

②-1. 위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규정 없음.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위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을 선정

하는 기준과 선임 절차 등에 대해 살펴봄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이하 회칙)’제5조(구성)에 의하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

의회>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   회칙에 따르면, 위원은 공동회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회원 

중 자원자로 구성하도록 함.(회칙 제11조 3항) 

 -   결원 발생시, 의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궐위원을 운영위원회

에 추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원 충원방법과 위촉 기준 및 절차 등은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채 불명확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위원이나 보궐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위촉’과 ‘위원 공모’를 검색. 위

원 공모에 관한 안내문 등은 검색되지 않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제17조(위원의 해촉)는 해촉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

하고 있음. 반면, 위원 위촉을 위한 자격기준과 역할 등에 관한 조항은 없음. 

 ● 위원의 자격기준과 의무와 권리, 역할, 공개적 위촉을 명문화 

 -   관련 의제에 대한 활동경험 및 전문성 등을 반영하여 위원의 자격기준과 역할 등을 회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또한, 위원을 위촉하는 전 과정이 경기도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

록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을 통한 공개적인 모집

과정도 명문화 해야 함. 위원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그 역할을 자임한다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참여성의 취지에 적합함. 

 -   또한, 조례에 민관협력기구로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주체별 최소 참여 인원을 정하는 방식 등을 반영하여 민관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③ 시·군의제와 관계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경우, 시민사회의 각 주체가 

참여하여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삼는다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 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체들의 참여증진, 실천사업을 통

한 민관협력 증진, 작성된 의제의 실천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정상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지속가능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시하므로 평가기준을 수

립하는 것이 적절(푸른경기21-10주년 보고서, 108p)

 -   광역의제로서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의 주체를 조직

하는 차원에서나 경기도 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지역실천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집단은 시·군의제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시·군의제와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광역의제 추진기구의 실천역량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

서, 시·군의제 작성과 추진과제에 대한 지원과 경기의제21 작성 및 추진과정에서 협력 및 

실천과정에서의 역할분담 등은 향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푸른경기21-10주년 보고서, 109p)

 -   시·군의제 관련 조직체계의 변화와 주요 활동내용은 [표-7]과 같음.

 -   광역의제로서 위상과 역할이 확립되면서 시·군의제의 결합력은 높아지고 있음. 광역의제

는 시·군의제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의제실천사업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의제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공모에 참여하고 있음. 

광역의제와 시·군의제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호 원활하게 교류, 소통하며 경기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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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_7] 시·군의제와 관계

연도 명칭 주요활동 및 사업 변화의 주요 목적 및 구성 

2000 교류협력

특별위원회

-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참여하는 간담회 다수 

개최

-   시·군의제간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   의제 작성 및 추진기구 활동 지원

2001 교류

협력분과

-   시·군의제간 연대 사업계획에 1천만원 지원

-   시·군의제 추진기구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다

수 

-   경기 시·군의제 실무자 연수 및 평가지표 개발 

워크솝

-   일상조직체계로 전환

-   시·군의제 국장단 참여를 통해 시·군

의제와 일상적 사회 기획 등

2002 시·군의제

협의회

-   시·군의제 추진기구 운영위원장 간담회 2회 

-   경기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광역 시·군의제 

집행책임자 간담회 

-   회칙에 별도 규정, <경기도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주체로 위상강화

-   구성원을 시·군의제 사무국과 사무국 

추천 일부위원까지 확대, 추진기구 대표

자회의 성격을 가짐.

-   대표2인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활동 

2003

-2006

교류협력

위원회

-   시·군의제 관계자 연수(2003)

-   시·군의제 사무국장단 워크숍 등(2003)

-   동·서·남·북 권역별 공동사업(2004)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연수(2004-2006)

-   지방의제21 공동사업과 발전방향 토론회(2004)

-   시·군의제 추진기구 운영위원장 간담회 

(2003/2회, 2004-2005 각1회)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백서제작(2005)

-   2003년 당시 ‘협의회’라는 명칭상 독자

적 활동을 추구하려는 문제를 극복하고 

시·군의제와 협력관계 강화

-   2004년부터 광역 시·군의제 간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에 방점을 둠. 

2007

-2010

시·군의제

협력위원회

-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2007)

-   경기지역 지방의제21진단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2007)

-   동·서·남·북 권역별 공동사업(2007-2009)

-   시·군의제 사무국장단 연수 및 간사단 연수

(2008) 

-   지방의제21 업무메뉴얼 제작(2009)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진단과 평가지표 개발연구

(2009)

-   시·군의제협력위원회 워크숍(2010)

-   지방의제21 사무국(처)장단 워크숍(2010)

-   시·군의제와 시·군의제 간 협력이라

는 점을 명확히 표명

-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계로 변화 후 시·

군의제 사무국장급 대부분이 각 실천위

원회에 참여 

2011

-2012

시·군의제

협력위원회

-   시·군의제21 협력의제 작성(2011)

-   권역별 녹색경기 협력사업 추진(4건, 2011)

-   시·군의제21 공모사업 추진(7건, 2012)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기초현황 모니터링(2012)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워크숍, 실무자 아카

데미, 실무자순회교육 2회(2012)

-   시·군의제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

업 시작 

2013

-2017

시·군의제21

협력위원회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백서제작(2013, 

2014)

-   시·군의제21 공모사업 추진(2013 2014, 2015, 

2016, 2017)

-   실무자 워크숍(2013, 2014, 2015)

-   지방의제21 실무자 역량강화사업(3차례, 2016)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회장 간담회(2015, 

2016) 

-   경기지역 지속협 전체 워크숍, 기초지속협 사무

국장 회의, 공동회장단 워크숍(2017)

-   시·군의제 공동회장단, 사무국장, 실무

자 등 각 직급별 필요한 정보 소통을 위

한 워크숍 등 필요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접근 

* 출처 :   푸른경기21 10주년 보고서 132-133p 재구성, 2008년-2018년 총회자료집, 관련 의제실천위원회 사업보고서

③-1. 경기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2007년 기준으로 전체 31개 시·군 중 30개 지역에서 지역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했으나, 10년 후인 2018년 6월 기준으로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을 살펴보면 

27개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활동하는 것을 확인함. 

 -   2007년 당시 활동했던 양평군과 부천시, 양주시 의제추진기구는 지역별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함

 -   동두천시의 경우 지난 20년간 의제추진기구가 출범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

의회> 사무처에서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의제추진기구 결성

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하지만, 정기총회 자료집에 사무처가 추진하는 조직지원 내

용이 명기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이미 의제추진기구가 활

동을 중단한 양평군과 부천시, 양주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확산하기 위한 사무처의 노력도 

확인할 수 없음. 

 ● 시·군의제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

무처의 지원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표_8] 경기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2018.07.10 기준) 

권역 시·군 명칭 창립시기 비고

동부

권역

(5/6)

광주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2.03.29 전)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양평군 - 전) 맑은물사랑!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여주시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2.12.26 전) 푸른여주21실천협의회

용인시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9.07 전)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이천시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2.12.27

하남시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8.06 전) 하남의제21추진협의회

서부

권역

(8/9)

과천시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1.22 전)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광명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1999.12.23

군포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12.07 전)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김포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2001.11.23 전)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천시 - 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시흥시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9.27 전)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안산시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2001.03.30.

안양시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98.04.16 전)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의왕시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9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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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시·군 명칭 창립시기 비고

남부

권역

(6/6)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1999.01.22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97.04.22 전) 21시기 수원만들기 협의회

안성시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1.12.16 전) 푸른안성맞춤21추진협의회

오산시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7.03.29 전) 살고싶은오산21실천협의회

평택시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99.08.30 전) 아름답고푸른평택21실천협의회

화성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3.09.21 전) 기분좋은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북부

권역

(8/10) 

가평군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2.12.26 전)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양시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08.26 전) 높푸른고양21협의회

구리시 구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98.03 전) 구리의제21추진위원회

남양주시 남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2.04.22 전)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동두천시 -

양주시 - 전)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연천군 연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1.11.30 전)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2000.04.22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2002.09.27

포천시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0.12.15 전) 맑고푸른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총계 31개 27개 

※ 출처 : ‘푸른경기21, 다시 10년을 묻는다’(2008), 경기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2018.7.10. 기준)

④ 협력단체 변화 추이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총회 자료집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한 단위를 살펴본 결과, 협력단체는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시·군의제단위 마을 모임과 그린캠퍼스사업을 위한 대학교 참여, 경기지역 이슈별 

네트워크의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임. 

 -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과 활동을 알리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재고하는 성과를 이루어냄. 

구분 협력단체 수 결합도 높은 단체

2009 총 23개
군포YMCA(2회),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2회), 경기도그린스타트네트워크(2회), 수원YMCA(2회),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준비위원회(3회), 평택녹색소비자연대(2회), 화성YMCA(2회)

2010 총 34개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5회), 경기도그린스타트네트워크(4회),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4회)

2011 총  8개 -

2012 총  7개 -

2013 총 25개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2회),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2회)

2014 총 36개

사회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4회),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3회), 경기시민사회연대(2회), 

사)소비자시민연대모임(2회), 경기도농업기술원(2회), 성남환경운동연합(2회),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

워크(2회)

2015 총 30개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2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2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2회)

2016 총 92개 ICLEI 한국사무소(2회), 시화호생명지킴이(2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2회)

2017 총 52개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3회), 경기환경포럼(2회), 군포YMCA(2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2회), 

성남환경운동연합(2회)

 -   2009년~2017년까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별 실천 활동 및 공모사업 등에 참

여한 809개 단체 명칭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는 136개로 참여 단체 중 16.8%를 차지함. 그 외 단체들은 민관협치기구

와 마을 모임 등 풀뿌리 조직의 참여가 높음. 

<그림 5>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중 협력사업 참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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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확산 정도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가 경기도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소속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취득하지 못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요청, 경기도 자문위원회 활동을 확인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 1인이 경기도 교육청에, 녹색사회경

제위원회 위원 3인이 경기도 환경정책 관련 위원회와 먹거리위원회 위원으로, 기후행동21

위원회 위원 1인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 소속 1인이 기후변화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경기도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촉직 위원을 공모한 ‘경기도먹거리위원회’의 경우,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 경기도 소속 다른 위원회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는 등 <경

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제가 경기도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야 함. 

⑥ 사무처 구성(2009-2018)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변화를 위해서는 사무처 구성원의 역할이 중

요함. 사무처의 세대별 참여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별 분포를 확인함.

 ● 사무처 구성원의 성별은 비교적 형평성을 유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무처 내 의사결정이 가능한 처장, 국장급 중 절대다수는 남성임. 

<그림 6> 2009-2018 사무처 성별 비중(%)

(1)-3 ‘정보(Information)’의 측면에서

 ●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때에, 충분한, 정기적인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 분석. 

① 정기총회 자료집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기총회 자료집은 2008년 사업보고와 2009년 사업계획

을 확정하는 2009년 총회 자료집을 ‘사회적책임 보고서’로, 2015년 사업보고와 2016년 사

업계획을 확정하는 2016년 총회자료집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로 명명하여 발행하고 있음.  

2018년 9월 기준으로 ‘사회적책임 보고서’는 총 7회,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총3회 발행되었

으며, 2018년 총회자료집(2018.01.30.)은 이를 합산하여 ‘2017 지속가능보고서 10th’표기

하고 있음. 

 -   ‘사회적책임 보고서’라고 명명한 것은 당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조직운영과 사업성

과를 ISO26000(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표준)과 GRI G3(Global Reporting Initiative 3차

지침) 지속가능경영 지침을 고려하여 비영리기관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새로운 형태의 연

간 활동보고서임. 

 -   2016년 총회부터는 ‘사회적책임 보고서’에 NPO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지속가능보고서’로 명명하고 있음. 

 -   관련 자료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www.ggag21.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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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총회자료집은 설문조사, 미디어 분석 등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예결산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

고 있음. 

 ● 그러나, 총회자료집과 의제별 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활동보고와 사업계획 및 

사무처 직접사업을 구분하거나 명기방식에 대한 개선하는 등 정교한 자료정리가 필요함. 

 -   총회 자료집은 매년 의제실천위원회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 사

업의 의미와 성과,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다음해 사

업계획과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매년 발행하는 의제실천위원회의 활동보고서는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

세히 정리하되, 위원회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와 과제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과제는 다

음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2년 임기인 위원이 교체되거나 전년도 사업평가 내

용과 과제가 미흡할 경우 총회 후 열리는 의제실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

는데 많은 노력이 소요됨. 

 -   의제 실행기간에 따라 일정기간은 사업목적이 동일할 수 밖에 없음. 이에 근거하여 실천사

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를 다음해 사업계획에 명시하는 것은 예측가능

한 사업일정과 추상적인 기대효과를 나열하는 것보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고민

과 실천과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사무처가 직접 수행한 사업과 의제별 위원회 사업이 상호 중복 게재된 경우가 있음. 특정행

사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 주최했다면, 의제별 위원회는 주관으로 명기하여 사업

수행 주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의제별 위원회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 

 -   2015년 사업보고 중 제7회 지속가능발전대회와 태국매솟의 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은 각각 시·군의제21위원회와 국제협력위원회 사업과 중복 게재되어 있음. 

 -   2016년 사업보고 중 생물다양성위원회가 추진한 ‘생태계 교란식물과 생태통로에 대한 인식 

증진’사업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직접사업으로 기록된 ‘생태계 교란식물 모니터

링 시범사업’과 중복. 

 ● 정기총회 자료집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변화·발전 할수록 역사적 가치로서 의

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하

며, 특히 위원의 임기가 변경될 시 그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함. 지방선거가 열린 해는 

의제별 위원회에 참여하는 도의원이 변경되지만, 전임 위원과 신임 위원의 임기는 생략되어 

있음. 

 ● 총회자료집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홍보사업이나 

조직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②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2016년 지속가능보고서(2017년 정기총회 자료집 합본)부터 ‘미디어 분석을 통해 본 제목으

로 사업의 홍보창구인 홈페이지와 격주로 발간되는 이메일 소식지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매해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추산하기 때문에 비교.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반면, 주요행사

와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지역 지방의제21의 주요 활동을 내용으로 격주로 월 2회 발송하는 

이메일 소식지에 대한 정보는 비교 가능함. 

 -   아래 표와 같이 총 구독자 수는 증가했으나, 평균 오픈율과 클릭율은 감소함. 이에 대해 총

회자료집에서는 확인율 증대와 지속적인 수신자 관리를 통해 이메일 소식지를 통한 홍보효

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내용

은 총회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없음. 

구분 2016 2017 비고

총구독자 3,548명 5,793명 2,245명 증가 

평균 오픈율 17.4% 12.6% 4.8% 감소

평균 클릭율 2.0% 1.8% 0.2% 감소 

 -   그동안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송한 이메일 소식지는 홈페이지에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소식지 수신을 신청하는 기능도 없음. 결과적으로 이메일 소

식지 구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난 활동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   컴퓨터 보다 휴대전화를 통한 검색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

이지는 모바일 반응형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검색하거나 살펴보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온라인 공간에서도 민관협력이 필요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타 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홈페이지 메인페이지 하단에 위

치한 경기도청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음.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바로 접근

할 수 없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청 홈페이

지에 접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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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검색한 결과 경기도

청 홈페이지에서는 일부 행사정보만 제공할 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은 전무함. 경기

도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행사 보도자료 5건만 검색됨. 

 ● 관과 도의회의 홍보매체 적극 활용 필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의 각 주체로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성을 고려

할 때,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담론과 활동내용이 확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온라인 외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서 발행하는 오프라인 홍보물 등을 통

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③ 관련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 여부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

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3)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됨. 

 -   관련 법률정보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검색한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칙과 운영세칙을 변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는 

등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

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

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

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

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2.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

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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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 공개에 관한 회칙 수정 필요

 -   회칙 제22조(회의록)는 회의록 보관의무와 함께 ‘필요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음. 회의록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매 회의 때마다 공개여부를 논의해야 하며, ‘필요시’에 대

한 판단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야 함. 

 -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므로, 관련 회칙과 운영세칙을 개정해야 함. 

④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성과를 알리기 위한 노력 정도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홈페이지의 활동보고는 일상적인 행사 결과를 알려주는 수준임. 의제 실천활동 등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인포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에 배포하는 활동이 추진되어야 

함. 특히, 매년 목표치가 명확한 의제 달성 여부와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은 

‘경기의제21’을 전체 총괄하는 구조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⑤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참여성 책임성 합의 지향성 호응성 법규정 준수

투명성 형평성 및 포용성 효과성 및 효율성 대표성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9회에 걸쳐 매년 9월 경, 경기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주최하고 있음. 

 -   매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군의제가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경기도 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으며, 2015년 제7회 대회부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의제21교류협력위원회에서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참가 연인원은 매해 약 7백명에서 1천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경기도내 이해당사자간 교

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집중하는 이슈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가 총망라

되면서 새로운 이슈를 시·군의제에 확산하여 공감대를 높이고, 시·군의제는 새로운 과제

를 발굴하거나 재구조화 하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음. 

[표_9] 각 년도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회

차

개최일시/

장소
주최 슬로건 주요내용 비고 

1

2009.9.22

이비스 

엠배서더 수원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

추진협의회

Be the Partner- 

지속가능한 경기도

의 미래, 지방의제

21이 실현합니다. 

-   자전거 대행진 및 그린스타트 녹색

교통 캠페인, 제6회 환경교육한마당,

경기 지방의제21 활동사진전 등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주요 활동 주체

간 정체성, 책임감, 자부심 함양, 교

류와 협력의 장으로 경기지역 지방의

제21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 공유 

2

2010.09.09~10

대진대학교 

체육관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Be the Partner-

지속가능한 경기도

의 미래, 지방의제

21이 실현합니다. 

-   지방의제21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환경교육한마당(기후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 지방의제21 박람회, 지역

탐방(국립수목원, DMZ)

-   경기지역 의제 추진기구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 다짐의 장

3

2011.09.23

미사리 

경정공원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환경하남 

의제21 

실천위원회

이제는 우리가  

불편할 때,  

For Earth, 

이제는 지구와  

사랑할 때 For Me

-   지구를 위한 연대의 밥상

-   지구를 위한 위한 공동행동(350퍼포

먼스 등)과 지구의 내일을 향한 어울

림 마당

-   경기도 지방의제21박람회

-   도민참여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의  

장 마련 

4

2012.09.04~05

경기창작센터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깨끗하고 

살기좋은안산

21실천협의회

“미래가 원하는  

우리”

-   자원순환, 지역에너지,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제회의

-   주요그룹 워크숍

-   생태예술체험 등

-   주제회의를 통해 금식물쓰레기 종량

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햇빛발

전소를 논의,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

워크’구성 합의

5

2013.6.14

가평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관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청정가평지속협 

지방의제21, 

새숨을 불어넣다. 

-   지방의제21 우수사례 발표회와 시상

-   우수 재활용품 전신회

-   업싸이클링 콘테스트

-   업싸이클링 등 지속가능발전 신규아

이템 발굴 및 확산 

6

2014.07.18

안양시청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느리게, 불편하게, 

더 안전하게

-   지방의제21 우수사례 발표회, 제2회 

새숨(업싸이클링)콘테스트

-   주제별 워크숍, 지방의제21박람회 등

-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의제 

발굴 및 활성화 유도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우수사례 발표

회 등

7

2015.09.15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기념과 일대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남양주지속협

생명공동체, 

미래를 품다

-   지방의제21 우수사례 발표회

-   제1회 적정기술박람회

-   지방의제21 박람회 및 주제별 워크숍

-   우수위원 표창 등

-   주제별 워크솝을 통해 새로운 의제 

발굴 및 활성화 유도, 개최지 탐방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사업현황 정리

8

2016.09.06

평택 

한국소리터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평택시지속협 

미래를 품고, 함께 

걷다!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

-   경기지방의제21 박람회 개최

-   제2회 경기적정기술 박람회 연계 

-   경기지역 지속가능성 공동 실천과제 

발굴과 실천선언 ‘100인의선택’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관계자 교류와 

학습의 장 

-   공무원, 전문가 등 지방의제21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학습과 소통의 장

-   SDGs 공동과제 선정을 위한 ‘100인

의선택’을 통해 SDGs 인식확산과 구

체적 과제 도출 

9

2017.09.22

시흥시청 외

경기도지속가

능발전협의회, 

시흥시지속협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로의 

전환 

-   경기지역 지방의제21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유

-   경기 지방의제21 박람회(전시 및 체

험2부스

-   지방의제21파트너간담회

-   적정기술워크숍

-   워라벨워크숍

-   갯골 에코투어

-   일과 삶의 균형찾기, 워라벨 워크숍, 

적정기술 워크숍 등을 통해 연재 이

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가치 

공유

-   경기도 SDGs 목표 추진방향 공유

-   차기 대회 개최지 선정 및 승인

※ 출처 : 각 년도 총회자료집,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사업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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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의제21’분석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총 3차에 걸쳐 ‘경기의제21’을 작성했으며, 현재 제3차 경

기의제21 실천활동을 평가하고 있음. 

 ● 창립 후 2004년에 제2차 경기의제21을 작성한 것은 측정가능한 의제와 지표를 개발하고 의

제 관심영역을 주민자치와 도시계획, 사회복지, 여성, 문화 등의 제반 사회정책에 대한 개입

과 실천을 주도하기 위한 것임. (푸른경기21-10주년보고서)

 -   당시 시·군의제 추진기구와 관계 속에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

면서 광역과 기초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광역의제가 

선언적이기 보다는 실천을 책임있게 담보하는 것이 광역의제로서 그 위상이 적절하다는 합

의 속에서 추진됨. 

 -   의제 재작성 과정에서 견지하는 관점 : ①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접근 ②

재작성 사업 추진과정을 포함, 지표설정 및 모니터링 계획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 ③경기도

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비전을 생생하게 보여주어야 함. ④경기도 각 주요그룹의 의견을 반

영, 지역주민과 협의 ⑤경기도 각종 계획을 바탕으로 한 장기목표 포함 ⑥관련 부서의 행정

계획 반영된 행동계획과 달성목표 포함 ⑦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와 추진체계 제시 ⑧주민참

여 역량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추진계획과 도민 실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 현재 조사 가능한 문헌자료 중 의제설정과 지표 구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논쟁발생시 그 사유와 토론내용, 의제도출 방식 등에 대

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음. 다만, 각 의제실천위원회에서 격론을 통해 마련된 의제 초안을 

일련의 의제작성 구조에서 취합하여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함.

 -   제1차 의제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 

 ● ○ 파악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1차-제3차 ‘경기의제 21’작성과정과 실천, 평가 작업 등 

일련의 과정을 정리함. 

① 각 회차별 ‘경기의제21’실천과정 흐름도 

 ● 각 회차별 ‘경기의제21’을 기획, 작성, 실천과 모니터링, 평가과정을 구분하여 정리, 각 회차

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제1차 의제는 행동계획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총괄 워크숍, 도민공

청회 등을 통해 의제를 확정함. 초창기 지역의제를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의제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음.

 -   제2차 의제는 약 1년 동안 제1차 의제를 평가하고 현황 등을 분석하여 새롭게 목표를 설정

함.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1년 동안 검토하고 의

견을 수렴한 후 2006년 초에 보고회 형태로 발표함. 지난 의제를 평가하고, 새롭게 작성하

는데 2년여의 시간을 배정, 의제실천사업에 대한 의욕을 보여줌.

 -   제3차 의제는 2010년 당시, 정책위원회를 확대하여 특별위원회인 ‘미래위원회’를 한시적으

로 구성, 운영함. 미래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제2차 ‘경기의제21’의 협력 성과를 진단

하여 환경·사회분야 13개 의제와 지표를 담고 해당 의제실천위원회에서 활발한 모니터링

을 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주요 주체 간 협력 수준이 낮았다고 평

가함.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적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폭넓

은 참여와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힘(2011년 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총괄보고

서) 제3차 ‘경기의제21’은 의제별 TFT를 구성, 약 1년간 준비한 후 2012년 초에 의제 전체

를 발표함. 의제실천위원회 TFT는 지난 의제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의제와 지표를 선정함. 특히, 의제별 위원회가 의제작성 배경, 의제명, 의제목표, 의제 현

황, 주요지표, 추진전략, 참여주체의 실천방안, 모니터링 평가방법까지 동일한 제목으로 관

련 의제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함. 의제 내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

음.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책 및 모니터링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제3차 경기의제21은 기존 13개 영역의 의제실천위원회를 사회적경(기업)

를 포함한 5개위원회로 통합하여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

하고자 함. 

[표_10] ‘경기의제21’작성 및 실천과정

구분
제1차 경기의제21

(1998-2003) 

제2차 경기의제21

(2004-2010)

제3차 경기의제21

(2001-2018) 

기획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

창립대회

(1998.09.04)


제1차 운영위원회, 

경기의제작성위원회 구성

- 8개 행동계획 작성분야 결정

(1998.09.17)


행동계획 작성, 

8개분야 추진단 확정

(1998.10.21)



경기도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

(2004.01 완료, 보완 진행)


기 작성된 8개분야 

21개 의제에 대한 

현황평가 및 분석 


31개 시·군 

시·군의제21 작성 

현황 조사 및 분석 


분야별 재적성 방향 및 

목표 설정

(2004.05-06)



1차 총괄워크숍을 통한 

7기 전체위원 상견례, 

의제별 재작성 

소위원회(TF) 구성

(2011.02)


의제별 TFT 구성완료 및 

일정과 추진방법 정리 완료

(2011.03-04) 


현황조사 및 분석 의제안 도출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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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차 경기의제21

(1998-2003) 

제2차 경기의제21

(2004-2010)

제3차 경기의제21

(2001-2018) 

기획

제1차 의제작성위원회 

- 8개 분야별 행동계획 

작성추진위 구성, 분야별 

시범사업 및 지역워크숍

(1998.10.31)


의제작성위원회 총괄워크숍

(1999.01.16)


8개분야 행동계획 작성 

최종보고서 제출

(1990.02.10.) 


제4차 의제작성위원회

- 8개분야 시범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1999.02.27)


의제작성 총괄팀,

‘푸른경기21’초안제출

(1999.03.30)


‘푸른경기21’초안, 

8개단체와 전문가 1차 검토

(1999.04.30)


8개분야 행동계획 작성 

추진단체와 경기개발연구원 등 

최종 검토회의

(1999.05.07)


‘푸른경기21’초안, 도민 공청회

(1999.05.18.)


‘푸른경기21’확정발표

8개분야 21개의제 

(1999.06.30.) 



4개분과 8개 의제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안 작성

(2004.07)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행정부서·전문가워크숍

(2004.08-10)


‘2004경기의제21(8개영역)’

작성완료, 보고회

(2005.01)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결과분석 후 피트백 진행


2004년 의제 재작성 평가 및 

향후 계획 논의

(2005.02) 


의제 현황 평가 및 분석


31개 시·군의제21, 경기도, 

시민단체, 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참여확보체계 구축

(2005.04) 


분야별 재작성 방향 및 

목표 설정

(2005.05-06) 


4개분과 5개의제별 소위원회, 

의제초안 작성

(2005.07)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경기도 관련부서·전문가 워크숍

(2005.08-10)


‘2005 경기의제21’(5개영역) 

작성완료 보고회

(2006.01)



의제별 초안작성 

(2011.06-09)


의제별 2차 초안작성 및 

의견수렴 

(2011.10) 


의제별 최종안 검토 및 

제3차 경기의제 작성 완료

(2011.11-12)


제3차 경기의제21 

총괄보고서 제작 및 

2012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선포

(2012.01.27.)



구분
제1차 경기의제21

(1998-2003) 

제2차 경기의제21

(2004-2010)

제3차 경기의제21

(2001-2018) 

실천사업 

및 

모니터링

의제 실천사업 시도, 이슈 확대 

(2001-2003) 



지속적인 의제21 실천사업 및 

피드백

(2006-2009)



지속적인 의제 실천사업 및 

피드백

(2012-2018)



평가 

의제 지표 평가사업 

(2001. 08- 2002.03)


환경·도시계획·경제·

지방의제21전문가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중장기계획 기획위원회 구성

(2001.08) 


‘푸른경기21’의제 

지표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2002.03)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활성화 및 장기비전 

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2.11)

의제실천위원별 실천사업 총괄평

가 개최

(2009) 


3차 ‘경기의제21’작성을 위한 

2010 미래위원회 구성, 방향제시

(2010)


2011년 정기총회 전 제2차 경기

의제21 보고대회 진행(2011.01.27.) 

평가 및 백서에 반영

(2018) 

※출처 :   푸른경기21 10주년보고서(2008) 43p, 66p,68-69p 재구성  

경기의제21 실천사업 총괄평가보고서(2009) 재구성 

3차 경기의제21 재작성 총괄보고서(201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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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회차별 의제명과 지표, 실천사업의 변화 내용 

 ● 제1차 경기의제21은 8개분야 21개 의제로 시작, 제2차는 13개 분야 13개 의제로 확장되었

다가 제3차는 5개 핵심의제와 3개 특별의제로 구성함.

 -   의제별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천사업을 경제환경사회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기 위함.

[표_11] ‘경기의제21’의 의제분야와 명칭, 지표의 변화 

제1차 경기의제21 (2000~2003)

분야와 

의제명

8개 의제분야 21개 의제

① 대기와 에너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인다.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한다.

•걷고싶은 거리를 만든다.

② 폐기물 •주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포장재 쓰레기를 줄인다.

•음식물찌꺼기를 자원화한다.

③ 시화호와 해양 생태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맑은 시화호를 만든다.

•생명의 보고 갯벌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

•해양 친수문화공간을 확대한다.

④ 하천과습지 •하천을 따라 생태문화 탐방로를 만든다.

•하천과 호수의 수질을 개선한다.

•하천 및 습지생태계를 보전한다.

⑤ 비무장지대와 광릉숲 •비무장 지대를 세계적인 생태학습장으로 만든다.

•광릉숲을 생물종 다양성의 중심지로 만든다.

⑥ 팔당 상수원과 유기농업 •자연이 숨쉬는 팔당호 수변공간을 만든다.

•수질보전형 도시와 농촌을 만든다.

⑦ 생태 도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를 만든다.

•물절약을 생활화한다.

•조용한 주거환경을 만든다.

⑧ 사회 복지 •지역사회시설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정보망을 구축한다. 

지표

- 현재 분석가능한 문헌자료를 통한 각 의제별 구체적인 지표는 확인 불가능

-   2001년 <‘푸른경기21’의제 지표 평가에 관한 연구>를 결과에 따르면, 실제 측정가능한 지표는 21개 의제 

중 12개 의제로 조사됨.

- 2002년, 여성분과 설립

실천사업

수행주체

- (1998-1999) : 정책기획분과, 사업실행분과, 지역협력분과

- (2000-2003) : 자연생태분과, 생활환경분과, 시민사회분과

실천사업

주요특징 

- 체계적인 실천사업 대신 행정과 참여단체 등 외부에서 제기되는 과제 실천

- 경기도의 대표적인 환경현안을 중심으로 8개 분야 구성 

- 각 분야별 시범추진지역과 추진주체인 주관단체 선정

8개분야(총21개의제) 시범 추진지역 주관단체

대기와 에너지(3개)

폐기물(3개)

시화호와 해양생태계(3개)

하천과 습지(3개)

비무장지대와 광릉숲(2개)

팔당 상수원과 유기농업(2개)

생태도시(3개)

사회복지(2개) 

과천시

군포시

안산시

수원시

파주시

양평군

성남시

수원시

과천환경운동연합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안산YMCA

수원환경운동센터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경기복지시민연대

기타 
-   기존 의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통해 환경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의제실천에 대

한 의지가 강화되면서 자유공모사업 비중이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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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의제21 (2004~2010)

분야와 

의제명

13개 의제분야 의제명

①산림·녹지

②습지

③수질·하천

④폐기물

⑤도시계획

⑥주민자치

⑦성평등

⑧보육

⑨농업

⑩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⑪에너지

⑫사회복지

⑬문화

자연과 인간의 안식처, 숲과 공원을 지키고 만들어 나간다.

자연의 습지 찾기

어린이들이 물장구 치며 놀 수 있는 하천만들기

생명과 환경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재사용하기

주민이 만들어가는 도시계획

주민들이 가꾸는 살기좋은 마을(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다른모습 같은 생각-양성평등, 더 살기좋은 경기도

아이들의 함박웃음이 피어나는 경기도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다함께 실천하는 녹색살림

지구 생명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아껴쓰기와 자연에너지로 바꾸기

주민참여로 만드는 복지세상-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만들기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경기

지표

의제분야 의제지표

산림·녹지

습지

수질·하천

폐기물

도시계획

주민자치

성평등

보육

농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에너지

사회복지

문화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습지보전지역의 지정 수와 면적

하천의 종 다양성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도시계획에서의 시민참여 평가지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평가지수

성평등교육 시행지수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율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친환경상품 구매율 및 자치단체 녹색구매 조례 제(개)정 수 

1인당 비산업용 에너지 사용량(비산업:가정, 수성, 건물, 공공부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평가지수

문화예술 소모임 수 

실천사업

수행주체

-   13개 의제 실천위원회 : 산림녹지의제, 습지의제, 수질하천의제, 폐기물의제, 도시계획의제,  

주민자치의제, 성평등의제, 보육의제, 농업의제, 소비와 생산의제, 에너지 의제, 사회복지의제, 문화의제 

실천사업

주요특징 

-   실천가능성을 고려한 지표를 통해 의제를 작성하면서 분과별 일상활동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중요 

활동으로 자리잡기 시작. 

-   의제 지표값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사업이 기획,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과 연계한 경우가 많음. 

-   이전 시기에 비해 의제지표 달성을 위한 실천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분과마다 그 외 사업의 비

중이 높았음. 이는 이후 분과위원회 대신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계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근거로 작용.

-   의제실천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각종 기금의 공모사

업이 증가하면서 민간단체 공모를 통한 의제 실천사업 폐지

기타 - 성평등 의제 등장

제3차 경기의제21 (2011~2018)

분야와 

의제명

8개 의제분야 21개 의제

①생물다양성

②기후행동21

③녹색사회경제

④마을 

⑤삶의질 

①지속가능평가

②시·군의제협력 

③국제교류협력 

생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생물+1 

기후회복을 위한 저탄소 도시 만들기

잘먹고(農) 잘살자(經) 더불어(和)

다함께 살고 싶은 우리 마을

즐겁게 일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삶

보전되는 생태계·성숙한 녹생경제·풍요로운 삶의 질 

따로 또 같이, 나눔과 협력으로 만드는 책임있는 지방의제21

글로벌·로컬, 지속가능한 경기도

지표

8개 의제분야 21개 의제

생물다양성의제 1.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활동 수

2. 경기도의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존활동 수

3. 경기도 생물다양성 정책수립 및 제도화 기여 횟수

기후행동21의제 1.   지방정부, 시민사회, 시·군의제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과정과 수강자 수 

2.   유형별 기후행동 커뮤니티 지수

3. 기후행동 파트너십 지수

녹색사회 경제의제 <로컬푸드 지수>

1. 로컬푸드 지역시장 점유율 지수

2. 도시농업 기반지수

3. 식생활교육지수

<사회적경제 지수>

1. 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수

2. 사회적기업 성장 지수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수

마을의제 1. 마을의제 작성 행정지원 체계 구축 지수 : 31개 시·군

2.   마을의제작성 실천 지수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및 경기마을넷

3.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수 : 마을의제 작성 마을

삶의 질 의제 1. 경기도 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수 

2.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모니터링

지속가능 평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관리 : 6대 목표, 17개 전략과제 및 64개 성과 지표 

시·군의제 협력 1. 매뉴얼 적용 시·군지방의제21 수(교육포함) 

2. 시·군의 매뉴얼 적용정도 : 조직,교육,사업 

3. 협력사업 추진개수

4. 협력의제 실천 우수사례 

국제교류 협력 -

실천사업

수행주체

-   5개 의제실천위원회 : 생물다양성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 녹색사회경제위원회, 마을의제위원회,  

삶의질위원회

- 3개 특별위원회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실천사업

주요특징 

- 의제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

- 의제 관련 실천사업의 다양해 짐.

- 의제별 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차원, 전국차원의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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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_13] 제2차 ‘경기의제21’, 의제실천위원회별 평가 

의제분야 평가 주요 내용

산림·녹지 -   실현가능한 지표가 아닌 방향을 제시, 실천사업방향도 명확하지 않음.

습지 -   위원회 단독으로 달성 불가능한 지표 선정

수질·하천 -   시민참여 모니터링의 정밀성 한계 

폐기물 -   의제 실천활동이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사업 범주 외 부분의 달성목표

를 지표로 삼는 것은 무리

도시계획 -   의제 주진 중 평가지표 재구성(2008) 

-   도시계획분야 의제와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장기간 유형별 평가체계 구축 후 이를 종합하

여 지역차원에서 시민참여를 통합적으로 접근 필요

주민자치 -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파악력 높아지고, 실천사업을 통해 현장성 강화, 실천위원회 역량강화

-   시·군의제와 긴밀한 관계형성 필요, 실천위원회 실무역량 취약 

성평등 -   2005년(5개 시·군), 2007년(31개 시·군), 2008년(31개 시·군) 모니터링 진행

-   성평등 교육의 주체, 형식, 내용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

-   성평등에 소극적인 도의회에서 2009년에 성평등 워크숍 시행 

보육 -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 수 대비 20% 수준

-   행정과 협력 미흡, 시·군의제에 보육의제 부재로 협력 어려움

-   운영위원회 매뉴얼 보급, 경기보육포럼 등 실천사업을 통해 의제 확산

농업 -   친환경농업정책모니터링 및 시민인식조사(2006)소비확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 모니터링(2007)진행, 실제 

재배면적은 확인하지 않음. 도시 소비자 친환경농업 체험 시범사업(2008), 친환경급식 심포지움(2009)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경기도지사의 녹색구매선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민간부분의 녹색구매조례제정운동, 

행정기구의 실천의제, 경기지역 녹색구매 NGO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녹색구매 조례 제정(개) 지표를 달성

-   기획사업으로 시·군의제와 녹색구매 관련 조례 발의 제안

-   경기지역 시·군의제, 녹색살림실천단과 협력활동(2008년과 2009년 31개 시·군모니터링 등) 

에너지 -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에너지 정책 부재, 관련 데이터 정리에도 소홀

-   2004년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인구대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2toe(1999년 이후 연

평균 1.9% 증가)

-   기후변화 대응활동 진행

-   에너지 부문은 사업정책의 관리영역으로 남아있고 지방정부 행동활동이 국가시책의 일부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에 머무르면서 경기도내 의제형성이 불가능

-   우리동네그린맵 온라인 지도사이트 개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원의 자체 기획사업으로 확대

추진 제안

-   행정, 산업시스템 사회적 여건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사용량 감축과 관련한 모니터

링 활동이 무의미 

-   2007년부터 모니터링 사업을 중단,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환경협약 제안활동으로 

전환

사회복지 -   사회복지영역에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민관 관계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와 관심을 환기

-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이 입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일정한 한계 

문화 -   2007년 의제지표 평가와 재조정을 통해 보조지표인 조례제정을 주 지표로 변동

-   실천의제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 선정 필요(소모임 활성화 방안을 점수화 시켜 지표로 활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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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의 목표와 수준, 역할에 대한 이견 확인

 -   13개 의제 분야 중 의제 작성 당시 목표로 한 주요지표를 달성한 의제실천위원회는 ‘지속가

능한 소비와 생산위원회’, ‘보육위원회’이며, 지표만 산정하고 연차별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음. 위원회별로 지표선정의 근거와 이유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지표

로서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의제 작성 시 지표의 함의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

가 선행되어야 함. 

 -   ‘경기의제21’의 지표가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해야 할 지향점이라면 시·군의제의 관심정도

에 따라서 장기적인 지표로 활용 가능하지만, 시·군의제의 상황이 다양하므로 경기도 차

원인지, 위원회와 시·군의제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거나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지 지표

의 위상을 명확하게 해야 함. 이상적인 지표는 짧은 실천기간을 통한 달성이 어려우므로 장

기적인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음. 

 -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방법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 지표를 확정하기 전에 실태

조사의 존재유무 등 현황을 파악하고 지표산출을 위해 개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사전에 종료되어 추진되어야 지표달성 가능성이 높아짐. 실천과정 중에 지표를 변경한 실

천위원회 사례가 있음. 

 -   위원회에서 실천사업을 통해 달성가능하거나 또는 달성해야 할 지표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일부 실천위원회는 실천사업과 모니터링사업이 별개로 진행되기도 함. 지표와 실천사

업, 모니터링 사업이 상호 연관되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세부사업이 기획되어야 

함. 한편, 실천사업은 지표와 연동하여 사회 의제화, 시·군의제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치할 수 있음. 또한,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련 내용의 부재를 드러

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모색할 수 있음.

 -   의제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전재로 실천기간 동안에 추진해야 할 실천사업 방향과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 다수 위원회에서 위원의 변동 등으로 실천사업

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함. 

 -   현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총회자료집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되지 않음. 위원회 평가에서도 의제와 지표 수립 배경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

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지적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내 종료한 사업을 평

가,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반영하면서 다음해 추진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의제실천위원회에 일부 시·군의제가 참여하지만, 위원회별로 의제 초안을 작성한 후 시·

군의제와 공유하면서 참여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 또한, 시·군의제가 관

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시간을 감안하여 의제 작성 일정을 

계획해야 함. 

 ● 의제실천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행정의 무관심’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

함. 정무부지사가 공동회장으로, 환경국 국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치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의 무관심을 부처별 칸막이 등의 한계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도정 전반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은 도지사의 도정 전망과 연관

되어 있음. 도정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로 인식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등 행정실무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④ 제3차 ‘경기의제21’의 의제지표의 목표와 활동결과, 전체 평가 

 ● 제3차 ‘경기의제21’는 제2차 ‘경기의제2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의제실천위원회가 

동일하게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의제와 지표를 선정함. 특히, 의제별 위원회가 의제작성 배

경, 의제명, 의제목표, 의제 현황, 주요지표, 추진전략, 참여주체의 실천방안, 모니터링 평

가방법까지 동일한 제목으로 관련 의제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했음.

 ● 의제지표 목표(2100 3차 경기의제 재작성 총괄보고서(2011-2020) 기준)와 모니터링 결과

에 따른 의제 달성정도를 각 년도 총회자료집과 의제실천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를 참고하

여 실천결과를 살펴봄.

 -   분홍색 바탕은 2011년, 의제 작성 시 제시한 의제별 목표를 의미함. 실행은 모니터링 결과

를 의미하며, 연도별 분홍색 바탕 사이에 위치한 흰색 바탕의 연도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자체적으로 모니터한 사실을 표시한 것임.

 -   각 의제실천위원회가 계획한 목표와 달리 매년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관련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함. 

 ● 의제실천위원회는 대부분 2011년에 모니터링방법론 등을 마련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의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목표로 설정한 의제를 지수로 작성한 경우는 적음. 

 -   이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동안 모니터링을 추진하면서 관련 주요정책의 변동과 

새롭게 혹은 통합적인 의제의 등장 등 사회적 요인의 변화로 인해 보조지표의 실효성이 낮

아지거나, 실제 보조지표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의제별 목표를 달성하기 지표의 타당성과 효과성, 모니터링 기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가 필요함. 

 -   각 의제실천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의제실천사업과 지표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의 

총합이 경기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또는 변화하는데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지수 통계 등 의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 토론, 수정, 공유, 홍보

하기 위한 의제관리 총괄구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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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의제와 단기의제를 구분하여 달성시기를 이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단기의

제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면서 동일한 배점이나 전체 배점을 조정하여 지수에 반영

할 수 있음.

 -   장기의제와 단기의제의 달성기간에 대한 의제실천위원회의 판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대한 조정, 시·군의제에서 관련 의제를 확산하거나 이슈를 확장하기 위한 준

비기간을 고려한 후 의제실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군의제의 참여를 높

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의제실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 한편, 제3차 ‘경기의제21’에 대한 5개위원회 자체 평가 결과에 의하면, 의제실천위원회 마

다 강도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의제작성 과정에서 부터 위원 구성, 현안 대응 등 민관협력

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았고, 실천사업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방안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는 등 보완사항을 제시하기도 함. 

 -   위원회별로 실제 활동하는 위원이 제한적이므로 그 외 위원에 대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

의회>차원의 대응과 행정과 전문가 위원 등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기도 함. 

 -   의제와 모니터링, 실천사업간 상호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시·군의제의 현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기도 함. 

 -   광역지속협의 역할은 선도적인 비전제시이므로, 자체사업은 줄이고 연구와 실험을 통해 

시·군의제와 새로운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생물다양성 의제]

<1.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활동 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20

인식증진 

활동 수

지표 1 4 8 10 10 20 31

실행 3 5 13 16 20 - -

<2. 경기도의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호>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20

경기도의 생물

서식지 보존 활동 수

지표 1 4 8 10 10 20 31

실행 - 5 8 13 16 - -

기 모니터링 사이트의 수 
지표 - 1 3 5 5 8 10

실행 - 3 4 7 10 - -

<3. 경기도 생물다양성 정책수립 및 제도화 기여 회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20

책 모니터링 및 제도화 기여

횟수

지표 5 5 5 5 5 3 3

실행 5 9 11 14 17 - -

 ● 생물다양성 의제는 주요지표 3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목표 대비 모든 지표에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함. 이를 통해 경기도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기후행동21 의제]

<1. 지방정부, 시민사회, 시·군의제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과정과 수강자 수>

구분 2011 2012 2014 2015 2016 2018 2020

목표

새로운 

평가지표 

마련

현황조사와 

방법론 개발

(기준년도)

기준대비 교육과정

개설,예산 증액, 

수강생+5%

-
기준대비 

+10%

기준

대비 

+15%

기준

대비 

+20%

지방정부

기후변화 관련

강좌 수 32 2,482 - - 지방의제

21과 통합 

- -

수료(강)자 수 3,451 101,703 - - - -

지방의제21 

기후변화 관련

강좌 수 1,471 1,534 - 3,007 2,060 - -

수료(강)자 수 49,059 50,928 - 46,207 57,803 - -

초중 고등학교 

기후변화 관련

(환경교육)

강좌 수

(시민단체 주최)
196 218 - (초, 76,284) - - -

수료(강)자 수 70,329 72,779 - (60,720) - - -

<2. 각 기초단체별 기후행동 커뮤니티 수>

연도 배점 2011 2012 2014 2015 2016 2018 2020

목표
배점 100 시범 기준년도 - -

개수 - - 10개 15개 20개 25개 30개

실행

학교기후행동

커뮤니티

그린스쿨 

참여(인증)수
20 50 100 - 120 140 - -

그린캠퍼스 

참여(인증)수
20 46 49 - 49 62 - -

마을(사업단위) 

기후행동 

커뮤니티

에너지절약 마을 수

(그린홈컨설팅 시행 

공동 주택단지 등)

30 8 36 -
1,528

*(5,020)
1,573 - -

※경기도 행정 및 조사대상 취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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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행동파트너십 지수> 5개부문별 파트너십 구성 및 활동실적에서 변경

구분 배점 2011 2012 2014 2015 2016 2018 2020

목표 - -

파트너십 

조사 및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기준대비 

파트너십

+20%

-

기준대비 

파트너십

+40%

기준대비 

파트너십

+60%

기준대비 

파트너십

+8 0%

실

행

세부 실행 구분 100 시범 기준년도 - - - - -

시민햇빛발전소

목

표
- - 5 10 15 20 30

실

행 
15 0 8 -

17

(2016)

30

(2017)
41 -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기반 지수(관련 조례 수)
20 - 128 - 173 205 205 -

관련예산(천원) 30 - 31,168,607 - 31,168,607 15,353,163
21,684,526

(2017.12)
-

생활형 공영자전거 

설치지자체 수 

목

표
- - 5 10 - 15 20 30

실

행
15 2 9 - 6 5

6

(2017.12)
-

지속

가능한 

소비

지자체 

친환경상품

구매

모니터링

평균점수

목

표
- - - - - - - -

실

행
20 30 - - - - - -

 ● 기후행동21 의제는 최초 의제 명칭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경됨.

 -   지표1은 ‘환경교육 과정과 수강자 수’이지만, 내용적으로 기후변화 과정과 수강자수로 지표

를 산정함. 

 -   지표2는 애초 각 기초단체별 기후행동 커뮤니티 지수였으나, 유형별 기후행동 커뮤니티 지

수로 변경함.

 -   지표3은 5개부문별 파트너십에 대한 지수를 산정하고자 했으나, 기후행동 파트너십으로 수

정. 또한, 계획 마련 시 보조지표로 제시했던 녹색구매지원센터, 쓰레기 제로 선언도시, 기

후변화 교육센터 수를 현재와 같이 변경함.

[녹색사회경제 의제]

<경기도 로컬푸드 지수>

구분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계
목표 36 51 76 - 100 - 123 157

실행 - - - - - - - -

지역시장 점유율지수
목표 44 62 81 - 100 - 116 137

실행 - - - - - - - -

도시농업기반지수
목표 36 46 68 - 100 - 130 186

실행 57 72 118 139 100 180 - -

식생활교육
목표 27 41 76 - 100 - 124 154

실행 - - - - - - - -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수>

구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계 목표 100 169 444 1,151 2,619 4,561

실행 - - - - - -

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수

목표 30 60 151 333 649 1,101

실행 - - - - - -

사회적기업 

성장 지수

목표 40 61 162 450 1,087 1,903

실행 - - - - - -

사회적경제조직 

지속가능지수

목표 30 48 131 368 883 1,557

실행 - - - - - -

 ● 녹색사회경제위원회는 지표가 양적성장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전국적으

로 녹색사회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양적 기반은 일정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보조지표를 통합하여 지수로 발표하지 않음. 

 -   반면, 2012년부터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 지역시장점유율 지수는 보조지표를 수정했으나, 

지표를 산출하지 않음. 도시농업기반지수는 보조지표를 수정하여 지표 산출하였지만, 식생

활교육지수는 산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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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의제]

구분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20

목표(100점) 0 20 - - 50 - 70

마을의제 행정지원 체계 구축지수 : 

 31개 시·군
실행 -

29.3

33.5 47 66 68.3 -

마을의제 작성 실천 지수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및 경기마을넷
실행 - 29.8 36.6 - 33.6

주민공동체 활성화지수 :  

마을의제 작성 마을
실행 - - 63.3 - - -

 ● 마을 의제의 경우, 지표1은 2120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 지표는 관

련 모니터링을 통해 지수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목표 대비 결과가 낮을 때,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고민해야 

함.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업을 기획·추진해야 할 것인지, 의제 목표를 수정할 것인

지 등 지표와 실천사업, 기획사업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

[삶의 질 의제] 

구분 2011 2012 2014 2016 2017 2018 2020

목표

기초조사, 

기초지표 

마련

기초지표

의 10%↑
-

기초지표

의 

20%↑

- -

기초지표

의 

40%↑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경

기도 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수 

목표 1곳 2곳 - 4곳 4곳 4곳 

실행 - 기준년도 2곳 4곳 - -

주민참여 지표 -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모니터링 - - - - - -

행복한 일자리 - - - - - -

 ● 삶의 질 의제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활동은 시·군의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목표 대비 일정성과를 만들어 냄. 반면, 다른 지표는 일정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임. 작성시 지표3이 구성되었으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지표에서 삭제. 

⑤ ‘경기의제21’활동을 통한 조례제정

 ● ‘지방의제21’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경기지속협도 기획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으

로 검증된 사업 중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 차

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활동을 해 왔음. 아래 표

14는 경기지속협의 사업결과와 참여를 통해 조례가 제정된 경우임.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의 성과가 조례로 제정된 것은 시범 및 기획사업 단계에

서 일정한 부작용이 검증된 것이므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함. 

 -   다년간 사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3년 일몰제 등에 적용되면

서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경기도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조례

를 통한 법적 보호가 필요함. 

 -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행정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

기 어려움, 그러나,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한 조례안 대부분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기초 시·군차원의 조례 제정 및 예산수립에 근거로 작동함. 

[표_14]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조례 제정 성과 

번호 조례명 최초 제정일

1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2006-12-26 조례 제 3576호

2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2011-05-03 조례 제 4194호

3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2012-04-06 조례 제 4350호

4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현)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8-01 조례 제 4433호

5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2013-11-06 조례 제 4623호

6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2013-11-11 조례 제 4639호

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4-01-10 조례 제 4655호

8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조례 2016-11-08 조례 제 5384호

 ● 경기지속협의 조례제정 과정은 5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단 계 내  용 실행주체

1단계
시범 사업 추진 및 성과 점검 경기지속협

기획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 및 성과 평가 경기지속협

2단계
조례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및 이해 당사자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토론회, 간담회 등)
경기지속협, 의회, 행정, 시민단체 등

3단계 조례(안) 작성 및 의견 수렴 경기지속협, 의회

4단계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 의회, 행정

5단계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및 타 시·도 확산 유도 경기지속협, 행정

 ● 경기도형 환경교육의 방향을 선도하는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제정활동 

 -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

련 시책 수립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해짐 

 -   당시 환경교육은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된 채, 상호 교육의 특성 등을 이

해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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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

체, 도의회 등 다양한 영역의 위원으로 ‘경기도 환경교육 TF팀’을 구성, 조례의 목적 등을 

논의하면서 조례안 작성 작업을 진행.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인 도의원이 TF팀 

위원장을 맡았으며, 전체 위원 10명 중 5명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도의원이 공동주최한 민관토론회를 통해 교육청, 민간환경

교육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의안을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함.

 -   조례 제3조(정의), 제6조(의견청취), 제3장 경기도환경정책협의회(제7조-11조)는 민관협

력에 의해 마련된 조례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조항 내용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도민이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

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유관 활동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6조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 계획에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 한다.

제3장

(제7조-제11조) 

-   환경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환경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명시 

-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 반기별로 정기회 1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도 및 도교육청, 경

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각 1명,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민관이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근거 마련 

 ● 전국 광역지자체 중 6번째로 제정된 ‘경기도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정활동 

 -   이론과 실습이 접목된 성공적인 도시(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으로 2018년까지 총 15회

째 진행된 ‘푸른경기21 도시대학’은 2005년 ‘도시대학’으로 시작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마

을만들기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과 역량에 맞도록 공공재원과 인적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지역형 마을만들기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구조를 마련하고, 이미 기초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 취지

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과 통합, 지원하는 구조를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했음.(조례 

공표 당시 31개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7곳에서 이미 관련 조례 제정) 

 -   경기도 의회 지원으로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경기지속협 ‘마을의

제 위원회’자문 등을 통해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 내 여론을 형성함 

 -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마을의제위원회’는 같은 해, 수차

례 논의를 통해 마을의제를 구성한 후 2012년에는 경기도 내 12개 마을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의제 모니터링도 실시했으며,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단위 장래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 마을의제 작성 개발과 운동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꿈꾸는 마을학교’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음. 

 -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책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해지면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마을의제위원회’제안으로 총52개 

단체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가 발족(2013.02.15)했으며, 이 구조에서 조례

개정 사항이 제안되면서 경기도 의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기도 마을만들기지원조

례 개정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함.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는 현재 매달 열리고 있는 ‘전국마을만들기네트워크’대화모임으로 

확장되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를 발굴하

며 마을만들기 비전을 함께 구성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12년 8월 1일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된 후, 2015년 3월

에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

 -   전국적으로 총 114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새로운 의제를 전국으로 확산

 -   경기도는 2011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유니버설디자인

을 적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경기지속협 삶의 질 위원회’는 유니버설디자인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유

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조례 및 관련 정책을 갖추는 것

이 필요하다고 논의함. 

 -   ‘삶의 공간과 삶의 질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

하는 형평성 증진과 주민참여의 기반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가치체계이자 실천전략(2011 

삶의 질 위원회 사업보고서)’으로 설정, 유니버설디자인을 ‘제3차 경기의제21’지표로 설정

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

적 인식 확대와 실질적으로 주민이 모니터링을 하여 접근성을 제약하고 차별요소를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임.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학교’를 운영했으며, 

매년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움’을 주최하고 있음. 

 ● 이미 경기도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 여부를 경기의제21 지표에 포함했으며, 경기지속협 삶의질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도의원이 2013년 10월에 조례안을 발의해 같은 해 11월에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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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제정됨. 신속한 조례 제정은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합의

가 형성된 상태였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도의회 내 

공감대가 있었음. 그러나, 전임 경기도지사는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전국에서는 첫 번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조례인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는 

이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의제 확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2014.12.31), 전라북도(2015.08.07), 대전광역시(2016.08.12), 서울특별

시(2016.05.19), 부산광역시(2017.11.01)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조례가 제정됨.

 -   경기지역에서는 의정부시(2017.11.21), 용인시(2017.12.30), 화성시(2017.12.30)에서 유

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했으며, 화성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기도 함. 이를 통해 시·군정책으로 확산하는데 기여

하고 있음.

⑥ 새로운 의제확산, 전국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부상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   목적 : 지역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주도의 실천적 대안을 만들

고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기반구축 등을 위해 경기지

역의 마을만들기 주체들의 참여로 구성됨. 

[표-15]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활동내용 

구분 일시/장소 사업명 주요활동내용

2013

01.07 경기 마을넷 구성에 관한 회의

02.15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 홀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발족 

운영회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발족선언문 

낭독 등 

02.15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 홀 
1차 정책포럼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현실과 민관의 역할 등 

논의 

2014

04.09

경기도여성비전센터 2층
1차 회원 전체모임

2013년 활동 결과 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

(안) 검토, 운영위원회 추가 선임 등 

06.25

군포시 군포중학교 5층

6월 정기모임

‘청소년, 마을에서 자라다’

지역만들기 사례공유, 사례 공유와 주제 

대화, 현장 탐방 

07.31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시민연대
7월 임시모임

따복마을만들기 협력 결과 공유와 

경기도마을만들기 정책 추진과정에 공식적인 

참여 여부, 순회간담회 기획 등 

09.04

경기도여성비전센터 2층
9월 정기모임 ‘마을과 청년’ 마을청년사업단 활동 사례 등 토론

12.15

수원 행궁동 카페 다담
12월 송년모임 송년모임 및 따복마을만들기 협력 경과 보고

구분 일시/장소 사업명 주요활동내용

2015

09.11

서울시공동체종합지원센터 3층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자유주제 세션

참여형 플랫폼으로서 마을만들기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현황에 대한 공유 

10.29~10.30

파주 홍원연수원

경기지역 마을만들기 활동가 

워크숍

경기지역 마을만들기 활동가 간 관계형성과 

교육, 쉼 프로그램 운영 

11/24

김포시 월곶면 성동2리 마을회관
경기마을넷 11월 대화모임

주간지원 조직 활성화 토론회 및 사례발표, 현

장답사, 참가자 교류

2016

4차례 운영위원회, 

정기 대화모임 3회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마을활동가 지원방안과 과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길을 찾다! 토론

05.26

경기연구원 대회의실

경기마을넷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경기지역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언조직의 역할과 발전방향 

12.01

대부도 엑스퍼트 연수원

마을만들기 활동가 워크숍 

‘그 마음, 제가 압니다!’

마을스토리텔링 요리대회, 

마을라디오 공개방송, 대부도 트레킹 등 

12.28

서원 카페
활동가 송년모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및 지원센터와 

마을주민 활동공유 등 

2017

10.19

경기도 미술관 강당

2017 전국 마을박람회 컨퍼런스 

‘공모사업의 방향모색’주관

공모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주체 간 

문제정의하기, 모두가 만족하는 공모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법 찾기 등 

12.26~12.27/

KB인재니움 수원

2017 경기지역 마을만들기 

활동가 워크숍 

활동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마을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기회 

마련, 도시재생 등 마을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과 시흥사례 공유

 ●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사무국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활동목표 : 한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 지방의제21에 여성의 경험과 관

심사를 반영한 의제 선정 / 지방의제21 조직과 활동의 성평등성 제고 / 지속가능발전과 성

평등 연계 강화 활동 지원 / 성평등한 지방의제21을 통한 성평등하고 살기좋은 사회만들기

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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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_16]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활동내용 

구분 일시/장소 사업명 주요활동내용

2014

3.19 서울역 마노 제1차 운영위원회 2014년 사업계획(안), 조직운영 논의 

7.22~7.23  

수원호스텔

2014 정책워크숍 

‘지속가능한 우리들의 삶 이야기’
-

10.7

강릉녹색도시체험관

제16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주

제별 워크숍 

‘생명평화운동을 통한 지방의제

21 우리들의 이야기’

‘땅의 여자’영화감상 및 GV 생명평화운동

으로서 여성관점에서 본 Talk, Talk, Talk 

나의 활동 사례 및 생명평화운동으로서 

나의 지방의제21 활동이야기

11.14~11.15

부산시민센터 외 

2014 정책워크숍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활성화

를 위한 상상컨퍼런스’

성인지정책과 예산의 이해와 활용

성평등 활동사례, 지역이야기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및 제3차 운영위원회 

2015

12/14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 홀, 

수원시 행궁동 일대 

2015정책워크숍 

‘더 성평등한 지방의제21 만들기’

SDGs 확정, 성평등과 SDGs의 관계 탐색 및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지방의제21 성평등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사례 공유 

 ● 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사무국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활동목표 : 적정기술을 활용한 생활도구 및 생활기물·농기구와 농기계·에너지 장치·생

태 건축·교통수단 등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제반 기술, 도구와 장치 개발·보급 / 사회

혁신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기술의 보급을 위해 관련기관과 보급 지원의 이행과 협조

체계 구축 / 적정기술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등 실천사업을 추진·평가

[표_17] 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 활동내용 

구분 일시/장소 사업명 주요활동내용

2017
12.6

경기도의회1층 대회의실

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 

창립총회·창립포럼

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 창립

경기도의 적정기술 현황 공유, 경기도 적정기술의 중장기 

전략과 방향 논의

2018

1.23

수원 더함파크 2층 대회의실

경기도 적정기술 

오픈스페이스

도시농업, 놀이와 교육, 에너지전환,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분야와 적정기술을 결합한 협력 사업 발굴

4.2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용도 스타돔 

워크숍

스타돔 만드는 원리와 활용방법에 대한 이론 강의 및 만들

기 체험

5.11, 5.18, 5.25/6.1, 6.8, 6.15

안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삶의 직조 

워크숍

직조 기본 교육 진행

활 베틀 제작 및 직조 체험과 카드직조 실습 진행

6.17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빈치브릿지 제작 

워크숍

다빈치브릿지 설계법 및 활용방법 강의

다빈치브릿지 제작 실습 진행

11.2~4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2018 적정기술 박람회

천연 미장, 다빈치브릿지 제작 체험

적정기술의 개념과 이해 및 적정기술 제품 전시 등

⑦ 경기도정에 미친 영향 정도 

 ● 민간협의기구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제가 경기도정에 반영된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해 ‘경기도 종합계획 2020’과 ‘경기도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검토함.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계획을 명시한 ‘경기도 종합계획2020’은 2015년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지(https://www.gg.go.kr/tax_admin-admin-plan-2012-2020)된 것

으로 2018년 6월 지자체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반영된 종합계

획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음. 

 -   경기의제21이 환경영역을 중심으로 출발한 만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성

된 후 2010년 1월 20일, 경기도가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한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

(2009-2013)’도 검토함. 

 -   발표시기와 추진기간을 고려하면 ‘경기도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내용이 ‘경기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살펴 봄. 

⑦-1. ‘경기도 종합계획2020’ 

 ● 국토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도 단위 법정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은 경기도 

비전과 전략을 도 차원에서 종합·조정하는 계획으로 각종 개별법에 의해 수립하는 도시·

지역개발, 교통인프라, 환경생태, 산업·경제 진흥 등 부문계획을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하

고 조정하는 계획임.

 -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제2차와 제3차 경기의제21의 의제와 지표가 경기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정도를 살펴봄.

 ● 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 중 ‘지속가능’,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언급 없음

4대 목표 8대 기본과제 

-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역할

-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 건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조성

- 국제교류협력과 남북공동번영 거점의 조성

- 동북아 신성장 산업의 거점 조성

-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체계완성

-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심지 육성

-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 수도권 광역 녹색교통체계 완성

- 품격있는 문화, 창조산업의 선도 지역 실현

- 매력있고, 살고 싶은 신생활 지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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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전략 

세부전략 계획과제 추진방향과 전략 시책/ 사업계획 경기의제21 

2-2

녹색성장을 

통한 

성장활력의 

확충

2-2-1

녹색성장을 

통한 

성장활력의 

가시화 

-   그린에너지 및 농생명 R&D 단지, 

LED산업단지, 해양산업단지 등 

녹색 산업단지 조성 

-   화성 일대 그린에너지 및  

친환경 R&D 단지 조성,  

노후 산업단지를 저탄소  

녹색산업단지로 리모델링  

추진

2-5-2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업 육성

-   경기도 친환경 농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친환경 비료 

공급, 생물학적 병충해 방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   친환경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   팔당 클린농식품, 연천 율무, 

포천·가평 잣 등 식품산업 

클러스트 조성

-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및 

전문생산단지 조성 

제2차/농업의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제3차/녹색사회경제의제- 

사회적기업 성장지수,  

사회적경제 생태계지수

3-3

복지와  

일자리  

연계의  

역동적 

지역사회 

구축

3-3-2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확대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

대를 위해 교육 및 전문  

컨설팅 기관 설립. 대상별로  

나위어진 서립 ㅈ경로를 통합한  

통합형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역수요/공급분석에 의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확대

-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사회적 기업 자립지원 펀드 

조성

제3차/녹색사회경제의제- 

사회적기업 성장지수,  

사회적경제 생태계지수

3-4-2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평가

인증율 제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운영, 보육시설 지도·

점검강화로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환경조성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제2차/보육의제- 

국공립어린이집시설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율

5-1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5-1-3

저탄소 

생활양식 

전환과 그린

파트너십 

활성화

-   탄소포인트제 다양화, 그린캠퍼스 

등 경기도형 시민참여사업  

발굴 및 지원

-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등  

교육허비구축 프로그램 개발

-   기존 시설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거점 ‘기후변화교육센터’ 

32개소 설치

제3차/기후행동21의제- 

지방정부, 시민사회,  

시·군의제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과정과 수강자

수, 기후행동 파트너쉽 지

수(기후변화교육센터 수)

5-1-4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재활용 

활성화

-   자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등록 사업의 지속적 추진

-   경기도 내 발생 축산분뇨, 음식물

류폐기물, 하수슬러지의 활용을 

통한 바이오매스 타운조성,  

‘산림 바이오매스 클러스터’ 구축

-   경기도 자원순환 산업단지 조

성

-   산림 바이오매스 클러스트 조

성 

제2차/폐기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제3차/기후행동21의제- 

기후행동 파트너쉽 지수 

(쓰레기 제로 선언  

도시 수)

5-4-1

경기도의 

생태자원 

보존 및 

녹지생태축 

설정

-   경기도 공간계획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녹지생태축 구축 및 활용 

(경기도 시·군의 도시생태현황도 

통합 시스템 구축)

-   중요 생물종과 서식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경기도  

보호종 선정(중요 생물서식처에 

대한 조사와 보호지역 지정 확대) 

-   경기도 녹지생태축 단절구간 

조사 및 복원 : 2020년까지 

10개소

-   경기도 보호종 선정 및  

보호체계 구축 

제3차/생물다양성의제-

경기도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존활동 수,  

경기도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 및 제도화  

기여 회수 

세부전략 계획과제 추진방향과 전략 시책/ 사업계획 경기의제21 

5-1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5-4-3

향유와 

체험의 

녹지 인프라 

구축

-   도심의 생태성을 증진시키면서 

일상생활속의 그린 라이프 실현

을 위해 텃밭과 정원을 가꾸는 도

시농업 활성화

-   1인당 공원면적 확대(11.3㎡/인) 및 

도립 광역도시공원 조성

-   생태탐방로 좆성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생태마을 육성 

지원 및 활성화

-   도립 광역도시 조성 : 

2020년까지 3개소

-   도시농업공원 조성 : 

2020년까지 10개소

-   생태마을 조성 및 지원 : 

2020년까지 10개소

제2차/ 산림·녹지의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5-2

사람과 

생태계가 

하나되는 

물관리

5-2-3

수생태계 

건강성과 

연계한 

통합유역

관리

-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도정 및  

유역관리기구 재편

-   통합유역관리의 원칙 및 기준  

정립과 제도화

-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지방하천의 체계적·종합적 정비

를 추진

-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재이용

이 가능한 녹색오염저감시설의 

확대

-   도정 물관리 조직 일원화 후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 도입

-   수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 

2020년까지 지방하천의 50%

까지 확대

-   생태하천복원비율 : 

2015년까지 도내 총연장의 

10%, 2020년까지 20%

제2차/ 수질하천의제-하

천의 종다양성

제3차/ 생물다양성- 

경기도의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존활동 수 

⑦-2.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

 ● 4대 중점전략, 9개분야 387개 세부과제로 작성된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은 2009

년 12월 24일에 수립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을 수립함. 

 -   제2차 경기의제21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므로 제2차 경기의제21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제3차 경기의제21로 명시한 것은 기본계획이 경기의제21에 영향을 준 것으로 간주 함. 

분야 추진계획 과제 경기의제21

8. 

에너지 절약 

및 자립 강화 

8-2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간 쌍

방교류, 에너지 효율 높인다.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연

계하여 전력사용의 최적화 

제3차/ 기후행동21- 

기후행동 파트너십 지수

9.

생활속의 

녹색실천 

9-1. 

녹색구매·녹색소비  

생활문화 확산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확대 

-   민간부문의 녹색상품 유통 및  

소비문화 확산

제2차/ 친환경상품 구매율 및  

자치단체 녹색 구매 조례 제(개)정 수 

9-2.

도내대학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   그린캠퍼스 공모 및 평가,  

실천사업비 지원 등 

<경기지속발전협의회> 사무처사업으

로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 추진중

9-4.

우리집 에너지 절약방법  

‘그린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   그린컨설턴트 양성 및 활동지원

-   그린콜센터 운영

<경기지속발전협의회> 사무처사업으로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 사업의 일환

으로 그린컨설턴트 관련 사업 추진 중

9-7.

녹색생활지표인 푸드마일즈 

표시제 도입

-   로컬푸드(지산지소)개념에 의한 수

도권 농산물 우선 소비 인식제고 체

계 및 관리방안 마련 

제3차/ 녹색사회경제- 

로컬푸드 지수

9-9.

공직자 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체험 실시

-   도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교육과 녹색성장체험관 자율견합 

-   녹색성장 교육 실시 등 

제3차/기후행동21의제- 

지방정부,시민사회, 시·군의제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과정과 수강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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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른경기21-10주년보고서’의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년 백서 발행 후 과제로 언급된 내용이 지난 10년동안 어떠

한 방식과 내용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봄. 대부분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음.

기본원칙 10년 백서(1998-2008) 주요내용 지난 10년(2009-2017) 활동에 반영된 정도

① 참여성 -   소수 시민사회단체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행정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시·군의제를 비롯한 사업 추진의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실전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 확대와  

실천역량 강화

-   여전히 소수 시민단체가 주체적인 역할을 함.  

행정과 기업, 도의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시·군의제를 비롯한 사업추진의 새로운 파트너

는 확산되는 추세이며, 협력단체의 증가, 의제실천

위원회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② 책임성 -   경기도 행정 전반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으

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협의회의 역할은 제한적이

며, 경기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인 역할 필요.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에  

대한 제안과 실천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에 공무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의제별로 유관 행정부서 담당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설립목적과 의제 작성, 조직개편을 통해 추구했던 

방향들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으로  

자료DB화, 파트너십 강화와 정보와 경험을 공유

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역할 

-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

역지속협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 경기도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초 지속협과 실천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평가체계를 구비하

지 않음. 이는 이후 과제로 제시될 예정임. 

-   공무원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짐.  

기초지속협과 협력하여 공무원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음. 

-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한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자

임하기 어려운 상황임. 홈페이지나 온라인  

사회적 관계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③ 합의 지향성 -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결합하고, 시민-기업-행정의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중장기적

인 전망하에 단기적 실천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

을 동시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함.

-   사무처 인력보강 및 예산 확대 

-   정책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분석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

움. 민선 7기 도정은 도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협치

경기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치치 추진체계를 구

축하려는 노력이 보이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

확히 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해야 함. 

④ 호응성 -   시·군의제의 실천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   시·군의제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개발과  

시·군의제간 실천의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네트워킹 지원

-   의전 전담 공무원 배치 전담 부서 설치

-   의제 실천사업 내실화 –시·군의제21과의 내용

적 연계 강화 포함 

-   시·군의제의 실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모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제간 

실천의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 사례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사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함. 

⑤ 법규정 준수 - -

기본원칙 10년 백서(1998-2008) 주요내용 지난 10년(2009-2017) 활동에 반영된 정도

⑥ 투명성 -   온라인 소통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실천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의 역할 재고 

-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처와 위원 

상호간 노력이 필요함. 회람가능한 문서로 투명한 

정보 흐름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의제실

천위원회 간 정보교류, 의제실천위원회와 운영위

원회, 공동대표단과 상호 정보를 유통하는 노력이 

필요함. 

⑦ 형평성 및 

포용성

-   도의회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   포괄적 네트워크 체계로 확대

-   도의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민관협력기구의 위상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참여 주체가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참여하면서 포괄적 네트워크 체계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⑧ 효과성 및 

효율성

-   참여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실천사업들이 의제별로 개별 사업들에 활동이  

분산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망속에서 서로 입체적으

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음.

-   활동전반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 마련 

-   다양한 주제와 토론 등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었음. <경기도지속가능발전

협의회>와 기초지속협 구성원의 상황과 욕구에  

근거하여 다양한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특히,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SDGs의 취지

와 한계 등 담론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교육

이 선행되어야 함. 

-   활동전반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함. 

⑨ 대표성 - -

새로운 

의제 제안

-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실천프로그램 강화

-   에너지 위기 시대와 식량 위기 시대에 대비한  

자립기반 구축

-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및 소비활동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구상

- 지역복지를 통한 돌봄사회 실현

- 경제위기를 흡수할 대안 경제 영역 개발

- 지구적 책임성 강화

- 지속적인 국제연대

-   제안된 의제는 제3차 ‘경기의제21’에 대부분 반영

되었음. 

-   반면,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구성과 관련된 사업은 진행되지 않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북부권 지속협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지속적인 국제연대는 현재와 같이 국제협력위원

회에서 매솟에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

야 함. 경기도와 자매도시 중 1-2곳을 선정하여 도

시 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

유하고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프로그램

으로 기획하는 것이 적절함. 



다. 분석 결과 

 ● 이번 장에서는 ‘거버넌스 기본요소’와 ‘경기의제21’. 10주년 보고서의 향후 과제를 기준으로 

기존 활동을 분석했음. 

 ● 주요 성과는 광역의제로서 지속적으로 의제실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의제와 협력수위

를 높이고 있으며, 의제실천사업의 성과를 조례로 제정하는데 기여하면서 경기도 및 전국차

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냄. 특히, 의제실천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전국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새로운 의제를 확산하기도 함. 

 ● ‘거버넌스 기본요소’에 근거한 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음 

[표_18] ‘거버넌스 기본요소’분석 결과 

구분 주요 내용

구조

법적 위상 관련 조례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언급 없음. 

의사결정체계

위원의 자격과 의무, 권리, 탈퇴, 공개적인 위촉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없음. 

임원 직무에 관한 규정 없음. 

위촉 운영위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 없음.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고유목적사

업에 대한 점검 강조 필요.

의결권 위임 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회의록 및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 없음. 

고유목적사업 실행 정도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기획, 집행, 평가, 반영 등 환류체계 및 점검 단위 없음.

수입 결산의 변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 확장되면서 경기도 보조금 중 의제실천사

업 지원금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

구성원

구성원 변화추이 
민간단체 참여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도의회 의원의 참여비중은 줄어드는 

추세. 장애인, 노인, 농민 등 당사자의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함. 

위원 구성의 다양성 필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한 단체 중 경기도 등록 민간단체는 16.8% 

수준. 

위원의 자격과 의무, 탈퇴 등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 필요. 

시·군의제와 관계 

의제실천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통해 광역의제와 시·군의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음. 

시·군의제 지속협 활성화를 위한 사무처의 역할 필요

협력단체 변화추이 
시·군의제단위 풀뿌리 마을조직과 그린캠퍼스 사업을 위한 대학교 참여 등으

로 협력단체는 증가하는 추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제 확산정도 

위원 중 5명이 경기도 소속 자문위원회에 참여, 경기도먹거리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사례로 확산 필요.

사무처 구성 남녀성비는 비교적 형평성을 유지, 남성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위치에서 활동.

정보 

정기총회 자료집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총회자료집은 보다 객관적이고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함.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도의회, 경기도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알리는 노력 필요. 

관련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 여부

정보관리체계 정비,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 및 담당인력 배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관련 회칙 등 개정 

활동성과를 알리는 노력 정도 활동성과와 내용을 알리는 홍보 활동 강화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매년 열리는 ‘경기지역지속가능발전대회’를 통해 이슈와 사업을 공유, 확산. 

 ● ‘푸른경기21-10주년보고서’의 향후 과제 다수는 여전히 지속과제임. 

 -   협력단체가 확장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행정과 기업, 도의회의 적극적인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함. 

 -   기초지속협과 실천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의 평가, 환류 등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평가체계는 부재함. 

 -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음. 공무원 교육 외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확산하기 위한 다

양한 층위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광역의제로서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역량강화가 필요함. 

특히, 온라인 사회 연결망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과 가공, 확산에 대한 사업기획 필요.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책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구성과 관련된 사업은 진행되지 않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북부권 지속협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사업을 기획·추진하

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지속적인 국제연대는 현재와 같이 국제협력위원회에서 매솟에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함. 경기도와 자매도시 중 1-2곳을 선정하여 도시 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

유하고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는 것이 적절함.

 

 ● 지금까지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유엔 SDGs 거버넌스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함. 

구분 내용

[정책일관성] 

측면

기존 20년간 활동은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의제 실천활동 등을 통해 

기초지속협과 따로 또는 함께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음. 

현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회.경제. 환경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차 ‘경기의제21’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좌표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 

앞으로, 환경의제를 지속하는 것과 함께 경기도민 개개인의 삶과 밀접한 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 

[정책통합성] 

측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해 온 3차례 ‘경기의제21’실천과정과 그 경험은 

전국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임. 의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실제 달성한 성과와 겸허한 평가는 의제 간 통합성을 더욱 고려해야 하는 

제4차 ‘경기의제21’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민·관 파트너십] 

측면

경기도 민선7기는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됨. 협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정에서 이를 보다 변화·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

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을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과 기획이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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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년 활동 성과

1. 20주년 기념식 회고사를 통해 보는 20년

1) 이상은 전 상임회장 회고사

20주년 회고를 하자면 먼저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20년의 절반을 상임회장으로 지냈는데, 

더욱 발전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구하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거버넌스 체제가 세계의 모범사례로 발표되고는 합니다. 거기에는 

지난 14년 간 역할을 해 오신 김귀곤 교수님과 염태영 시장님이 초기 푸른경기21을 잘 끌어 나

간 노고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브라질 리우 선언에서 시작되었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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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1세기 전까지 달성해야 할 의제21(agenda21)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개념이 생겨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MDGs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치

가들은 이런 개념들에 대하여 이미 지나간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의제21 자체보다도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추진하는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제21이라는 개념이 있어 왔습니다. 지나간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데, 때맞추어 전국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개정을 했습니다. 경기지속협은 광역 중에

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명칭 개정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원장으로서 설립에 기여를 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에서

도 지속가능발전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녹색성장위원회가 만

들어지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상이 격하되었고, 그 이후 다시 위상을 격상시키는 데에 회

복기간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ESSD(Environmental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용어를 두고 많은 의견이 있습니

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냐, 지속가능한 발전이냐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

하는 표현은 지탱 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10년 간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젊은 활동가들의 밝은 표

정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좋은 분들이 옆에 계셨기에 그 맛에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염태영 전 사무처장 회고사

나이가 얼마 안 된 활동가에게 회고사를 요청해서 겸연쩍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경기의제21을 

추진해 왔던 사람으로서 회고를 요청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의제21은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자치를 활

성화하려는 시대적 상황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구심점으로써 잘 부합할 수 있었습니다.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전 세계 지구 정상들이 모여 시작된 의제21과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

전(ESSD) 환경과 관련된 다자간 국제 협약 등의 개념에 한국사회는 그 흐름을 쫓아가기에 바

빴습니다. 먼저 의제21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주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방의제21

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방의 제21’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도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려면 것이 한나절이 걸려야 했습니다.

대중적이지 못한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시절을 한참 겪어 왔는데, 지금은 전국의 

기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명칭을 통일시킬 정도로 사회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

한 개념이 보편적으로 바뀐 것을 보면, 경기지속협과 전국의 지속협 관계자 및 활동가분들의 

노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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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시절이 되면서 광역과 기초 몇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민관파트너

십에 의한 지방의제21을 수립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수원, 서울, 

청주, 순천, 부산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국의 지방의제21을 만든 곳은 환경부였습니다. 그 이후 안산의제, 부산의제라

던지 몇 군데에 지방의제21이 수립되었고, 그 중 모범적으로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정리해낸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순천, 청주, 수원 등의 지역에서 불씨를 살려나갔습니다.

광역단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광역도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16개 광역 자치단

체 중 가장 늦게 만들었던 곳이 경기도와 제주였습니다. 경기도가 다소 늦었다는 것 때문에 압

박이 있었고, 98년도에 경기도 지역의 NGO 등 사람들을 모아 환경국과 추진하려 했는데, 사

실은 초기에는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 수원시장님께 제안을 해 97년도에 희망수원21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NGO 파트너십 

우수사례로 하고 나니 경기의제 추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98년도에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민·관 파트너십과 ESSD 등을 중요히 여겨 굉장히 중요한 역할

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경기도의 NGO들이 환경국과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

다. 그 때 당시만 해도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는데, 파트너

십을 위해 함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

식한 NGO들도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방의제21이 한국처럼 활발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국가들은 지방정

부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결정을 해 온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거버넌스 틀을 제시하고 

구축한 것은 지방의제21이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대한 동력을 만들어 낸 것

으로서 평가받을 만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98년도에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99년도에 경기의제21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푸른

경기21실천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제주와 함께 2000년도에 전국의

제21을 만들게 됩니다. 전국의제21에서 경기도가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기의 처장이었던 

제가 전국협의회 사무처장도 같이 하게 되면서 일을 4년 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 역할은 후

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일을 하

게 됩니다. 환경운동을 하였지만, 지속가능발전이란 것은 환경과 경제, 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제 앞으로 발표할 경기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 목표로 

평가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제발굴, 지표 모니터링, 대안 모색의 과정에

서 민과 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일에 민, 관 쪽에서나 중앙정부나 세계 정부기구 안에서 제 역할이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과, 의제21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고생하시는 

후배 분들, 행정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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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정민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위원장 회고사

회고사를 맡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또한 작지만 저에게는 활동가로서, 여

성으로서 자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 김포는 시민사회가 많지 않아 경기지속협이 여러 가지 지혜를 담고 있는 바구니로

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술 바구니처럼 경험들을 이끌어 내고 그 경험을 지역에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한 가치와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들을 통합하면서 서로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17년차 의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실무자로서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 시기 속에 생각나는 부분이 청소년 환경대탐사입니다. 2000년도에 경기도 차원에서 기획되

고 08년도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처음 공모사업을 했던 것이 청소년 환경 대탐사였습니다.

3박 4일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을 한 달 이상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의 경험, 안전, 식

수문제, 행정 협조 등으로 분주하게 지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방의제가 어떤 활동을 하

는지도 지역에서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람들, 마음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지역사회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환경 대탐사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기지속협이 기획해 맡아서 한 일이 지역에서는 10년 동안 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환경대탐사를 통해 만든 길들이 김포 평화누리길로 지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파주와 고양에서는 평화라는 주제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김포에서는 행정과 부딪히는 어려

움이 있었는데 청소년 환경대탐사 코스들이 평화누리길로 선정되면서 지방의제에 청소년 환경

대탐사가 지역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셨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지역에서 김포로, 수원으로, 안산

으로,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동 간격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교류들을 열심히 해주시는 

사무국장들과 경기지속협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치들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사무국장이 무거운 직책임에도 수락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토

대로 작년에 시·군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손을 잡

아주고 도움을 준 분들이 있었기에 실제 활동가들이 힘을 얻고 지역의제가 확산해 가는데 힘이 

되고자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들도 지역의제 속에 있습니다. 최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는 자리에 지

역공동체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전국의 지역 지속협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

다. 국가가 지속가능목표를 체계화할 때 지방의제21이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SDGs를 수립하는 것을 기점으로, 지역의 활동들이 경기도의 힘을 실을 수 있고 그릇

으로서 더욱 담을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역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경기의제

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경기지속협이 쌓아온 틀에서 평화정의를 지켜가면서 좀 더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좋겠다

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협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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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통해 보는 20년

1) 지속가능발전운동의 성과와 과제도출을 위한 내부 집담회

(1) 취지 

 ● 경기지속협 20년의 지속가능발전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및 이행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집담회.

 ● 경기지속협 운영의 주요 주체라 할 수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그간의 활동경험과 외부에서 경

기지속협을 바라본 시각을 토대로 향후 활동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청해들음.

 ● 제4차 경기의제21 작성 및 그에 따른 조직체계 변경 등 향후 있을 논의에 대한 기초자료 생성.

(2) 참가대상 : 경기지속협 운영위원, 경기지역 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등 

(3)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27일(수) 오후4시 / 수원시 더함파크 1층 대회의실

(4) 토론결과

①     경기도 SDGs 이행체계수립 및 이행과정에 있어 지속협의 역할

- 한순금((사)기후변화교육센터 연구실장)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의제21)의 지난 20년간의 한국 지방의제21 운동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이념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2015년 9월 UN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

속가능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적 합일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이창언,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도(법령), 조직(인력), 예산(재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관련 조례는 

물론 전담조직, 재정계획을 포함하는 이행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이고, 총체

적이며,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계획과 전략 속에 제도화해야 한다(ICLEI, 2013: 11-12).

‘지속가능발전’은 가치개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은 도정방침에 담겨야 할 가치이다. 그동안 지방의제

21 활동을 해 오면서도 계속 지적되어온 바이지만 지역 지속가능발전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 및 각 시·군의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이 지자체 운영방침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기

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실현은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역량 그리고 지방

정부의 의지와 행정계획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허기용, 2016).

지난 20여 년 동안 합의되고 추구되어 온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의 핵심적인 원칙인 협력적 거버넌스

를 통해 즉,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행동을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

환경부(2018)의 「지방정부의 SDGs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광역, 인구 100

만 이상 시단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역할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하도록 하

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의 핵심가치가 될 때 환경정책위원회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

해야 한다.

또한 지속협의 위원들이 각자 전문성을 살려 도의 위원회(도시계획, 에너지 등)에 참여하여 도정 분야별로 

행정계획이나 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담아가도록 해야 한다.

광역시와 달리 ‘도’는 시·군에 강한 구심력을 갖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합쳐져야만 도의 지속가능발전이 달성된다. 이에 시·군 공무원들과 시·군 지속협 사무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 그대로 무엇을 준비해 갈지 알려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도 및 31개 시·군의 지속가능발전정책 담당 공무원과 민간단체 대표·전담위원 등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

전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와 시·군과 협업과 광범위한 도민 소통을 통하여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이행 과정에 있어서는 지속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지속위와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속가

능발전 실천의 중심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기구로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이창언, 2016).

지속협 위원에 각 분야의 기관/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속협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인식증진 활동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들어본 적 있어도 잘 모르는 지속가능발전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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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차 경기의제21 작성방향 및 이에 따른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의 모색」

- 김용국(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

인간은 변화의 속성을 갖고 자연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십년이

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선조들은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라 하였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경기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런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듯이 명칭을 바꾼다고 하여 과거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명칭을 바꾸어야만 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새삼 궁금하다. 명칭을 바꾸기까지 충분한 고민이 있었던 것인

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과 철학과 비전에 대한 논의와 고민은 있었던 것인지?

이에 그간 활동을 통하여 오늘의 변화와 전환에 서 있는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문제를 고민하였다. 집담회를 

통하여 나의 생각도 정리되고 글은 더욱 다듬어질 것을 믿으며 또한 약속한다.

■ 담겨야할 주요 실천의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차, 2차, 3차의 경기의제 작성과 실천을 거치면서 4차 의제작성을 목전

에 두고 있다. 

1차 의제 작성의 배경은 리우회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었다. 그리고 3차의제를 작성하고 MDGs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니 2차, 3차의제 작성과정에 MDGs를 적용하지는 못

하였던 셈이다. 또한 문화다양성선언의 내용도 의제의 내용으로 담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경기지속

협이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의제의 실천내용으로 적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차의제 작성을 앞두고 SDGs의 적용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직의 개편 등도 고민거리가 되었다. 문제는 기

존의 위원회를 통하여 SDGs의 실천목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위원회의 명칭과 목표 등

을 계획할 것이냐에 있다. 이는 이미 조직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변경한 때문이기도 하다. 

SDGs와 MDGs의 차이

구분 MDGs(2001~2015) SDGs(2016~2030)

구성 8개 목표+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보편성)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분야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분야 중심 (변혁성)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 고려

참여 정부 중심 (포용성)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그러니 더더욱 4차의제 작성에 있어 주요실천의제의 내용도 조직의 구성도 고민이 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작성된 경기도형의 SDGs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재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민관의 협력하

에 진행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지만 이 역시 재론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의제를 작성

하고 연관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틀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정하고 재조정해야하는 지는 과제로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주요실천의제의 작성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그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 5개 위원회의 민관, 광역과 

시·군의제의 협력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의제작성과정에 있어 민관협력

 - 기후행동21 : 민간 주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함. 

 - 생물다양성 : 민간이 주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음.

 - 녹색사회경제 : 농업영역은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민간 주도

 - 마을의제 :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삶의 질 : 민간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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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속협과의 협력

 - 불충분하다 느껴짐. 

 - 전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맞춤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유기적 협력으로 보기 어려움.

 - 시·군 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

이를 통하여 확인되듯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광역으로서의 사업

을 진행하였고 이를 지역 지속협과의 협력을 통하여 확산시켰으나 만족할 만큼의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지속협의 역할과 새로 작성될 4차의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 경기지속협의 비전

경기지속협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왔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경기지속협의 정체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곧 경기지속협의 비전을 수립하는 철학적 배경이면서 

비전이 되기때문이다.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이다. 현재 SDGs를 실행하기 위한 경기도형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함

에 있어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한다. 

적극적 네트워킹을 통하여 각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다른 분야들

과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매개자이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과의 협치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정의 환경만을 협치의 방해요인으로 단정

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고 협치하여야 한다. 

시민의 인식개선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속협위원들과 기초단체의 지속협과의 연대와 공유뿐만이 아

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인식하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제를 설명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경기도지속가능발

전협의회와 기초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속협의 존재와 활동이 인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지속협으로서 기초 지속협과의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 4차 의제의 수행기간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13개의 실천위원회의 조직에서 5개 위원회의 조직

으로 개편된 후, 3차의제의 수행기간은 아직 유효한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창립 목표를 유지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의

제의 작성도 수행기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경기지속협 위원의 위촉과 구성

우선 당연직 위원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이들이(행정과 도의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

야 한다. 이들만이라도 협의회의 회의에 참여한다면 최소한이라도 협치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다음은 위원회별 위원의 위촉이다. 할당제의 형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거리의 문제도 간과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기초단위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분야별로 위촉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초단위의 위원들과 광역단위의 위원들이 비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청년위원들의 비율도 남녀비율과 같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 연령대별 분포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비율 + 청년비율

■ 조직의 구성 등

SDGs는 빈곤, 사회발전, 환경, 경제성장,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주제에 따른 SDGs 17개 목표 분류

주제 SDGs 목표

빈곤 (2목표, 15세부목표))
1. 빈곤퇴치(7세부목표)

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8)

사회발전

(5목표, 53세부목표)

보건 3. 보건증진(3)

교육 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10)

여성 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9)

사회/안보 10. 불평등 해소(10)

환경

(7목표, 61세부목표)

자연/자원 환경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12)

7. 에너지(5)

13. 기후변화대응 : UNFCCC(5)

14. 해양자원(10)

15. 육상생태계(12)

사회 환경

6. 물과 위생(8)

11. 도시(10)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11)

경제성장 (2목표, 20세부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12)

9. 인프라와 산업화(8)

글로벌 파트너십 (1목표, 19세부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19)

세계의 흐름에 동참한다면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위원회를 2020년까지 지속하면서 충

분한 고민과 논의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참고하여 활동한다면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변화를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광역의 역할일 것이다. 이를 위한 사무처의 담당실무와 이에 협력하는 위원회의 조직이 필

요하다. 그래야 기초 지속협에 자료를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활동의 방향과 분야를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할 것이다. 

연구팀 + 연구위원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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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더 나은 거버넌스

- 신남균(안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

가. 앞으로 20년,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비전과 목표의 정립 요구

• 지금까지의 지방의제 20년은 지구적 이슈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행동을 위한 체계 구

축 및 소통에 집중해왔다고 볼 수 있음.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20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목표 설정 필요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구와 SDGs를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 설정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관과의 연계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필요

<광역지원기구로서의 역할>

•경기지역 지속협 전반 및 시민사회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경기도SDGs와 시·군 지자체 시정 목표와의 연계 지원

•공동 캠페인을 통한 연대의식 상승 및 영향력 상승

<행정과의 수평적 관계 설정>

•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방정부 행정체계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 필요.

•행정과 연계된 성과목표와 측정체계 구축

다. 글로벌 이슈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통한 선도적 역할 기대

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체계수립을 위한 전국적 노력 요망

각종 행정 심의에 있어 심의기준을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춰 선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마련.

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 양

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

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문화 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

으로 한 연대를 소망한다. 

④   경기도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군지속협과의 협력방안

- 박정민(시·군의제21협력위원장/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

경기도 내 ‘지방의제21’추진 시·군지속협은 현재 27개 지역이며, 전국에는 136개 지역이 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년 동안 3차 의제작성과 경기도만의 의제를 선정하여 도민의 활동을 환경, 

경제, 사회분야로 확장시켜왔다. 이를 기반으로 기초 시·군에서는 마을만들기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수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 중에 있다. 

경기지속협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는 3차 경기의제21 체계에서 특별위원회의 성격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

고 있다. 

<각 위원회로 본 협력>

• 대부분의 위원회 사업이 시·군 단위에서 실행되는데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운영이 시·군을 제외한 위원

회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될 때 주체성을 갖고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위원회 사업을 기획하기 전, 사전에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가?

• 위원회와 시·군과의 협력사례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사업으로 본 협력>

• 최근 기후, 에너지, 미세먼지, 푸드플랜, 협동조합 등 새로운 키워드가 양산되고 이에 따라 각각 사업의 개

별화, 세분화가 추진되면서 시·군의 역량이 광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

• 기초단위인 시·군이 필요한 사업의 확장성이 아닌 모호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

시·군의 규모가 작은 시·군의제에서도 광역의제와 다름없이 같은 주제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지역

에 맞는 매뉴얼을 협의를 통해 이끌어내고, 비교적 접근성이 낮아 정보의 공유가 늦어지는 부분을 보완하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운동이 민-민, 의제간의 협력체계에서 민관협력 체계가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 행정의 참여 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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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 포럼

(1) 취지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경기지속협’)는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공표 이후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도민의견 수렴 및 관련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2018년 말 경기도SDGs 작성을 완료하고 공표를 계획하고 

있음.

 ● 특히 2018년 상반기에는 경기도SDGs 초안 지표를 토대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시범평가를 진행, 지표의 적절성 검토와 동시에 경기도 지속가능성 현황을 파악한 바 

있음.

(2) 참가대상 : 경기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및 활동가, 관계 지역 행정, 경기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

(3)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23일(목) 오후 2시 /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4) 토론결과

①   「경기도SDGs 이행을 위한 경기지속협의 역할과 과제」

- 김용국(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

들어가는 말

오늘의 자리는 발제를 통하여 ‘경기도 지속가능성 현황의 공유’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과의 협력을 

꾀하는 취지와 경기도SDGs 달성을 위한 시민사회, 행정, 의회 등 주요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모

색을 통해 효과적 경기도SDGs 이행체계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우선 경기도 SDGs의 작성과정에 필요조건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보기엔 아쉬움이 남는것도 사실이

다. 다만 한번에 모든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세워지는 계획이 불가함은 함께 공감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계획만 있고 실천

이 없는 것은 설계도면을 만지작거리며 지어질 집을 상상하는 일처럼 허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집을 짓는 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구와 할 것이냐의 문제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

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고민이 경기도형 SDGs의 이행계획이며 이행체계여야 한다.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오늘

이에 경기도형 SDGs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이행체계를 고민하는 주체적 단위로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이러저러한 고민을 안고 있다.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렇다 함구하는 것

은 소명이 아니다. 

그러니 먼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선하여 어떠한 조직으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하는지와 더불어 

민·관, 민·민 동반자로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는지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하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 5개 위원회의 민관, 

광역과 시·군의제의 협력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의제작성과정에 있어 민관협력>

•기후행동21 : 민간 주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함. 

•생물다양성 : 민간이 주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음.

•녹색사회경제 : 농업영역은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민간 주도

•마을의제 :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삶의 질 : 민간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봄.

<시·군 지속협과의 협력>

•불충분하다 느껴짐. 

•전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맞춤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유기적 협력으로 보기 어려움.

이를 통하여 확인되듯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광역으로서의 사업

을 진행하였고 이를 지역에서 기초와의 협력을 통하여 확산시켰으나 만족할 만큼의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지속협의 역할과 새로 작성될 4차의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과제

경기지속협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왔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경기지속협의 정체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곧 경기지속협의 비전을 수립하는 철학적 배경이면서 

비전이 되기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이다. 현재 SDGs를 실행하기 위한 경기도형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함

에 있어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한다. 

적극적 네트워킹을 통하여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다른 분야들

과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매개자이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과의 협력강화>

그리고 행정과의 협치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정의 환경만을 협치의 방해요인으로 단정

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고 협치하여야 한다. 

<시민과의 협력>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속협위원들과 기초단체의 지속협과의 연대와 공유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인식하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

다. 의제를 설명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경기도지속가

능발전협의회와 기초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속협의 존재와 활동이 인식되도록 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지속협으로서 기초 지속협과의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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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비전 

경기도지속가능바라전협의회는 창립20주년을 앞두고 스스로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

고 2019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구체적인 발전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위원의 활동이 보다 활

성화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민한다. 

<경기지속협 위원의 위촉과 구성>

우선 당연직 위원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이들이(행정과 도의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과의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최소한이라도 협치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원회별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할당제의 형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거리

의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기초단위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회원

들을 분야별로 위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초단위의 위원들과 광역단위의 위원들이 비율적으로 배분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위원들의 비율도 남녀비율과 같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 연령대별 

분포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비율 + 청년비율

<연구기능의 강화>

그리고 세계적 흐름과 변화를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번역하여 공유할 

수 있는 연구기능에 대하여도 고민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지속협과 이해 당사자 시민사회

단체에 자료를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활동의 방향과 분야를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팀 + 연구위원회의 신설

■ 경기도SDGs 이행을 위한 경기지속협의 역할과 과제

<경기지속협의 역할>

•SDGs에 대한 이해와 확산

•민·관 협력강화

•도의회와의 협력강화

•SDGs이해 당사자와의 협력강화

•기초자치단체 지속협과의 협력강화

<경기지속협의 과제>

•경기지속협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위원회구성과 위원위촉

•경기지속협의 지속성 강화

나오는 말

SDGs와 관련하여 국제적 흐름 또한 민·관협치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듯하다. 이는 행정이 주도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와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볼 때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간활동은 가히 혁

명적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국가적 문제점을 반증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와 행정의 기능보다 민

간이 주도하고 있기에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그 흐름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

에서의 SDGs계획은 행정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국사회의 여러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내용적인 면과 과정에 대하여는 민간의 고민이 깊지만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행정이 주도하고 있기

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고 정부는 결과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단적으로 “국책연구자료는 연구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지

적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그룹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저마다의 입장만을 주장하다보

니 의견을 취합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하기에 국가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SDGs에 관한 고민의 시작도, 포괄적 이해의 정도도, 고민의 깊이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신할 

단체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과 이행에 경기도지

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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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SDGs 수립과 이행과정에서의 경기도 협력방안

- 박정민(경기지속협 시·군의제21협력위원장/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 

1. 서문

<배경>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환경부는 유엔의 17개 목표를 기본 틀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SDGs 개발 및 수

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문가와 행정 실무자로 작업반 구성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구조로써 이행당사자(K-MGOs)그룹을 구성, 협

의를 통해 K-SDGs 수립중에 있다. 

또한 경기도는 SDGs 초안지표를 토대로 2018년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보는 시범평가를 진행하였

으며, 지속가능성 현황을 파악한바 있으며 향후 경기지역 시·군과 이행체계 수립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 시·군 SDGs 준비 현황>

2017년 수원시지속가능목표 수립 이후 이행 매뉴얼 수립 중

<경기지속협 SDGs 시·군의제 협력 사업>

2017년 경기지역 공동사업으로 바른 먹거리 진행

2018년 알고 보면 하고 있는 SDGs 사업 등

2. 경기도 협력 방안

<경기도 SDGs 시·군 기반 조성>

•기반 구축 사업

 - 시·군차원에서 개별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많은 어려움이 존재

 -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

 -   정보 포탈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기대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 조성

 - (가칭) 경기도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설립

 - 전연령, 대상 맞춤 교재 및 교육 메뉴얼 보급

 - 경기도지속가능발전교육 교과서 발간(학생용)

 - 지속가능발전개념의 확산과 사례 발굴 

※ 상기사업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두어 예산 배정 지원

<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한 협치 모델 대한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 지속협 + 행정+ 의회 + 시민사회 등

•이행 체계 실행 기반 마련

 - 전 영역의 부서 협조와 협업 

•지속가능발전 사례 확산 

 - 분야별 사례 조사

 - 협치 사례 조사

③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과제

- 김현삼(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2015년 9월 유엔이 193개국의 합의에 의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함에 따라 그 이행과정에서 정

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데 부응하고, 대통령과 국회 등 국

가 차원에서 이행의지를 표명한 2030년까지의 SDGs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시

민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제적으로 합

의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달성되는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저 말뿐인 약속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현장에서의 참여와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179개국 국가정상들이 모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채택된 리우선언의 「의

제21(Agenda 21)」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정부, 시민사

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 많은 도시들은 하나같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해 도시의 난제에 대응해왔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20여년 동안 합의되고 추구되어 온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의 핵심적인 원칙이

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프로그램, 행동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조정될 때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과 활성화에 지방의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

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 결정자이자 지역의 대표자이며,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협력과 파트너십은 시민사회 주도의 실천사업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차원의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회는 이

러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로 성장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 등 참여주체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행

정기관과 민간영역 주체들 간의 장벽을 허물어 소통의 장을 확대시키며, 지역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두번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책형성과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

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작성 경험에 비춰 지방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

해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와 자문을 이어가야 한다. 내

실있는 평가와 자문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

방지속가능발전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이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과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와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면서 실행

력을 높여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회는 분야별 성공사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이들이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적용되

도록 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있어 기업의 활동 역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기업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실천활동

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서의 기업 대표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기업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에는 민간기업 중에서 영세기업, 협동조합, 다국적

기업까지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작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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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포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함께 한 발걸음”

(1) 취지 

-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노력해 온 그간의 성과들

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

-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에 참여한 위원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 협력하여 추진한 다양한 사업 및 우수사례들을 소개함.

-   경기도SDGs 및 제4차 경기의제21 체계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나은 거버넌

스를 위한 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화간의 협력모델을 모색해 

봄.

(2) 참가대상 : 경기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및 활동가 80여명

(3)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4일(목) 오후1시30분 / 안성맞춤랜드 예니제 3층 

(4) 토론결과

-   기존 권역사업이 경기지속협 예산에 100% 의존하는 형식이라, 향후 사업의 독립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역 자체 예산과 병행하는 구조로 변화 요망

- 협의회 사무국 간을 넘어 협의회 위원회 간 협력사업 등 발굴 필요

- 경기지역 지속협 사무국 활동가의 처우 및 지위 등에 있어 일률적 요건 마련

-   지속협 인큐베이팅을 통해 시민사회로 넘어간 사업의 경우 지속협 예산과 인력에 장기적으

로 기대는 시스템은 지양해야 함.

- 동부권역의 경우 권역단위 SDGs 작성을 해 보자는 논의 진행 중

- 환경 영역에서 사회 영역으로의 활동 확대는 여전히 숙제

- 정책화도 중요하지만 실천체계의 강화를 위한 조직 현성, 역할 고민 등이 필요

-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해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

회 사무총장이 공유

3. 의제실천위원회별 평가 

(1)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기여 

① 의제작성과정에 있어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졌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의제 선정과 성과지표 작성은 민간 주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함. 

- 따라서 민관협력에 의해 의제작성 과정 이뤄졌다고 평가하긴 어려움이 있음.

생물다양성 위원회 -   내용적으로는 민간, 특히 위원회 활동과 의제가 연계되도록 구성해 의제작성 과정에 있어 민간이 

주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의제작성 초기 민관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어 충분한 논의를 통

해 의제가 작성되었음.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   본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와 농업,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농업영역은 민관협력하에 의제

가 작성된 반면 사회적경제 영역은 자체 평가 결과 의제작성 시 민간 주도하에 의제가 작성되었

다 판단함.

마을의제 위원회 - 의제작성과정에 있어 민관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삶의질 위원회 -   의제작성 과정에 있어 관련 행정의 담당자가 참여하기는 했으나, 행정의 참여 의지는 적다고 판단

함. 민간 사회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봄.

② 위원 구성은 민관협력이 잘 구현되도록 구성되었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기후관련 의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문별 민관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환경국 기후대기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

다 여겨짐. 

-   지역 추천으로 참여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사업을 지역과 연계시키는 등의 활동으로 이

어지지는 못했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역할에 대한 

세부적 합의가 필요. 

생물다양성 위원회 -   위원구성에 있어 민관협력이라 할 수 있을 주요 그룹이 위원으로 참여해 형식면에서는 잘 구성되

어 있다 할 수 있으나 실질적 참여라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 농업영역은 민관협력하에 의제가 실행되었음.

마을의제 위원회 -   위원 구성은 민관협력이 구현되도록 형식적 충족은 했으나, 민간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한

계가 있었음.

삶의질 위원회 -   위원 구성 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분과의 도의원 등을 고려하여 민관협력이 구현되도록 구성하

였음. 그러나 실제 민간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관의 참석률이 저조함.

③ 의제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 등에 있어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졌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모니터링사업 대부분이 그린스쿨, 그린홈 컨설팅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자체로 봤

을 때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관협력의 성격을 띄고 있다 볼 수는 있음. 하

지만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서는 민간 영역에 비해 관의 입장이 나타나지 않아 보

임. 

- 실천사업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 될 필요성 있음.

생물다양성 위원회 -   생물다양성 사업 자체가 장기플랜이라 지금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경기도 생물다

양성 정책수립 및 관련 사업 전개에 있어 적극협조 및 개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활동

의 정책적 후속조치가 미미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음. 

-   경기도 차원의 생물다양성 전략 등 수립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 및 전

문가의 도움은 꼭 필요한 것이라 민관협력 구조는 잘 이루어져 있음.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입장에서는 꺼려질 정보공개 사항들이 다소 있어 어려움이 있

었음. (과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지역 의원이 행정에 문제제기해 지역 행정에서 민감해한 사례

가 있음)

마을의제 위원회 -   의제 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 등에 있어 관의 입장은 주로 정기적이고 적극적 것이 아닌, 요청을 

하였을 때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라고 판단됨.

삶의질 위원회 -   민과 관이 실천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으나 실제 의제실천 과정에 있어 행정의 참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음. 필요시 협조는 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부분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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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안에 대한 민관의 공동대응을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을 증진했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민관의 공동대응은 일정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되나 상호신뢰와 협력이 증

진됐는지는 평가하기 어려움. 

-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대표적 민관 공동사업이며, 경기도연정 사업을 추진된 ‘경기도에너지 자립

선언 이행 거버넌스’ 구축사업도 과정을 살펴보면 민관협력의 프로세스가 잘 진행됐다고 보기 어

려움.

생물다양성 위원회

-   경기도 행정 차원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생물다양성 사업들을 경기지속협과 함께 상의하고, 사업

제안하는 지금의 구조를 봤을 때 경기도가 생물다양성에 있어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됨. 더불어 이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됨. 결론적으로 현재 상호신

뢰 관계는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현 

시점이라 판단됨. (생태통로 모니터링 등 경기도 주도하에 이슈화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   로컬푸드, 도시농업, 사회적경제 등 본 위원회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개념들이 도출된 초기부터 

관련 사업들에 대해 민과 관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다수 마련해왔음. 이 역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비해 농업영역이 민관 협력에 있어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농업영역의 경

우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라는 네트워크 구조가 잘 작동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민

간 사이의 소통 구조가 원활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우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와 역할 중복 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마을의제 위원회

-   현안에 대한 민관의 공동대응이라기보다는 마을의제에서 요청이 있을 때 테이블 참여를 하는 정

도로 진행되었음.

-   또한 행정과 협치 구조보다는 독립적 구조로서 감시 부분에 초점을 두었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음.

삶의질 위원회

-   삶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관 워크숍 운영을 운영 하는 등 공동대응을 위한 장을 마련한 사

례가 있음. 그러나 관련 실천 활동에 행정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없었고, 또 제안

된 개선 과제 등에 대해 행정의 어떠한 응답도 받아본 바가 없음.

(2) 시·군 지속협과의 협력

① 사업 기획 및 추진에 있어 시·군 지속협의 참여를 전제로 했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기후변화 행동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시·군지속협의 참여와 협력의 중

요성을 전제로 사업들을 기획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군의 요구와 여건을 반영했는지 판단 시 

불충분하다 느껴짐. 

-   최근 지역의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역에너지자립 실행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

을 하고 있음.

생물다양성 위원회

-   생물다양성위원회의 대표적 사업인 바이오블리츠, 생태통로 모니터링, DMZ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시·군지속협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전제할수 밖에 없는 

구조임.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   시·군지속협의 개별 특수성, 현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도시농업 영역은 지역홍보 및 확산, 안착에 경기지속협이 큰 기여를 했음. 비단 녹색사회경제의제 

뿐 아니라 경기의제21 추진 실무자들의 광역 단위 활동가로서 능력 배양필요.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지속협과의 긴밀한 관계 조성 필요 :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역할

충돌 없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금 더 세부적인 조율 필요.

마을의제 위원회
-   실질적으로 시·군 참여 유도는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참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삶의질 위원회

-   제반 사업은 시·군의 협력을 전제로 함이 마땅하며, 시·군 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초기 팀 구성 과정에 있어 시·군에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나

누었음.

② 위원회 사업이 시·군 지속협에 확산되었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위원회 사업 대부분이 시·군 단위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 구성을 통

한 그린리더 양성교육 및 활동 촉진,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과 더불어 햇빛발전소 건립을 촉

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업이 획일적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기획, 운영한 프로그램이기에 주체

성을 갖고 시·군이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최근 기후, 에너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통합적 사고와 관련 정책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내 관련 사업의 확산이 기대되고 있음.

생물다양성 위원회

-   더불어 단순 참여를 넘어 지역 차원의 자체 사업으로 바이오블리츠,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 등이 

지역 자체 사업화되어 진행된 예시를 봤을 때 광역 지속협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확산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나름 충실했다 판단됨.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   선도적 비전제시가 광역 지속협의 역할이라 생각됨. 이를 위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연구와 실험 확

대필요. 

마을의제 위원회

-   시·군 지속협과의 교류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했으며, 마을의제위원회에서 진행한 내용들

은 시·군 프로그램이나 강사섭외에 도움 되었음.

-   또한 도시대학 등의 기획사업은 마을계획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보며, 현재까지 북부권에

서 진행하고 있어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음.

삶의질 위원회

-   시·군 지속협에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활동은 모니터링과 조례 

제정 등의 확산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관의 협조 없이는 광범위한 확산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시·군과 삶의질 의제의 불일치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한 경우도 발생하였음.

③ 시·군 지속협과 공동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 활동 주체 및 무대는 지역이기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음. 

•경기도 지역에너지자립 민관네트워크 구성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 참여 및 지역순회교육

생물다양성 위원회
-   우리의 활동을 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는 생물다양성 활동을 모아

내는 공유의 장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   경기지속협과 지역 중간지원조직간의 관계 재설정 필요  

: 경기도SDGs 공표 이후 시민사회와 어떻게 연계할지, 현재 중간지원 조직들과 관계설정을 어떻

게 할지 고민이 필요함. 

: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기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경기지속협이 전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적으로 평가함. 하지만 선진적으로 진행한 성과들에 대한 대외 홍보부족은 아쉬움. 또한 지금까지 

해온 인큐베이팅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경기지속협 통해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 단체 등

이 자립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 필요) 

-   광역 지속협의 역할 고민 필요 

: 지속협 활동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도 차원의 인적자원 배치(프로젝트성 사업의 지역 개최, 지역

자체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기반 사업 추진 등)

마을의제 위원회
-   도시대학, 꿈꾸는 마을학교의 경우 시·군지속협과 결합하여 진행한 사업임. 이 외에도 김포, 고

양, 화성 등과 결합하여 마을 만들기 관련 토론회, 현안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음.

삶의질 위원회

-   경기의제 실천활동에 있어 시·군의제의 적극적 참여가 동반되었다 보기 힘듦. 하지만, 시·군의

제에서 각 의제 위원회에 참여하기는 함.

-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 정책 포럼, 현안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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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위원회 의제지표수립과 실천의 적절성

① 의제 목표와 지표, 실천사업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의제 목표와 지표, 실천사업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짐. 단 지표와 달성 정도를 파악

하는 모니터링 체계는 한계가 많았고 아울러 이에 적합한 위원회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큼.

-   의제 목표를 구현하는 위원회 활동에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따로 진행되어 사업성

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

생물다양성 위원회

-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의제 목표와 지표는 다른 위원회와는 구조가 다르다. 위원회 차원의 생물다

양성 활동들이 지표가 되도록 했으며, 이 활동들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의제를 작성했기에 타 위원회에 비해 위원회 활동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의미가 있음.

-   이러한 의제 구성은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경기도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겠다

는 의도한 구성이기에 유기적으로 의제를 잘 구성했다고 볼 수 있음.

마을의제 위원회
- 의제 목표와 지표, 실천사업은 비교적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함.

- 단 초기의 목표와 지표, 실천사업이 유효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유효한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함.

삶의질 위원회

-   의제의 목표와 지표, 실천사업은 의제에 따라 유기적으로 계획되었음. 의제 수립 시 여러 번의 토

론을 거쳐 구체적 사업에 대해 꾸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는 의견이 다수.

- 이와는 반대로, 의제를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하여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의견도 제기됨.

② 현재 위원회 의제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정량적인 지표로 볼 때 기준연도 대비 매 2년 %증가 목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달성된 것으로 판

단되나 정량적인 지표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일부 지표의 경우 모니터

링 결과가 없음.

•기후행동 시민양성 : 보편적으로 학교, 시민교육이 제공되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함

• 기후행동 커뮤니티 : 청소년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마을/아파트 등 일

반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엔 역부족

•기후행동 파트너십 : 기후 에너지, 미세먼지 등

생물다양성 위원회

-   수치적으로 봤을 때 지표평가 결과는 이미 초과달성 했음. 하지만 이 지표의 달성이 목표의 달성

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했을 시 주관적 견해에 의해 판단할 수 밖 에 없는 의제 구성임을 감안하

지 않을 수 없음.

마을의제 위원회

-   위원회 의제 목표 달성을 위해 꿈꾸는 마을학교 및 마을의제 작성 등의 실천적 노력이 있었음. 그

러한 결과로 인해 지자체의 관심도가 증가하였음. 위원회 의제 목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보았

을 때 달성되었다고 봄

삶의질 위원회

-   의제 설정과 실제 목표 달성 간에 괴리가 있음. 그간의 정치적 변동성도 컸음. 의제 실천사업은 안

정적이고 계획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함.

- 목표가 달성된 부분도 각 위원회의 의제실천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듦.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확산 등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되었으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활동은 미흡함.

③ 주요 주체들의 고른 참여 속에 위원회가 운영되었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30% 정도의 참여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지속적 불참자의 경우 향후 해촉 등 대책 마련 필요.

생물다양성 위원회

-   남부권에서 회의 등 주로 개최했기에 물리적 한계에 따라 북부권 위원들의 참여가 비교적 저조함.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북부권역에서 사업들을 많이 전개했음. 

-   사업유형에 따른 참여를 봤을 때 모니터링 등 직접적 활동이 주 내용인 외부 활동 사업의 참여가 

정책생산 등을 주로 하는 내부활동 사업에 비해 잘 이루어짐. 

마을의제 위원회
-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에 거리, 장소 등 물리적 여건 등 한계가 있어 전체위원이 아닌 실행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음.

③ 주요 주체들의 고른 참여 속에 위원회가 운영되었는가?

삶의질 위원회 ※   자체 질문 추가: 삶의질 의제의 평등, 참여, 일자리 분야 설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외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무엇인가? 삶의질 의제의 평등, 참여, 일자리 분야 설정이 적절하다

고 생각하는가? 그 외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무엇인가?

-   의제는 기본적으로 실현을 목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적절성 여부는 위원들의 실천활

동과 연계된 선택이 중요함.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삶의질이라는 전체 

차원에서 세 개의 의제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듦.

- 평등, 참여는 적절하나 일자리분야는 애매모호함. 비정규직 문제로만 국한된 한계가 있음.

-   위원들의 참여가 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연구자, 위원, 행정 등이 조금씩이라도 힘을 보태

어 이루어진 활동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의제21에서 언급하는 주요 참여 주체들은 세계적 강조사항으로, 우리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됨.

④ 위원회 활동이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기후행동21 위원회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

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경기도 지속가능성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기후변화 교육 횟

수, 참가자 수 등 정량적인 지표 모니터링 이외에 변화를 볼 수 잇는 성과 평가 체계가 보완될 필

요가 있음

-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 에너지자립민관네트워크, 녹색구매, 미세먼지 교육 등 민관협치로서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음. 

-   기후행동 관련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미세먼지 등 새로운 영역이 양산되고 이에 따라 사업들이 

개별화되어 추진되는 경향이 최근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기후행동 개념이 정립되어

야하고 그에 따른 행정부서의 완비, 민관네트워크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겨짐.

생물다양성 위원회 - 생물다양성이란 영역에 있어서는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함. 

마을의제 위원회

-   직·간접적으로 지속가능성 실현에 기여함. 특히 마을만들기 조례가 경기도에서 제정되고, 현재 

설립되어 있는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와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경기의제가 가꾸어낸 결과임. 

또한 도시대학이 시·군에 확산된 것 역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성과라고 판단함.

삶의질 위원회

-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해 일정 수준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을 13곳에서 이루어 낸 것이 눈에 띄

는 성과임.

-   위원회의 적극적 의제 설정과 관의 지속적인 지원 협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경기도의 지속가

능성 실현을 증진할 수 있음. 의제 실천위원회와 경기지속협 사무처, 행정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고 

느껴짐. 소수 인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의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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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처 : 2016 경기도 성인지 통계, 2017

Ⅳ. 향후 전망과 과제

Ⅳ. 향후 전망과 과제 

1. 향후 전망

1) 인구구조 변화7)

 ● 연령별 성비를 살펴보면, 2016년 20-24세의 연령대에서 성비110.3으로 성비격차가 가장 

컸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성비가 100이하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경기도 인구의 유소년 인구는 감소한 반면 노년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임. 출산율 감소로 14

세 이하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는 유소년부양비는 2005

년 29.9%에서 2016년 19.9%까지 감소함.

291,902 306,1800~4세

317,674 335,3545~9세

307,176 327,56310~14세

387,892 416,88415~19세

419,249 462,23320~24세

386,589 419,17925~29세

436,066 456,66030~34세

525,627 537,59335~39세

554,095 570,19940~44세

588,670 599,56645~49세

504,931 539,88450~54세

479,863 501,28055~59세

336,006 333,99060~64세

228,767 211,45765~69세

556,820 377,43170세+

104.9

105.6

105.6

107.5

108.4

104.7

102.3

102.9

101.9

106.9

104.9

99.4

92.4

67.8

110.3

주 : 외국인 제외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

단위 : 명

남성

비율

높음

여성

비율

높음

연령 및 성별 인구구성과 성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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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로 계산되는 노

령화지수는 2005년 33.0%에서 2016년 72.9%로 증가함. 또한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

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도 2005년 9.9%에서 2016년 1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제결혼은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015년 전체 국제결혼 건수 중 한국남성

과 외국여성이 결혼하는 비율은 2005년 대비 감소추세이고,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이 결혼하

는 비율은 증가 추세임. 

 ● 경기도의 총 가구수는 2015년 4,384,742가구로 2000년 2,668,880가구에 비해 64.3%가 

증가함. 2015년 전체 가구 중에서 2세대가구가 53.7%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특히 1인 가

구의 경우 2000년 12.6%에서 2015년 23.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시도별·성별 결혼이민자 등록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 이민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8.2%가 등록된 곳은 경기도, 17.9%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소폭으

로 증가 추세. 2017년 연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 수는 251,041명임(2017년 출입국·외국

인 정책 통계연보, 2018). 

 -   불법체류자 중 경기도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배우자 중 1인이 한국국적이 아닌 경

우 출산을 해도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표_19] 시도별·성별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현황 
(2017.12.31. 현재, 단위:명) 

시도 계 구성비율 남성 남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계 153,649 100.0% 25,064 16.3% 128,585 83.7%

경기도 43,306 28.2% 8,311 33.2% 34,995 27.2%

서울특별시 27,491 17.9% 7,319 29.2% 20,172 15.7%

※출처 : 2017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54쪽 

[표_20] 시도별·연도별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017년

계 149,764 149,165 149,872 150,605 153,649

경기도 41,293 40,919 41,403 41,828 43,306

서울특별시 29,818 29,000 28,240 27,473 27,491,

※출처 : 2017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54쪽

 ●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정책에서 배제되는 가족과 개인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음. 경기도 일부지역의 산업구조 등으로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한국의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권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움. 

2) 경기도민의 삶의 질8)

 ● 경기도민은 내 집을 장만하거나 전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됨. 젊은 

층의 주민이 내집을 마련할 때까지 이사를 하는 패턴이 전형적임. 주거유형으로 본 삶의 만

족이나 행복한 일상감정은 아파트, 연립·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순으로 파악됨. 주거유

형으로 본 지역소속감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다가구, 아파트 순으로 나타남. 가계부채

의 주요한 이유는 주거관련 비용임. 경기도에 이사 오기 직전에 거주한 곳은 대체로 경기도

이지만, 서울에서 온 도민은 1/4 정도 되는 점은 주거비 상승으로 경기도에 이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고령화에 접어드는 주민이 많아질수록 노후생활비가 고민거리라고 파악됨. 

8) 출처 : 경기도민 삶의 질 동태분석을 위한 가구패널 기초연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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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필요성이나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각각 55.4%, 62.2%로 조사됨. 자녀

에 대한 출산계획이 없는 주민은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나이나 건강상

의 이유이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본인

이 스스로 준비하거나 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음. 

 ●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유급인턴, 부업, 아르바이트, 무급으로 가족 도움 포함)

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경험 있음’응답자가 58.6%이며, ‘없음’이라는 응답 41.4%보다 높음. 

지난 주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직장이 없다고 하였으며, 직장이 있음에도 근로하지 

않는 경우 54.7%의 응답자가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24.5%의 주민은 ‘육아·가사’를 이

유로, 9.0%의 주민은 ‘휴가·교육·훈련 중’으로 파악됨. 일자리에 대한 만족은 ‘물질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준다‘는 항목에서 높았음. 

 ● 경기도에 대한 지역소속감은 4점 만점에 2.77점이며, 주민을 신뢰한다는 이웃관계는 2.70

점임.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속감이나 이웃관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삶의 질에 대한 만

족은 5점 기준으로 보통이나 좀 만족한다(3.49점)는 정도로 이해됨. 10대에서 가장 낮은 삶

의 만족을 보이고, 50대에서 가장 높은 삶의 만족이 나타나며, 그 이후 하강 곡선을 보임. 

도민들은 가족이 많을수록 만족감을 보이므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감 또한 높아짐. 

 ● 쓰레기 분리배출이 대다수의 환경관련 실천사항이며, 대기의 질이 심각하고 개선을 요구하

는 것으로 파악됨. 

2. 과제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재구성 

(1)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기본요소 및 원칙

①   상향식 의사결정체계 :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참여적 숙의·공론화 장’

②   의사결정구조의 통합성, 책임성 : 경제·사회·환경적 가치 통합 조정 및 심의, 의사결정주

체/기구의 권한 및 책임

③   집행의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 명확한 의사결정의 주체/기구·기준·절차 마련

④   참여구조의 다양성, 포용성, 대표성, 전문성, 효과성 : 의사결정주체/기구에의 사회소수그

룹 의석 할당, 구성원의 객관적인 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 개방적이고 정기적인 숙의·공론

화 장 마련

(2)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 정책수립·이행·평가에 관한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참여적 숙의·공론화 장’ 마련

 ●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총괄기구 마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의회, 시민,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파트너십) 실

천 구조 마련

(3) 선행 연구9) 및 법제도 현황 검토

가.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모델(안)

①   부서-단체 협치형 : 행정이 의사결정 및 이행 주도, 위원회는 보조 기능

 -   지방정부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 및 단체에 권한 및 역할을 동등하게 배분하고 협치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형태

 -   총괄부서는 현재와 같이 환경정책부서가 될 수도 있고 총괄기획부서 혹은 별도의 SDGs 이

행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역할을 수행

 -   총괄부서에서 각 담당부서로 역할을 이행할 때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를 두어 협치가 가능

 -   이행은 각 부서별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진행하며, 여건에 따라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

기 등 사업 중심의 별도 부서를 설치하는 방식

1) 1998년 9월 4일 창립당시의 명칭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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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총괄부서

위원회

환경부서 경제부서 사회부서 (기타)부서

<그림 3-16> 표준모델1(부서·단체 협치형)

•환경단체

•친환경사업체

：

•경제단체

•지역지원

•주민협의체지원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인권단체

•복지단체

：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안전마을

：

② 대등형 : 위원회 중심 의사결정, 의사결정과 이행단위의 하향 수직구조

위원회지방정부 총괄부서

<그림 3-17> 표준모델2(대등형)

•환경단체

•친환경사업체

：

•경제단체

•지역지원

•주민협의체지원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인권단체

•복지단체

：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안전마을

：

 -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측 당연직 위원이나 시민단체, 이해관계 대표들이 의사결정에 참여

하여 지방정부와 협의회가 권한을 대등하게 부여받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

 -   위원회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차원의 SDGs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

행하며, 협의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행계획이나 평가결과에 따라 SDGs 이행을 위한 사

업 또는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

 -   협의회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며, 이행을 위한 분과를 두어 활동 

③ 파트너십형 : 민·관 공동 의사결정 및 이행구조의 통합

위원회지방정부

<그림 3-18> 표준모델3(파트너쉽형)

•환경단체

•친환경사업체

：

•경제단체

•지역지원

•주민협의체지원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인권단체

•복지단체

：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안전마을

：

 -   지방정부와 민·관 거버넌스 추진기구인 협의회가 대등한 위치에 있고, 의사결정을 함께 

진행하여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구조

 -   민·관 거버넌스 추진기구는 사회적 기업, 인권단체, 환경단체, 복지단체, 도시재생 단체 

등 17개 SDGs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들을 포괄하는 조직

④ 한계 및 보완사항

 -   ‘참여 숙의·공론화 장’구축(개방성) 및 법적 기능(책임성) 고려 부재

 -   의회(입법부)의 역할 및 의회-행정부간 파트너십 구조 고려 부재 

 -   행정부 내 정부위원회 및 협의회의 법적 지위(책임성) 설명 미흡

 -   행정부 내 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포용성, 대표성, 전문성 기준(투명성, 책임성) 미흡

 -   행정부 내 경제·사회·환경 통합 총괄기구의 기능 및 역할(법적 위상)(통합성) 설명 미흡

나.   경기도 법제도 상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조 현황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2017.04.12.) 및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2016.05.17.)

① 유엔 SDGs 이행 기본원칙 중 ‘포용성’원칙 미반영

 -   유엔 SDGs 이행 기본원칙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포용성)’을 기본 전제로 하여, ‘참여

성’, ‘통합성’을 제시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3조(기본원칙)’에서는 시민사회 및 기업의 참여 의사결정구조

(참여성), 경제·환경 통합적 접근(통합성) 원칙만 제시하고, 유엔 SDGs 이행 대전제인 ‘누

구도 배제하지 않는다(포용성)’원칙은 언급 부재

②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제도 부재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3조 1항 ‘지속가능발전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제

도 마련 원칙’이 명시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조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및 평가, 보고 의무(제4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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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 명시되어 있고, ‘참여적 숙의·공론화 장’, 민관 파트너십 체계 등 참여 체계 마련 과

제 부재

③ 경제·사회·환경 분야 정책의 통합적인 총괄 조정·심의기구의 부재

 -   지속가능발전 조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분야 지표 작성, 평가, 

보고에 대한 심의 기구로 ‘환경정책위원회(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근거)’를 상정(위원장 행

정부지사, 심의·자문기구)

 -   그러나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2018.08.01.)에 따르면, 환경정책위원회는 환

경보전, 습지보전, 환경정책, 환경국 소관 심의위원회 추천 전문가 등 총15인 이내로 구성

하게 되어 있어, 경제 및 사회 분야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④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점검체계 연계 미비

 -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에게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과 연계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게 수립·시행할 것

을 명시

 -   그러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서는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

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수립 및 점검 

체계에 대한 내용이 부재

 -   예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상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

검·평가가 매년 진행되어 도지사가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및 보고서를 2년마다 공

표하도록 하여, 상위 조례의 이행점검 체계와 연계 부재 

법제도

책임단위

자문단위

이행내용

이행분야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행정1부지사

(실무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기능, 15인 이내)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경제·사회 환경 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행정2부지사

(실무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위원회

(심의 기능, 15인 이내)

경기도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이하 지방추진계획)

지방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지역사회 전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녹색경영 및 녹색일자리 창출 지원

녹색경제·녹색산업 지원·특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조 현황 : 포용성, 참여성, 통합성, 효율성 한계>

(4)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안)

 ● 선행연구 및 현행 법제도에서는 행정부의 집행구조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

계 모델(안)’을 제시하였다면, 여기서는 ‘참여적 거버넌스 기능’을 중심으로 주요 이행 구조 

모델(안)을 제시

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 구조

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참여 숙의·공론화 장

 -   정책 수립·이행·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개방적, 포용적, 정기적인 참여 공간

 -   지속가능성 이행현황 및 평가결과의 보고, 정책의제 논의

 -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의견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책임있게 종합·조정되는 장

 -   참여 숙의·공론화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이해그룹의 제안사항을 행정부 및 의회에 권고

 -   풀뿌리 및 소수그룹의 참여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기존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소수의 개인 

전문가 및 대규모 기관/단체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져 온 한계를 보완

 -   ‘참여 숙의·공론화 장’의 핵심 기능은 양질의 정보를 공개 및 집적, 통합적인 숙의 민주주

의 및 풀뿌리 참여민주주의 기반을 조성

② 참여 숙의·공론화 장에의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

 -   참여 숙의·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개방적, 포용적, 책임있는 참여를 위한 

공식적인 참여 방법 및 절차

 -   다양한 이해그룹은 주체 및 주제분야별로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자체 협의를 통해 구성원 

및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

 -   정기적인 참여 숙의·공론화 절차가 진행될 시, 각 이해그룹들은 자체 숙의과정을 거친 후 

그룹 공동의 입장문서를 작성하고 발표

 -   각 그룹의 입장문서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누구나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해그룹들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참여를 확보

여성

청소년

조조 및
노동자

교육자/
교육계

과학
기술계

농민

기업 및
산업계

…

지방정부

NGOs

장애인
재생

에너지

먹거리

노인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제

…
입장문서

사회적
경제

…

주체그룹 주제그룹

※ 참여·운영 메커니즘

•자발적 조직 및 독립적 운영 전제

• 각 그룹별 구성원 기준·가입절차, 의사결정 기준·절차 마련(정관)

• 각 그룹별 공론화 장 논의 안건에 대한 입장문서 제출·공표

• 정부 참여 숙의·공론화 장 홈페이지에 각 그룹별 입장문서 게시

<참여 숙의·공론화 장에의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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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기도 행정부 및 의회 내 경제·사회·환경 이슈 통합 조정 기구 

 -   행정부 및 의회 내 주제분야별 정책·이슈 통합 조정기구의 설치와 법적 기능, 권한, 역할

을 제시(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담 사무국)

 -   참여 숙의·공론화 장을 통한 다양한 이해그룹의 공식 입장문서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위

원회의 경제·사회·환경 정책 심의·조정 과정에서 고려·반영

 -   행정부의 경우, 참여 숙의·공론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개

④ SDGs 실천 민관 파트너십 체계

 -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행정부의 정책 추진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이행 사업/활동을 

정부-시민사회/정부-기업, 의회-시민사회/의회-기업 간 파트너십으로 추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행정부 및 의회의 경제·사회·환경 이슈 통합 조정 기구 산하의 

이행체계로 법적 위상 상정

 -   참여 숙의·공론화 장에의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가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

이라면, SDGs 실천 민관 파트너십 체계는 실천과제(사업 및 활동)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조직

 -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 지원, 실천성과 정보화 등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실무조직 구성 

 -   행정부의 정책 집행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고 시민사회 및 기업의 이행참여를 통해 주

체적 참여 역량 강화

⑤ 지속가능발전 연구·교육·홍보·정보화 체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통합 이슈 및 과제 개발 조사·연구, 참여 및 실천

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속가능발전 정보 허브 구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행정부의 경제·사회·환경 이슈 통합 조정 기구의 담당업무로 상

정하며, 산하 실무조직을 구성하거나 업무별로 외부 전문민간단체 위임·위탁

 -   지속가능발전 공식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참여 숙의·공론화 논의과정 및 결과, 지속가능

성 보고서, 이해그룹 입장문서, 공동정책의제 및 파트너십 실천과제 이행현황, 지속가능발

전 관련 조사·연구자료, 교육자료 등 정보 접근성 강화

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 모델(안)

① 1안 : 독립적인 참여 숙의·공론화 장

 -   독립기구로서 정기적, 개방적 ‘참여 숙의·공론화 장’의 법제도화(조례 제정)

 -   ‘참여 숙의·공론화 장’에서의 정기적인 경제·사회·환경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토론을 

통해 발굴된 정책의제 및 과제를 행정부 및 입법부에 권고 

 -   ‘참여 숙의·공론화 장’을 중심으로, 정책의제 생성 및 평가에 관한 정부, 의회, 시민사회가 

대등한 파트너십 위상에서 참여

   • 시민사회 :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그룹들의 숙의·토론을 통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의견 제시(그룹별 입장문서 발표)

   •   의회 : ‘참여 숙의·공론화 장’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 현안 및 신규 의제를 파악하여 의회 활

동에 반영

   • 정부 : ‘참여 숙의·공론화 장’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 현안 및 신규 의제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집행·평가에 반영

 -   독립적인 참여·숙의 공론화 장 운영의 법제도화를 통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사

회-입법부-행정부 간 상호 이해관계를 통해 건강한 정치적 협력 및 견제 관계 형성 가능

 -   시민사회의 자율성, 입법부 및 행정부간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기준으로 숙의·공론

화 결과에 대한 책임성 장치는 ‘결과 공표’및 ‘권고’수준으로 상정

 -   대의제 및 전문 관료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

인 정치구조 혁신 차원의 접근

 -   독립기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부 및 의회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

※ 참여·운영 메커니즘

•시민사회, 행정, 의회간 대등한 파트너십 구조

•정치적 영향 최소화

•‘참여 숙의·공론호 장 기본조례’ 제정 필요

•최소한 현안 및 신규 의제의 이슈화 기능

•행정부와 의회의 동의 전제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

…
입장문서

참여·협력

운영 반영

반영

협력

운영

권고

권고

의회 내 위원회간 
이슈 통합 조정 기구

…
입법안 수립 및 제정/

예산심의·의결

SDGs 실천 
민관 파트너십 

활동/사업
…

공동실천의제 
설정 및 이행

참여 숙의·공론화 
장
…

사무국
…

지속가능성 보고/평가/
의제 형성 및 논의결과 권고/

SD정보망

행정부 내 부처
통합 조정 기구

…
위원회 or 부서에서
정책 조정/심의/
추진계획 수립/

집행

연구/교육/홍보
정보화 체계 구축

<독립적인 참여 숙의·공론화 장 중심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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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안 : 행정부 중심 거버넌스 체계

 -   행정부 내 자치단체장 직속 경제·사회·환경 정책 총괄 조정·심의 위원회 설치(예: 지속

가능발전위원회)

 -   위원회의 법적 역할로써, 정책 수립·이행·평가 관련 정기적인 참여 숙의·공론화 장 운

영 및 논의결과 반영,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SDGs 실천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활동 및 사업 총괄·지원, 지속가능발전 연구·교육·홍보·정보화를 추진

 -   위원회 산하 전담 사무국(공무원 및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 설치 및 운영

 -   의회와 시민사회는 참여 숙의·공론화 장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 이행현황 점검 및 정책/이

행 과제 제안

 -   행정의 정책 수립 및 이행의 효과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행정 혁신 차원의 접근

※ 행정부 중심 거버넌스 구조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지 중요

• 행정부의 정책 수립·이·행평가 과정에서 

개방적, 포용적 의견수렴 구조

•의회, 시민사회의 역할은 보완적

운영

참여참여

운영

운영 및
논의결과

반영

참여 숙의·
공론화의 장

…
경제·사·회·환경 

주요 정책 숙의공론화/
지속가능성 보고/평가/

의제 형성 및 제안

의회 내 위원회 
간 이슈 통합 
조정 기구

…
입법안 수립 및 제정/

예산심의·의결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

…
입장문서

SDGs 실천 
민관 파트너십 

활동/사업
…

공동실천의제 
설정 및 이행

연구/교육/홍보/
정보화 체계 구축

행정부 내 부처 통합 
조정 기구 설치

…
위원회(사무국)

…
경제사회환경 정책조정·심의/
지속가능성 보고/평가/참여
숙의·공론화의 장 운영/

민관파트너십 및 SD정보망

<행정부 중심 지속가능발전 이행 거버넌스 체계(안)>

(5)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모델(안)

① 1안 : 독립적인 참여 숙의·공론화 장 기구로 전환

 -   명실상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 가능

 -   다만, 지역사회 내 주요 이해그룹들의 보편적 합의가 전제

②   2안 : 행정부 중심 지속가능발전 이행 거버넌스 체계에서 기능별로 발전적 해체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 체계, SDGs 이행 민관파트너십 체계, 위원회 사무국)

 -   기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참여 기관/단체들은 참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해그룹 

참여체계’와 ‘SDGs 이행 민관 파트너십 체계’로 재편

 -   사무국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국 및 SDGs 이행 민관 파트너십 체계 사무국의 

민간전문위원으로 배치

③ 3안 : 행정부 내 SDGs 이행 민관파트너십 체계 운영 기구로 전환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민관파트너십 SDGs 실천사업/활동으로 국한하여 행

정부로부터 관련 활동을 위임·위탁

 -   이 경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난 20년 역사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내 주요 이해그룹들의 합의가 가장 용이한 모델

2) 제4차 의제 수립 방향(안)

 ● 기존 이슈별 의제 선정 방식을 변경.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역의제이므로 경기도민의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   경기도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영역에 관한 현황을 파악, 요구되는 의제를 도출, 영역별로 

재구조화. 

 -   세부 이슈의 변화가 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지표가 변화하고, 지표의 변화가 삶의 변

화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제를 우선 선정하여 실천과제를 구성할 수 있음. 

(1) 의제수립 기본원칙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조 개편 

 ● 현장성 기반 : 경기도민의 삶의 방식이 직간접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의제

 ● 수도권 차원의 의제 고려 : 경기도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인 서울시와 인천시 고려 

 ● 광역지자체로서 책임과 역할 강화 : 기초지자체 연계와 조정

 ● 사전예방의 원칙, 포용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반영

 ● 정치(평화,거버넌스),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의제 고려

 ● 의제별 정치(평화,거버넌스), 경제, 사회, 환경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

(2) 제4차 의제 내용(안) 

(2)-1. [거버넌스] 참여 거버넌스 구조 개편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재구성’내용 참조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참여 숙의 공론화 장 구축(독립기구화) 

 ● 경기도 행정부 및 의회내 경제사회환경 통합 조정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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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Gs 실천 민관 파트너십 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연구 교육 홍보 정보화 체계 구축

 ● 거버넌스 체계 합의 결과에 따른 조례 제·개정(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경기도 지

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UN - SDGs K – SDGS

목표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

롭고 포용적인 사회 추진, 모

두를 위한 사법정의의 구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면서 

책임을 지는 포용적인 제도 구

축

16.7 모든 수준에서 대응적·

포용적·참여적·대표적 의사

결정 보장
- -

17. 이행수단의 강화 및 지속가

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쉽 활성화 

17.14. 지속가능개발 관련 정책 

일관성 강화

17.17 경험축적 및 전략공유를 

통하여 효과적인 공공, 공공-

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17.19 2030넌까지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개발 성과 측정

치 개발에 대한 기존의 노력을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

계역량 개발 지원 

17. 지구촌 협력강화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

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관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권

장하고 촉진한다. 

경기도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18)/ 경기도형 SDGs (안)

목표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한다. 

세부목표 2 :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갖춘다. 

세부목표 3 : 민관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이재명 도지사 공약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주인인 경기 

(경기도지사선거

선거공약서)

2. 공정세상, 정의로운 경기도 

직접민주주의로  

기본이 바로 선 도정 

- 도민청원제,도민발안제, SNS소통관제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개발

- 예산·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정보 공개 강화

- 경기도와 31개 시·군 협치 강화와 공공갈등 숙의 조정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쟁 유도

- 지방정부의 유통·가맹점 공정거래 감독강화

- 불공정 하도급 같은 노동행정 관리감독 강화

- 부실채권 소각을 통한 ‘빚탕감프로젝트’추진

- 공기업 경영에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동자 안정망 구축 

공유가치 확대로  

사회적 경제 육성 

- 사회적경제 기업지원과 공유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목표제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시민·상호금융·기업·경기도·시·군이 함께 하는 사회적기금 조성 

(2)-2. [경제+환경] 미세먼지 줄이는 경기도 – 공기 질 개선 

 ● 경제 :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공장 등 사업장(38%)이 가장 높으며, 건설 및 선박

(16%), 발전소(15%), 낡은 경유차량(11%) 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종합적

인 방안 실천. 

 -   사업장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책의 효과성 강화 

 -   에너지 정책 재검토 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태양광발전, 적정기술 등)

 ● 환경 :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

 -   차량 배출가스 감소(차량운행 감소 대책, 경유차 이용제한, 친환경 차량 확대 등) 

 -   녹지공간 확보(도시공원, 그린벨트 유지 등)

 -   폐기물 정책 정비 등 

UN - SDGs K – SDGS

목표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

증진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

질, 대기, 물, 토양 오염으로 인

한 사망 및 질병 건수 감소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

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을 줄인다. 

7. 모두에게 감당 가능하고 신

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

대식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7.1 2030년까지 적당한 가격으

로,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

인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보편

적 접근 보장

7.2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

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

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

지 효율성 개선율을 2배로 증

대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

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

다.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

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7.4 운송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9.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화 및 혁신 촉진

9.4 2030년까지 기반시설 개

선, 산업시설 개보수, 청정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산업공정

에서 사용

9.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

대 및 경제성장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

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

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

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

주지

11.6 대기의 질과 지자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

정적인 환경영향(인구1인당)을 

감소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

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

력 있는 도시와 주거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감소시킨다.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

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

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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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

식 보장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

물 발생 감소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

진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

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

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

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

을 방지한다.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

적으로 철폐한다.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

하기 위한 긴급 대응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력 및 적응력 강화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정

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3. 기후변화 대응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

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

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

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

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

도록 노력한다.

경기도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18)/ 경기도형 SDGs (안)

목표 3.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6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을 줄인다.

목표 7. 에너지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

세부목표 1 : 지역 간, 계층 간 에너지 서비스 격차를 줄인다. 

세부목표 2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 

세부목표 3 :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세부목표 4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력자립도를 높인다.

목표 11.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한다.

세부목표 7 : 모두가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공원 및 방재대책을 추진한다. 

목표 13.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강화하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인다.

세부목표 3 :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취약성을 낮춘다. 

5. 건강권 보장위한 미세먼지종합대책 추진 – 미세먼지 걱정없는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공약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주인인 경기 

(경기도지사선거 

선거공약서)

핵심공약 10선

정확한 미세먼지 

DB 구축

- 시·군 대기측정소 확충

- 지역별 오염물질 발생 북석표 작성

-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 수집 강화

친환경 차량 확대 - 경기도 디젤버스를 CNG·전기버스로 교체 

- 정부와 함께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 친환경차 보급 위한 충전호 확장 

사업장 오염물질 배

출 감소 

- 사업장 배출가스 허용 종량 단계적 축소

- 중소규모 사업장의 배출실태 관리강화

- TMS 설치·드론 활용 배출가스 감시 대상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

오염 개선 

- 어린이집, 노인시설 산후조리원의 초미세먼지 관리

- 중요시설 미세먼지 실태공개와 기준초과시설 특별관리

-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불법 노천소각  

단속 강화 

- 논밭 폐기물 소각행위 지도 단속 강화

- 공사장·사업장 불법 소각 근절지도 

- 불법소각 근절 위한 시·군 협력강화 

이재명 도지사 공약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주인인 경기 

(경기도지사선거 

선거공약서)

핵심공약 10선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 정부, 서울시와 협조체계 구축

- 동아시아 미세먼지 감소 협력사업 추진

- 한·중 대기환경 개선사업 적극 참여

남북 미세먼지  

공동협력 

- 북한 노후 화력발전시설 현대화 지원

-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 미세먼지 흡착위한 북한 숲 가꾸기 사업 지원

미세먼지 정책  

공동협력 강화 

- 서울, 인천, 충남과 광역 공동대응 사업추진

- 광역단위 협력 위한 ‘미세먼지 정책 협의체’운영

- 포천 활력발전소 배출원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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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 ‘맘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경기도 – 주거 해결

 ● 사회 : 필요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공간 확보

 -   경제력 차이, 성별, 장애유무, 생애주기별 특성(청년, 노인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 확대 

 -   안정적인 주거공간와 함께 심리·육체적인 안전 도시 구축(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 

유니버설디자인의 장점을 통합적으로 반영 - 범죄율 감소효과 등)

UN - SDGs K – SDGS

목표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

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거

주지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

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

민가 개선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

력 있는 도시와 주거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

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

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

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경기도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18)/ 경기도형 SDGs (안)

목표 11.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한다.

세부목표 1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보조정책을 강화하여 주거걱정 제로화 사회를 만든다

이재명 도지사 공약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선거 

 선거공약서)

4. 포용적인 복지, 든든한 경기도 – 집 걱정없는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택 특별공급

- 신생아 출산가정 아이사랑 공공임대 특별공급

- 경기도시공사의 주거환경개선 기능 확대

주거안정 지원 - 저소특층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증과 이자지원

-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 공동주택 맞춤형 특화 리모델링 지원

(2)-4. [경제+사회+정치] ‘먹고 살 걱정 덜어내는 경기도 – 일자리 

 ● 경제 : 지역적 산업구조의 변동을 반영하면서 자원순환경제, 대안경제를 지향하는 일자리 

 -   적절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마련 

 -   신규 일자리 영역 창출과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지속가능성도 중

요한 지표가 되어야 함

 ● 사회 :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관리 

 -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대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정치 :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와 합의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성별 임금격차,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등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구성된 규범을 해체, 공유하는 토론과 합의 필요

UN - SDGs K – SDGS

목표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

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혹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청소

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

로 증대 

4. 교육증진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

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

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

한다.

8. 일관되고 포용적이면 지

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모두

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추

진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

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

은 최소한 연간7%성장률 유지

8.2 노동집약적 산업부문 및 고부

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

업 다각화, 기술 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

업가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

원하는 개발 지향형 정책 촉진:중

소기업 육성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

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

전고용을 달성:동일 가치업무에 

동등한 보수 보장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

을 상당수준을 감소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

고, 지역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

는 지속가능관광 촉진을 위한 정

책들의 설계 및 시행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

을 한다.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한 임금을 지급한다.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

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8.7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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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 SDGs K – SDGS

목표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9.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

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촉진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화 촉진 : 2030년까지 산업부문

의 고용률을 상당수준으로 증가 

10. 국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감소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

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

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2 2030년까지 나이,성,장애,인

종,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

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

장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

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10. 불평등 해소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

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

대한다.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

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

의 평등을 달성한다.

10.5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

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

의 평등을 달성한다.

경기도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18)/ 경기도형 SDGs (안)

목표 4.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3 :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목표 8.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세부목표 1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성장률 3%를 유지한다. 

세부목표 2 :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과 청년창업을 활성화 한다. 

세부목표 3 : 장애인, 청년, 이주민 등에게 공평한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4 :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산업재해를 줄여 고용 안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5 : 관광·콘텐츠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한다 

세부목표 6 :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목표 10.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를 조성한다

세부목표 1 : 고용형태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한다. 

세부목표 2 : 저소득층의 일자리 참여율을 제공하여 소득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세부목표 3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

세부목표 4 :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건전한 다문화 사회를 조성한다. 

2. 공정세상, 정의로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공약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선거 

선거공약서)

핵심공약 10선 

공유가치 확대로 

사회적경제 육성

- 사회적경제 기업지원과 공유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목표제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시민·상호금융·기업·경기도·시·군이 함께 하는 사회적기금 조성 

3. 풍부한 일자리, 살맛나는 경기도 

산업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4차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 기술창업 혁신플랫폼 구축과 대학보유기술 사회화 지원

-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 및 확대

- 스마트팜, 친환경 바이오팜 조성과 친환경 미생물 농자재 지원

공공정책을 통한

일자리 견인 

-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지역화폐(상품권) 유통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 재창업·재도전 기업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

- 경기도시공사, 경기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와 취업지원 강화 

- 취업 대비 ‘청년준비공간’운영과 ‘장기현장 실습교육’프로젝트

-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여성친화적 일자리 조성

- 중장년 퇴직자 재교육·창업·일자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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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제+사회+환경] 이동이 편리한 경기도 – 친환경,포용적인 광역교통망 

 ● 경제 :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서울의 베드타운

 -   택시 외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심야시간대(오후11시 – 새벽4시)에 도착지 정보로 목적지를 

파악한 결과, 서울 동쪽지역은 경기도 하남·남양주시 일대까지, 북쪽으로는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서쪽으로는 경기도 부천·고양시 일대, 남쪽으로는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일대까지 

이어짐(중앙일보, 2018.12.25.)

 -   일자리 등을 이유로 한 장거리 이동이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동거리

가 길수록 환경친화적이지 않음. 이동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및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 사회 : 교통약자도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망 

 -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정류장까지 이동 편의성도  

고려

 ● 환경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 

 -   대기오염 물질 중 도로이동원에 의한 오염 61.5%, 승용차는 버스의 7배, 지하철의 15배 

CO2 배출

 -   자동차의존도시는 커뮤니티가 분리·단절 

 -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망, 광역교통망을 확충, 버스 등은 친환경연료 사용 비중 확대

UN - SDGs K – SDGS

목표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

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

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

통을 확대한다.

경기도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18)/ 경기도형 SDGs (안)

목표 11.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한다.

세부목표 2 : 개인과 지역 간 이동 차별없는 교통복지를 실현한다 

세부목표 3 :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재명 도지사 공약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선거 

선거공약서)

4. 포용적인 복지, 든든한 경기도 – 교통이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 

대중교통 

추가 확충

- 출퇴근 시간 버스 증차와 심야 ‘올빼미버스’ 운행

- 광역버스 노선 굴곡도 조정과 급행 좌석 추각 운행

- 공공성 강화 원칙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광역버스 및  

철도 급행화

- 지하철 급행 확충과 GTX 조기개통 지원

- 수도권 광역교통권 설립 신속 추진

-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대중교통행정 혁신 

(2)-6. [정치+경제+사회+환경] 한반도 평화 정착

 ● 정치 :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 

 -   민관협력을 통한 평화증진 활동, 사회문화교류 확대 등 

 ● 경제 : 친환경적으로 DMZ과 인근지역 개발

 -   생물다양성이 보전되는 환경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 공정여행, 생태여

행, 역사전시관, 다크투어 등

 ● 사회 : 탈북자를 존중하는 경기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인식 확대 활동과 관련 조례 

제개정 등(북한 바로알기 프로그램, 다름을 존중하는 인식캠페인 등) 

 ● 환경 : DMZ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 추동

UN - SDGs K – SDGS

목표 세부목표 목표 세부목표

- -
16 인권·정의·평화 16.1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한 협력을 증진한다.

경기도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18)/ 경기도형 SDGs (안)

목표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5 : 통일 대비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한다. 

이재명 도지사 공약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선거 

선거공약서)

1. 평화시대, 새로운 경기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 평화경기 

조성

- 경기북구 통일경제특구 산업단지 조성

- 특구개발 관련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적극 추진

- 경의선, 경원선 등 남북 교통망 복원 지원

- 유라시아 횡단철도 연계한 물류중심지 조성

남북교류사업 확대 -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말라리아·병충해 공동방역, 미세먼지 감축 등 삶

의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체계 마련

-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경기 서해안 평화관광벨트 조성 지원

- 남북 동질성 획복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교류 확대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 도민 중심의 남북교류 지원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비, 남북교류 민관협치체계 구축

DMZ의 평화적 활

용모색

- DMZ 세계평화자연유산 지정 추진 

- DMZ 생태평화공원 및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 완료

- DMZ 내 지뢰제거 로드맵 마련 및 DMZ 내 안전 통행공간 확보

- DMZ 공연예술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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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록

1. 공동회장, 임원, 운영위원, 감사

| 공동회장 |

구분 이름 소속 임기

1 유영님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2009~2012

2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지사 2009~2011

3 이상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2009~2011

4 이중구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2012~2013

5 이재율 경기도 정무부지사 2012~2013

6 강관석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2013~2018

7 이상은 한양대학교 교수 2013~2016

8 최영옥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13~2014

9 강호문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2014~2015

10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 2014

11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2015~2016

12 김경희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15

13 박상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2016

14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16

15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2017~현재

16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2017~현재

17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2017~현재

18 김호석 대일개발(주) 회장 2018. 1~현재

| 운영위원 |

구분 이름 소속 임기

1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의모임 대표 2011~2012

2 김낙경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경기서부권시·군의제21협력위원회사무국장

3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운영위원장

4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운영위원장

5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원장

6 류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7 박선근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경기남부권시·군의제21협력위원회사무국장

8 박연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9 신윤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10 안동희 함께가꾸는푸른여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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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소속 임기

11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12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13 임종석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경기북부권시·군의제21협력위원회사무국장

14 정윤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5 공 석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위원장

16 김정진 경기도 환경국장

17 박신환 경기도 환경국장

18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 권오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20 김진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21 조성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22 최재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23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운영위원장 2013~2014

24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원장

25 김인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26 김지영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7 류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8 박선근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9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 소장

30 신남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31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32 유은옥 경기여성연대

33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34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35 이영주 대한적십자 경기지사 부회장

36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7 정윤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8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39 오병권 경기도 환경국장

40 유정인 경기도 환경국장

41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42 박승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43 조성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44 최재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45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 2015~2016

46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원장

47 김우현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8 김인구 가평/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위원장

49 도윤석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50 류명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시민감사위원회 위원장

51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52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 소장

53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54 신남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55 오수길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위원장

구분 이름 소속 임기

56 유은옥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57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58 이상명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장

59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60 차명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61 류광열 경기도 환경국장

62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실장

63 염종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64 윤은숙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65 천동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66 고대현 시흥에코센터 팀장 2017~2018

67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

68 김두만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69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70 도윤석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71 류명화 경기시민연구소 올림 공동소장

72 박연희 ICLEI한국사무소 소장

73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74 양숙정 빚진 자들의 집 운영위원장

75 오민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76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77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78 이상명 사무처장

79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80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81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82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

83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4 박재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85 진용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86 천동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감사 |

구분 이름 직업 임기

1 김종국 변호사 1999∼2001

2 권안석 공인회계사 1999∼2004

3 최선호 변호사 2002∼2004

4 김영민 공인회계사 2005∼2008

5 최강호 변호사 2005∼2008

6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2009~2014

7 권안석 공인회계사 2009~2016

8 유문종 수원마을르네상스센터 센터장 2015~2018

9 이지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 201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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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명단(6-10기, 위원회 별) 

1) 푸른경기21 6기(2009∼2010년도)

| 산림·녹지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정운 마리학교 교 사

2 김미옥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

3 김인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4 김태수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숲 해설가 연구회 회 원

5 김형운 문화일보 차 장

6 박미영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강 사

7 박선미 시화호생명지킴이 사무국장

8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9 방세환 광주시청 정책위원

10 오현옥 맑은물사랑!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 생태연구회 강사

11 이금순 수리산자연학교 대 표

12 이미정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교육팀장

13 이용성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사무국장

14 이정숙 용인시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15 정미연 용인 솔밭자연학교 교 장

16 최경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숲 해설가 연구회 회 원

17 최은호 푸른파주의제21실천협의회 지역경제분과 위 원

18 이용섭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공원녹지계) 과 장

19 이우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습지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성주 푸른교육공동체 운영위원

2 김세희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생태분과 총 무

3 김제형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 노경애 화성곤충농장 대 표

5 도윤석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6 류현상 칠보산도토리학교 운영위원

7 박희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8 서경옥 시흥환경운동연합 교육간사

9 서정화 한국생태사진가협회 이 사

10 송 숙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운영위원

11 오미경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지생태분과 위 원

12 이계숙 한국해양연구원 시화호관리위원회 사무국 연구원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3 이단우 광주문화원 운영위원

14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5 이홍근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6 이희옥 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대 표

17 임종길 대평중학교 교 사

18 전선희 - 생태연구가

19 정진화 사립문 사무국장

20 한동욱 PGA습지생태연구소 소 장

21 엄진섭 경기도 도시환경국 환경과(생태환경계) 과 장

22 이용섭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자연생태계) 과 장

| 수질·하천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상준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2 강천심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3 김남신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기후변화분과 위  원

4 김미야 이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 김상회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대  표

6 김영미 생태안내자모임“하늘지기” 대  표

7 김진홍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  수

8 박창언 신구대학 건설정보과 부교수

9 손윤한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생태분과 위  원

10 양영철 LTI조경산업 기술개발 팀  장

11 양정모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 과  장

12 여인수 용현상사 소  장

13 유진홍 오산생태기획사 대  표

14 이경묵 녹색자치경기연대 사무처장

15 이광우 맑은물사랑!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6 이성호 청림환경기술연구소 소  장

17 이순규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숲해설가 연구회 회  원

18 이영숙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위  원

19 이창훈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김포지회 지회장

20 이해안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기후변화분과 위  원

21 장동훈 (동구)하나관광 이  사

22 정윤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3 홍주연 NGO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24 조양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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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김 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2 김두만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 김진숙 수윤화원 대  표

4 김충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5 남미정 전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대  표

6 배우근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센터장

7 안만규 ㈜남주건설 대표이사

8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9 이연리 부천중동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장

10 이종은 청미천환경실천연합 대  표

11 정선애 이천 효양중학교 교  사

12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13 조진숙 푸른환경새용인실천협의회 자연생태분과 위  원

14 최덕호 하림테크 대  표

15 엄진섭 경기도 도시환경국 환경과 과  장

16 최진석 경기도 환경국 자원순환과 과  장

17 변재성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장학사

18 김진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도시계획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경태영 경향신문 전국부 차 장

2 김경민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3 김명복 성진상사 사  장

4 김윤이 (사)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5 남성운 남성운컴퓨터 대  표

6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7 박대준 살고싶은오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8 박익서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9 서정철 시흥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0 오재연 안양지역환경기술인협의회 회  장

11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12 유미현 맑은물사랑!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생태연구회 강  사

13 이동환 (사)사람의도시연구소 소  장

14 이병식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위  원

15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16 최오진 기분좋은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7 최용진 경기일보 정치부 기  자

18 이기택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과  장

19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 연구부장

20 윤병국 부천시의회 시의원

21 윤화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주민자치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김연희 부천새마을부녀회 회 장

2 김영철 사회디자인연구소 -

3 김의욱 안양YMCA 시민사업부 부  장

4 김정숙 평택성폭력상담소 소  장

5 김지수 딩동청소년문화의집 관  장

6 노계향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생태도시분과 위  원

7 박근범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8 박선근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9 박정민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국장

10 박혜자 금호생명 수석팀장

11 백명희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지생태분과 위  원

12 신남균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3 신효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한국도시연구소 -

14 양재석 성혜도방 대  표

15 양희숙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도시환경실천위원회 간  사

16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  장

17 이근호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8 이왕구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 사무총장

19 임종석 맑고푸른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0 최태봉 고양시민회 회  장

21 황인구 NEWSNPR 대  표

22 오택영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과  장

23 김보연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의원

| 성평등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미정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2 고서경 에코젠더 대  표

3 김문정 고양여성민우회 여성쉼터 소  장

4 김민정 (사)경기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5 김영민 김영민회계사무소 회계사

6 김은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7 김은희 수원YWCA 이  사

8 나정숙 안산YWCA 회  장

9 남길현 경기여성단체연합 -

10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11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소  장

12 이상덕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3 이인숙 하남YWCA 성폭력상담소 소  장

14 정애숙 (사)광명여성의전화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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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15 조동숙 의정부여성회 공동회장

16 조영란 평택YWCA 사무총장

17 조정욱 시흥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국장

18 조항란 화성여성회 대  표

19 고순자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과 과  장

20 손영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교육사업국 국  장

21 신계용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도의원

22 정명원 군포시의회 시의원

| 보육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고인정 아이들세상어린이집 원 장

2 김 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3 김화자 맑은물사랑!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생태연구회 강  사

4 류인선 성남 단대어린이집 원  장

5 백혜리 서울신학대학교 부교수

6 손민숙 한국노총 수원상담소 소  장

7 양은희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교육이사

8 원연화 어머니안전지도자회 이  사

9 유정은 문아성보육실천연구소 소  장

10 윤장숙 작은사랑지역아동복지센터 대  표

11 이경미 겨자씨의 꿈 교육원 지사장

12 이부미 경기대학교 조교수

13 이세라피나 고양시보육정보센터 센터장

14 이주주 안산보육정보센터 팀장

15 전민수 평택나눔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6 정상균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보육정책과 과  장

17 오정섭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도의원

| 농업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김용미 (사)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농업안전국장

2 김용태 전국농민회총연맹 김포시농민회 회  장

3 김종숙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 전회장

4 문애숙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경기도지회 지회장

5 박래훈 주연생태문화농원 대  표

6 서희숙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7 안동희 함께가꾸는푸른여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8 안철환 전국귀농운동본부 이  사

9 양수일 팔당생명살림영농조합 사무국장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0 윤승용 G마크연합사업단 본부장

11 이 숙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2 이영기 한국유기농협회 회  장

13 전영규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 차장

14 현유경 안산소비자시민의모임 연구원

15 김경미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 과  장

16 안수환 경기도 농정국 농산유통과 과  장

17 염동식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도의원

18 염동식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도의원

19 안수환 경기도 농정국 농산유통과 과 장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김나영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 김은영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실  장

3 김정지현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합동사무처장

4 김효진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실무자

5 남궁미순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파주시지부 지부장

6 류보라 이천YMCA 간  사

7 문승식 친환경상품진흥원 구매진흥국장

8 박은향 평택녹색소비자연대 간  사

9 박혜연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대  표

10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11 이정옥 (사)한국친환경상품제조협회 회  장

12 홍용덕 한겨레신문 차  장

13 이용섭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환경기획) 과  장

14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부  장

15 최중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에너지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대원 양명농원 대 표

2 강용훈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이  사

3 권오영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4 김낙경 부천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5 박세찬 환경하남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6 박은호 군포YMCA 사무총장

7 박환우 아름답고푸른평택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8 심광용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9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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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10 유영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자연생태분과 총  무

11 유충현 환경친화기업협의회 사무국장

12 윤남희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도시사회분과 위  원

13 이경아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에너지자원국 국 장

14 이상명 서수원주민편익시설 관 장

15 이상헌 한신대학교 조교수

16 이은철 공간인쇄기획 사  장

17 이정홍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18 이풍호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9 장성자 김포소비자시민모임 대  표

20 정용관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21 차명제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 교  수

22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23 이문선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녹색에너지정책과 과 장

24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25 김명욱 수원시의회 시의원

26 김영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27 윤완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도의원

| 사회복지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김광분 맑고푸른포천의제21실천위원회 운영위원장

2 김선우 양주방문요양센터 대  표

3 김영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관  장

4 김정희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5 김지영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6 김진미 화성가족과성상담소 소  장

7 김혜성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팀  장

8 박금자 맑은물사랑!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생태연구회 팀  장

9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실장

10 신윤수 신광고기획 대  표

11 염창석 성결대학교 겸임교수

12 윤병성 이천시푸드뱅크 대  표

13 이경온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  사

14 임은정 물방울 공부방 원  장

15 최종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과 교  수

16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17 홍승미 (사)나눔과연대 사무처장

18 박춘배 경기도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과  장

19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20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책임연구원

21 송찬규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도의원

| 문화의제실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석환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 고경아 수원KYC 대  표

3 권미영 수원체육문화센터 관  장

4 김명회 (사)누리전통문화보존회 상임이사

5 김옥석 고양시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6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 원  장

7 김우정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

8 문희경 군포문화원 사무국장

9 박명호 중부일보 차  장

10 박석윤 창문아트센터 원  장

11 송양규 드림컴퍼니 대  표

12 신원성 제인콤 대  표

13 원홍재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여성문화분과 위원장

14 이 환 환경재생조형박물관 관  장

15 이경순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6 장영예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숲해설가 연구회 회  원

17 전상천 경인일보 기  자

18 최병수 말은연천21실천협의회 회  장

19 최춘일 경기문화재단 실  장

20 최현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 지회장

21 한순자 여성신문 양주지사 지사장

22 홍민자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여성문화분과 총  무

23 홍석영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여주지부 사무국장

24 황정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 정책위원장

25 이병관 경기도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 과  장

26 한성심 성남시의회 시의원

27 현정원 고양시의회 시의원

28 조선미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

29 임찬섭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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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푸른경기21 7기(2011∼2012년도)

| 생물다양성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성주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 김남신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위원

3 김미옥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꽃마리자연학교 고문

4 김세희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5 김옥석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6 김용숙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생활환경분과 위원

7 김은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환경위원회 환경위원장

8 김정희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9 김창호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산업경제분과위원장

10 노계향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위원

11 도윤석 너른고을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2 류현상 칠보산도토리교실 사무국장

13 박광성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

14 박미영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강사

15 박선미 시화호생명지킴이 사무국장

16 박환우 푸른경기평택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7 박희진 걷는사람들의모임“여강길” 사무국장

18 서경옥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9 서정화 한국생태사진가협회 홍보이사

20 송 숙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공동대표

21 양영철 ㈜한길조경산업기술개발 팀장

22 이경묵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팀장

23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24 이광우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25 이금순 수리산자연학교 대표

26 이미정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교육팀장

27 이미희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도시분과 위원

28 이창훈 녹색김포실천협의회자연환경분과 위원

29 이풍호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0 이해안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위원

31 이희옥 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대표

32 임종길 대평중학교 교사

33 전선희 - DMZ생태연구가 

34 정미연 솔밭자연학교 교장 

35 정수옥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숲해설가연구회 회원

36 정윤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7 한정순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간사 

38 허민영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번호 성명 소속 직위

39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운영위원 

40 홍주연 NGO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41 김경기 경기도팔달수질개선본부수질관리과 과장

42 김세중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과장

43 이용섭 경기도환경정책과 과장

44 이종수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과장

45 양정모 경기도팔달수질개선본부수질관리과 과장

46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환경정책연구부 연구위원

47 박정행 경기도교육청과학직업교육과 장학사

48 김상회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 도의원 

49 안승남 경기도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50 이상기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 도의원 

| 기후행동21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김낙경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 김동현 수원환경운동센터 활동가

3 김영만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4 김은령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공동대표 

5 김은영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실장 

6 김정지현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사무국장 

7 김준성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8 김태진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9 김효진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10 남궁미순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파주시지부 지부장

11 남상오 이천YMCA 사무총장 

12 남현석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 

13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상품실 실장

14 문종오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사무처장 

15 박영구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 

16 박은선 수원YMCA시민중계실 자원봉사자회 총무 

17 박은호 녹색희망카쉐어링 사무처장 

18 박혜연 부천YMCA 이사 

19 박환우 푸른평택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0 백승희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한강생태학습장 팀장 

21 양태영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2 여인수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저탄소위원회 위원 

23 왕성실 평택북부여성자전거동호회 회장 

24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25 유영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자연생태분과 총무 

26 유충현 녹색기업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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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27 윤남희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위원 

28 이경아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 에너지국장 

29 이대수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운위원장 

30 이상명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31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양과정 조교수 

32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33 이연리 환경을 살리는 푸른마을회 회장 

34 이우천 군포YMCA 시민사업부 팀장 

35 이정숙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자연생태분과 위원 

36 이정옥 사)한국친환경상품제조협회 회장

37 이종수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기후변화분과위원장

38 이준우 화성YMCA 간사 

39 임화정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차장 

40 장동훈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41 장성자 김포소비자시민모임 대표 

42 장정근 시흥YMCA 간사 

43 정선애 효양중학교 교사 

44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5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46 진철웅 의황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환경분과 위원 

47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48 한상석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운위원장 

49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50 김교선 경기도 기후대기과 과장

51 양정모 경기도 환경국 기후대기과 과장

52 이영하 경기도 환경국 자원순환과 과장

53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54 박정행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장학사 

55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6 이계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의원

|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경창수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2 고경아 수원KYC 대표 

3 고제형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정책실 실장

4 구자덕 남양주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5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 연구위원

6 권인철 (사)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수원분소 이사 

7 김경미 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 평가관리과 과장

8 김근영 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기획실장 

번호 성명 소속 직위

9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운영위원장 

10 김성태 비타쏠라㈜ 대표 

11 김양현 실업극복평택센터 대표 

12 김용미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 농업식품안전국 국장

13 김용태 전)전국농민회총연맹김포시농민회 회장 

14 김원일 (사)슬로푸드문화원 사무총장 

15 김인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6 김재규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 

17 김종숙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 전회장 

18 나성천 행복나눔지역복지센터 센터장

19 박근범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0 박래훈 주연생태문화농원 대표 

21 박선근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2 박영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23 박은호 군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24 박희경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5 서희숙 남양주시민희망연대 간사 

26 성복임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 사무국장

27 안동희 함께가꾸는푸른여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8 안철환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29 양수일 팔당생명살림농조합 사무국장 

30 양은희 되살림미술놀이연구소 소장

31 오강임 경기농림진흥재단 과장 

32 유다희 공공미술프리즘 대표 

33 윤금숙 양평생태연구회 회원 

34 윤병집 경기도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과장

35 윤승용 G마크연합사업단 본부장 

36 이규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포천시농민회정책실 실장

37 이성훈 전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팀장 

38 이숙희 의왕시오전동방위협의회 총무

39 이영석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40 이우진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41 이원영 수원대학교도시및부동산학과 교수 

42 이윤승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3 이은표 전서현역걷고싶은거리만들기 집행위원장 

44 이정근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센터장 

45 이형옥 구리시 생태해설가 

46 임병준 시흥능곡자연마을사람들 센터장 

47 임은정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숲해설가연구회 회원 

48 임종석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9 장동열 함께일하는재단사회적기업설립운지원팀 팀장

50 정연권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도시생활환경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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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51 정재훈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52 정진화 용인농업기술센터 숲체험강사 

53 조우석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 연구원 

54 최일수 평택로컬푸드추진단 위원 

55 현유경 안산소비자시민의모임 기획국장 

56 홍승미 시흥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 

57 황선희 재단법인사회적기업경기재단 이사장 

58 박종민 경기도 농정국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 팀장

59 안수환 경기도 농정국 농산유통과 과장

60 최창호 경기도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담당

61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부장

62 김호겸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도의원

| 마을의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석환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 강재석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교육홍보분과 위원장 

3 김경민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4 김경선 사)다산문화교육원 상임이사 

5 김도근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도시사회분과 위원장 

6 김동균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7 김명록 전28보병사단 통신부사관 

8 김선영 강남대학교 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원 

9 김용국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원장 

10 김윤이 사)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11 김은유 법무법인강산 대표변호사

12 김정오 화성열린문화터 대표 

13 김준호 희망제작소 연구원 

14 김현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5 남상오 사단법인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16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17 박성배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생활환경분과위원장

18 서종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회장

19 손채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소장

20 신남균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1 우정관 군자산 산악회장

22 유상균 대진대학교도시공학과 조교수 

23 유희수 세류3동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

24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소장 

25 이경준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기획홍보분과 위원장

26 이근호 마을르네상스센터 센터장 

번호 성명 소속 직위

27 이병식 통발전협의회 회장 

28 이순덕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교육여성분과 위원장

29 이오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수원지부 부지부장

30 이현선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31 임준규 이천시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 회장

32 장숙희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차장 

33 정종모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4 최오진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5 최현수 사회적기업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경기지부 대표 

36 허일행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문화,교통분과 위원장 

37 홍민자 너른고을의제21실천협의회 여성문화분과위원

38 황인구 NEWSnPR 대표 

39 황정주 마을공동체문화로숲 대표 

40 오택영 경기도 자치행정과 과장

41 이계삼 경기도도시정책과 과장

42 이기택 경기도 도시정책과 과장

43 이재철 경기도문화예술과 과장

44 김상규 한국토지주택공사녹색경관처 차장 

45 강상준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46 류태희 국토연구원(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47 안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48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계획연구부장 

49 조필규 SH공사 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 

50 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도의원

51 박승원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도의원

52 조양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

| 삶의질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고명진 에코젠더 대표 

2 김민정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3 김수정 국제디지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김은주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팀장 

5 김정주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상임이사 

6 김지수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7 김지영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

8 김지영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9 김창석 아이스쿨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0 김혜성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팀장 

11 김효정 고양시 보육정보센터 센터장

12 남길현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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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13 류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4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15 박금희 한국여성재단 팀장

16 박연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17 박윤경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기후강사 

18 박일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장 

19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0 방세환 너른고을의제21실천협의회 자문위원 

21 손미례 구리시 학생환경기자단 지도교사 

22 송미령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23 송원찬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24 양 호 전 성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장 

25 양금석 (사)좋은친구들 사무총장 

26 양희숙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위원 

27 염창석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28 오민정 푸른평택의제21실천협의회 기획부장 

29 윤미정 평택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30 이경석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수원지부장 

31 이경온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32 이부미 경기대학교 조교수

33 이상덕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4 이인숙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복지·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 

35 이정소 책키북키지역아동센터 센터장

36 이정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37 이화영 과천학교평화만들기 대표 

38 임성아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9 임주현 안산YWCA 사무총장 

40 임혜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41 전민수 평택나눔지역아동센터 센터장 

42 전일광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부장 

43 정순임 양평군 문화관광해설사

44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 소장 

45 최승희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46 최영옥 수원여성의전화 회장 

47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48 강윤구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과장

49 고순자 경기도 여성가족과 과장

50 김복자 경기도 여성가족과 과장

51 노완호 경기도 복지정책과 과장

52 박춘배 경기도 복지정책과 과장

53 손영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교육부 부장

54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55 배수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도의원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권기태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기획실장 

2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의모임 대표 

3 김낙경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5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6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7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8 유문종 한국지방자치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9 이상명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0 한순금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실장 

11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12 이용섭 경기도 환경정책과 과장

13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4 김경미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평가관리과장 

15 김현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도의원

16 송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의원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김정숙 안성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

2 김주석 연세대학교 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교수 

3 박연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4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5 차명제 한일장신대 NGO정책대학원 교수

|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석환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 강성주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 김낙경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 김동균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5 김두만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6 김우현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7 김인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8 김준성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9 김지영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0 김현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1 도윤석 너른고을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2 박선근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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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13 박옥미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간사

14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5 박환우 푸른평택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6 박희경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7 안동희 여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8 양태영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9 이광우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20 이상덕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1 이상명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22 이윤승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3 임종석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4 임화정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차장

25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6 정윤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7 정종모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8 최오진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9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3) 푸른경기21 8기(2013∼2014년도)

| 생물다양성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성주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 고대현 판교생태학습원 전시교육팀장

3 권해정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과장

4 김남신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해설가협회 회장

5 김미옥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꽃마리자연학교 고문

6 김선자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고문

7 김은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8 남궁형 만속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대표

9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0 도윤석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1 류현상 칠보산도토리교실 대표

12 박서영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생태분과 위원장

13 박선미 시화호생명지킴이 사무국장

14 박은주 (사)숲연구소 고양파주지부 -

15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16 박혜정 오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7 박환진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마을만들기분과 위원

18 박희진 걷는사람들의모임 ‘여강길’ 사무국장

19 서경옥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 서정화 야생조류교육센터 대표

21 송재진 한강하구를사랑하는김포시민모임 집행위원장

22 송점심 동탄수수꽃다리 회장

23 안경표 정오환경 대표

24 윤수진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 사무국장

25 윤중덕 전 고양시민회 상임대표

26 이 란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7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28 이금순 수리산자연학교 공동대표

29 이명호 부용고등학교 교감

30 이미정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교육팀장

31 이영숙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생태활동가 녹색위원회 위원장

32 이윤승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3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34 이채령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녹색위원회 위원

35 이풍호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위원

36 이해안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왕숙천시민모임 총무

37 이희옥 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대표

38 이희정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녹색위원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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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39 전선희 - DMZ생태연구가

40 정윤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1 정찬옥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42 조영권 파주생태교육문화원 원장

43 김창배 경기도공원녹지과 도시녹지팀 과장

44 복승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 과장

45 연제찬 경기도 환경정책과 과장

46 이세우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

47 정상구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 수생태팀 과장

48 김 현 경기관광공사 DMZ평화생태팀 팀장

49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50 엄정회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51 이인숙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52 김상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의원

53 안승남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

54 이상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기후행동21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재석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2 김덕훈 자전거시민학교 대표

3 김동현 판교생태학습원 사무국장

4 김미경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위원

5 김복자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동아리 위원

6 김선영 화성시에코센터 팀장

7 김세영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8 김유신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경제분과 위원장

9 김유철 안양YMCA 환경시민사업부 부장

10 김은재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1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12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13 박은선 수원YMCA 총무

14 박은호 사회적기업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사무처장

15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6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17 백명희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위원장

18 백승희 한강생태학습장 팀장

19 송미령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기후변화교육센터 위원장

20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21 여인수 씨엔씨 대표

22 유미화 안산친환경상품지원센터 센터장

번호 성명 소속 직위

23 유영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위원

24 유창희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팀장

25 윤남희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기후변화 분과 위원장

26 윤전우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재정이사

27 이경아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 에너지국장

28 이근태 신재생에너지협의회 부회장

29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

30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31 이연리 환경을 살리는 푸른마을회 회장

32 이우천 군포YMCA 시민사업부 부장

33 이재열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34 이재정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환경분과 위원장

35 임근송 세창환경 -

36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7 장성자 김포시소비자정보센터 회장

38 장숙희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차장

39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0 정운란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상임회장

41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42 조성열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43 진철웅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환경분과 위원

44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45 최미란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46 한상석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47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48 홍사원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사업팀장

49 황선미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자연생태환경위원회 총무

50 황성현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1 황인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간사

52 박성남 경기도 기후대기과 과장

53 양정모 경기도 기후대기과 과장

54 한정길 경기도 경제투자실 에너지산업과 과장

55 강태구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56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57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8 전호상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59 정상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의원

60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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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동훈 경기농림진흥재단 과장

2 강민수 평택농업희망포럼 사무국장

3 강수지 푸른터맑은의정부21추진협의회 간사

4 경창수 안산의료생협 이사장

5 고제형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정책실장

6 구자덕 한국컴퓨터재생센터 대표

7 김경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8 김낙경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9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운영위원장

10 김미숙 미래환경을생각하는모임 고문

11 김성태 비타쏠라㈜ 대표

12 김성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코피아녹색분과 위원

13 김순희 아이쿱생협 이사장

14 김우현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5 김원일 (사)슬로푸드문화원 사무총장

16 김인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7 김정희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18 박기홍 경기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19 박영민 파주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

20 박영재 수원텃밭보급소 대표

21 박완기 사회적기업활성화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2 박희경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 사무국장

23 방대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24 변동현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

25 서희숙 팔당생협 이사

26 신영순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산업경제분과 위원

27 안동희 함께가꾸는푸른여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8 안철환 (사)텃밭보급소 소장

29 오옥분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간사

30 이강수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상임고문

31 이경묵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팀장

32 이승봉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

33 이우진 평택시농업기술센터 팀장

34 이원석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35 이원일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생활분과 위원장

36 이창언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37 이형옥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기후환경분과 총무

38 이화진 서영대학교미래평생교육원 교수

39 임성아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40 장선옥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여성교육분과 위원장

41 정동원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번호 성명 소속 직위

42 정명주 바른밥상지기 회장

43 정수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안전부 팀장

44 정연철 ㈜컴윈 경영지원부 부장

45 진선준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생활환경분과 위원

46 한선미 (사)환경실천연합회 회장

47 허기순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코피아녹색분과 위원

48 허인순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위원

49 현유경 안산소비자시민의모임 기획국장

50 홍승미 시흥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

51 황선이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52 김충범 경기도 농정국 농심품유통과 과장

53 김태정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과장

54 이성훈 오산시청 지역경제과 주무관

55 최태봉 고양시청 주무관

56 행정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과장

57 행정 경기도 농정국 농산유통과 과장

58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팀장

59 김경미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과장

60 박미진 경기도교육청 주무관

61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2 김종용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도의원

63 송영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

64 염동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

| 마을의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순이 경기서로돌봄마을만들기협의회 사무국장

2 강정미 도시마을연구소IHUV 이사

3 권보형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 권형기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5 김 국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간사

6 김광남 성결대학교 겸임교수

7 김도근 화성시에코센터 센터장

8 김동균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9 김두만 푸른터맑은의정부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0 김선영 강남대학교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원

11 김용국 (사)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원장

12 김현지 성남의제21 사무국장

13 김희정 성남YMCA 부장

14 남윤영 풀뿌리환경센터 사무국장

15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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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16 문종오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사무처장

17 문홍빈 안양YMCA 사무총장

18 박기철 (사)환경사랑나눔회 평택지회 지회장

19 박민수 경기르네상스포럼 사무국장

20 박선근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1 배기택 디자인연구소이락 대표이사

22 서종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지회 회원

23 성복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

24 손채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소장

25 심길섭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경기지회 부지회장

26 안정희 도시재정비주거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27 오민정 푸른평택21실천협의회 -

28 윤금숙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생활환경분과 위원

29 윤명숙 안산시 신길 시립 샛별작은도서관 관장

30 이근호 수원시르네상스센터 센터장

31 이성호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경기지회 부지회장

32 이수진 소비자시민모임고양지부 사무국장

33 이오연 수원세류3동좋은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34 이종수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5 이현선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36 이환열 시흥YMCA 사무총장

37 임승자 한광여중학부모회 회장

38 임종석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9 정종모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40 최오진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대표

41 최융선 수원KYC 대표

42 최현수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경기 대표

43 한천수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교육분과 위원장

44 홍민자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여성문화분과 위원장

45 황정주 마을공동체문화로숲 대표

46 김종동 부천시 원도심지원과 주무관

47 김주석 수원시 시정연구원 연구위원

48 최원용 경기도지역정책 과장

49 남원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50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부 연구위원

51 양근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52 이재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

53 최재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54 홍연아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의원

| 삶의질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경남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 강석환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 고정희 한국여성민우회파주상담소 활동가

4 김광원 수원한겨레두레의료생협 이사

5 김영빈 서영대학교경영학과 교수

6 김정숙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

7 김지영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8 남길현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9 류명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감시위원회 위원장

10 류연복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 지회장

11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12 박문배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 부천상담소 소장

13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 소장

14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부장

15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16 박호균 고양시마두2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17 박희준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8 방세환 너른고을의제21추진협의회 자문위원

19 배순선 김포여성의전화 사무국장

20 손미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자연생태분과 총무

21 손희주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환경분과 위원장

22 송원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23 신현호 경기복지재단네트워크 팀장

24 양태영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5 유병호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도시계획분과 위원장

26 유진선 경기시민사회포럼 감사

27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연구위원

28 이광우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29 이귀선 수원YWCA 사무총장

30 이상명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31 이상용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32 이정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33 이현정 의왕시민모임 대표

34 인미화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35 임무자 광명시청소년지원협의회 회장

36 임성아 이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7 임혜경 수원여성회 교육연구팀 팀장

38 제갈임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39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 소장

40 조창연 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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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41 최 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42 최병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

43 최영옥 수원여성의전화 대표

44 한정순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사무과장

45 김평원 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46 유한욱 경기도 디자인담당관

47 이홍균 경기도 자치행정과 과장

48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

49 한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50 손영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교육부 부장

51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도의원

52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도의원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권기태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실장

2 김낙경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 김두만 푸른터맑은의정부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4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5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6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7 박선미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처장

8 박은호 사회적기업활성화경기네트워크 사무처장

9 심현민 ICLEI 한국사무소 정책사업팀 팀장

10 안명균 경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1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12 이상명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3 정종모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4 정필원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5 한순금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실장

16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17 연제찬 경기도 환경정책과 과장

18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9 김경미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과장

20 김현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도의원

21 박승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성주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2 구자덕 한국컴퓨터재생센터 대표

3 김윤희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차장

4 김현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국장

5 남길현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6 신승희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7 신윤관 경기내일포럼 사무처장

8 여민욱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차장

9 유문종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10 윤경효 수원시 생태교통추진단 대외협력 전문위원

11 윤영선 ICLEI 한국사무소 총괄지원팀 팀장

12 이대수 ASIA平和市民NET 상임운영위원장

13 임종석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4 전선희 - DMZ생태연구가

15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 소장

16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 교수

17 최영미 ICLEI 한국사무소 총괄지원팀 팀장

18 연제찬 경기도 환경정책과 과장

19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

20 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의원

21 이 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

|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석환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 강성주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3 공 석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 권보형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5 김경호 이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6 김낙경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7 김동균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8 김두만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9 김우현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0 김은재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1 김인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2 김지영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3 김현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4 남길현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5 도윤석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6 박선근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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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17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8 박희경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9 박희준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0 안동희 여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1 양태영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2 오민정 푸른평택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3 이광우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24 이상명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25 이윤승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6 이종수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7 임종석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8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9 정윤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0 정종모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1 정필원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2 최오진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3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4)푸른경기21 9기(2015∼2016년도)

| 생물다양성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성주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 구명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생태강사 

3 권해정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협력실 과장

4 김계성 DMZ생태연구소 전문위원 

5 김남신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기후변화분과 위원 

6 김미옥 안산의제21실천협의회 자연생태분과 위원

7 김우현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8 김은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생태환경분과 위원장

9 남궁형 한국생태연구소 대표 

10 도윤석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1 박금자 양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분과 위원 

12 박서영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생태분과 위원장

13 박선미 시화호생명지킴이 사무국장 

14 박혜정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굽이굽이 회장 

15 박희진 걷는 사람들의 모임 ‘여강길’ 사무국장 

16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17 서정화 야생조류 교육센터 그린새 대표 

18 손채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소장 

19 송재진 녹색김포실천협의회 환경분과 위원장

20 송점심 동탄 수수꽃다리 회장 

21 신영찬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22 양항석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23 오윤애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회원 

24 윤금철 시화호 에코피플 회장 

25 윤선희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26 윤인옥 여주의제21추진협의회 간사 

27 윤중덕 (사)즐거운발견 문화학교협동조합 이사 

28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29 이금순 수리산자연학교 공동대표 

30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31 이명호 의정부 부용고등학교 교감 

32 이미정 판교청소년수련관 생태안내자 모임 ‘하늘두리’ 고문 

33 이선주 판교생태학습원 교육기획과장

34 이웅기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35 이윤승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6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37 이풍호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위원 

38 이해안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기후변화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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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39 이희옥 동네 작은 산을 지키는 시민모임 대표 

40 이희정 자연환경네트워크 대표 

41 임영희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간사 

42 전선희 - DMZ생태연구가 

43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44 정상구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 수생태팀 과장 

45 조영권 파주생태교육문화원 원장 

46 한영식 곤충생태교육연구소 소장 

47 고광갑 경기도 환경정책과 과장 

48 구본주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49 김상환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과장

50 류현상 수원시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장 

51 심해용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 

52 유한욱 경기도 환경정책과 과장 

53 이성규 경기도 공원녹지과 도시녹지팀 과장 

54 이인숙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55 이철규 경기도교육청 과학교육담당 장학사 

56 김 현 경기관광공사 DMZ평화생태팀 팀장

57 염종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기후행동21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고대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 김낙경 따복마을공동체 기획총괄 실장

3 김덕훈 자전거시민학교 대표 

4 김동현 판교생태학습원 사무국장 

5 김미경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총무 

6 김미화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간사 

7 김성태 비타쏠라㈜ 대표 

8 김세영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9 김유신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

10 박은선 수원YMCA 이사 

11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2 박혜영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사무국장 

13 백명희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위원장

14 백승희 한강생태학습장 팀장 

15 손미례 구리환경교육지원센터 회장 

16 송미령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기후변화교육센터 위원장 

17 신종희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18 안동희 여주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9 안명균 탈핵에너지전환경기네트워크 실행위원장 

20 유미화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번호 성명 소속 직위

21 유영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위원 

22 유창희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그린스타트팀 팀장

23 윤남희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녹색장터 팀장

24 윤성웅 (재)에버그린21 주임

25 이경아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 에너지국장 

26 이근태 신재생에너지협의회 부회장

27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장 

28 이미숙 너른고을광주의제2실천협의회 분과위원

29 이석주 성남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30 이성주 여주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31 이예준 성남의제21 기후변화분과 위원장

32 이우천 군포YMCA 부장

33 이창규 ㈜현대에스터블유디산업 대표이사 

34 이한라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사무간사 

35 임근송 세창환경 대표 

36 임성아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7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8 장성자 김포시소비자정보센터 회장 

39 장숙희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차장 

40 정윤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1 정혜숙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간사 

42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43 진철웅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환경분과 위원 

44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45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46 홍사원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사업팀장 

47 황선미 서울YWCA, 환경부 환경강사 

48 황성현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49 황인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간사 

50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 과장 

51 김충관 수원시정개발연구원 행정지원부장 

52 오재영 경기도 기후대기과 과장

53 최진원 경기도 산업정책과 과장

54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55 김선직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56 이건우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과장 

57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관장 

58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9 김현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의원

60 박승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도의원

61 양근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62 천동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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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수지 전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간사 

2 경창수 안산의료생협 이사장 

3 고선영 안산도시농업연대 운영위원장 

4 곽선진 용인마을협동조합 이사장 

5 구자덕 주식회사 리맨 대표이사

6 김경호 전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7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

8 김병조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 김복순 남양주의제21 녹색실천위원회 위원 

10 김원일 (사)슬로푸드문화원 사무총장

11 김인구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2 김태정 김포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

13 김태중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보전분과 위원 

14 박광성 양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5 박영재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상임대표

16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17 박은호 전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8 박종아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9 박희경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0 방태형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운영위원

21 서희숙 남양주 생협 상무이사 

22 신현화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 

23 안철환 (사)텃밭보급소 대표

24 윤광섭 평택로컬푸드직매장 대표 

25 이강수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상임고문 

26 이복자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27 이승봉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 

28 이우진 평택농업기술센터 팀장 

29 이형옥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30 이형출 에코그린 대표

31 장선옥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기후변화교육센터 위원 

32 정명주 바른밥상문화원 회장

33 정연철 ㈜컴윈 경영지원 부장

34 조인연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도시생활환경분과 총무 

35 채경희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해설사 

36 최민경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총괄홍보 실장 

37 최복희 안양도시농업연구회 운영위원장 

38 허남혁 (재)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

39 허은선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자연사랑모임분과 총무국장

40 현유경 안산 환경개선시민연대 사무국장

41 홍승미 시흥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번호 성명 소속 직위

42 황진옥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홍보분과 위원 

43 강승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과장 

44 김상경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과장 

45 박미진 경기도 교육청 친환경급식과 사무관

46 박영민 파주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

47 박종민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과장 

48 강동훈 경기농림진흥재단 농식품유통사업부 과장 

49 김경미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50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51 이원석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52 정동원 안산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53 최현수 안산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54 김보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의원

55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56 방성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의원

57 염동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의원

58 장전형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의원

| 마을의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석환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 강정미 협동조합 상록수 이사 

3 권보형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4 권연순 군포시마을기업㈜좋은터 대표 

5 김 국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팀장 

6 김도근 화성시 에코센터 센터장 

7 김동균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8 김두만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9 김선영 강남대학교 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원 

10 김선희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1 김용국 (사)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12 김은호 와리마루 대표 

13 김지수 사회적협동조합 인생나자작업장 -

14 김현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5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단장

16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17 박광희 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대표 

18 박선근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9 서종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 -

20 손채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소장 

21 신승희 부천문화재단 시민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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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22 심재식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23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시민연대 대표 

24 여민욱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차장 

25 오민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6 유명삼 꿈꾸는달팽이작은도서관 대표 

27 윤명숙 신길샛별작은도서관 관장 

28 이근호 마을르네상스센터 센터장 

29 이상덕 전 안양문화재단 사무국장 

30 이상호 양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31 이오연 세류문화충전소 소장

32 이윤희 화성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팀장 

33 이종수 양주시그린리더협의회 회장 

34 이판도 S&C음악문화연구소 소장 

35 임종석 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6 장향금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7 전양언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8 정용관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39 정종모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고문 

40 정필원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1 최 진 성남시 고등학교 학부모협의회 대표 

42 최병렬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 

43 최오진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실장 

44 최융선 수원KYC 대표 

45 황규순 통복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46 황선이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류문화분과 총무 

47 황인천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48 황정주 사회적협동조합 문화 숨 본부장 

49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50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51 김종동 서울시 협치추진단 선임 코디네이터

52 김영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53 이재준 경기도의회 도의원

| 삶의질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경남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 강혜숙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특별위워회 위원장 

3 경경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4 고정희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사 

5 김광원 수원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6 김미선 수원시참여예산 위원

번호 성명 소속 직위

7 김민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 

8 김성숙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9 김지영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0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1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12 류명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시민감시위원회 위원장 

13 문재호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생활환경분과 위원 

14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15 박문배 노사발전재단 소장 

16 박미애 군포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장 

17 박연희 ICLEI한국사무소 소장 

18 박일규 사)힘찬동네 대표 

19 박종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0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21 박호균 고양시의제21협의회 위원 

22 박희준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3 방세환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문위원

24 배순선 김포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소장 

25 손주영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6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27 송지영 의왕시민모임 사무국장 

28 안기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29 여옥태 의왕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0 유영주 한국자원복지재단 한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 

31 윤태관 수원시매탄4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32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33 이광우 양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4 이성호 풍물굿패 삶터 

35 이정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36 인미화 화성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37 임혜경 수원여성회 회원 

38 정운란 한국민속문화협회 회장 

39 정지우 남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린리더 -

40 정찬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41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 소장

42 조일환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청소년분과 위원장 

43 최 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44 최영순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

45 최지현 경기도치과위생사회재능기부 이사 

46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47 강희진 경기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48 박창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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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49 윤돈현 경기도 자치행정과 과장

50 이홍균 경기도 자치행정과 과장 

51 이희원 경기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52 주명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과장 

53 손영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사업국 국장 

54 김경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도의원

55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도의원

56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57 양근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도의원

58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59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고 관 (재)에버그린21 팀장

2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3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4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5 박은호 전 화성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6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7 유한욱 경기도 환경정책과 과장

8 한순금 ICLEI한국사무소 전문위원

9 고광갑 경기도 환경정책과 과장

10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

11 김충관 수원시정연구원 행정지원부장

12 김현삼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 도의원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 김현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 남길현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 신윤관 (재)에버그린21 대표이사

5 심현민 ICLEI한국사무소 사무국장

6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7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8 정운란 한국민속문화협회 회장

9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 소장

10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 교수

11 최영미 ICLEI한국사무소 총괄지원팀장

12 김달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도의원

13 원미정 경기도의회 도의원

|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석환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 강성주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 권보형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4 김동균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5 김두만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6 김우현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7 김선희 남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8 김인구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9 김지영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0 김현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1 도윤석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2 박선근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3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4 박희경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5 안동희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6 전양언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7 오민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8 이광우 양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9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0 임종석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1 정용관 구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2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3 허기용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24 공석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5 공석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6 박희준 고양시의제21협의회 사무국장

27 이윤승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8 이종수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9 정윤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0 정필원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1 윤동선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2 고대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3 공석 고양시의제21협의회 사무국장

34 이민영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5 심걸종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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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2017∼2018년도)

| 생물다양성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성주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 김경도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 기획이사 

3 김계성 DMZ생태연구소 전문위원 

4 김미라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도시분과 위원

5 김미옥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자연생태분과 위원

6 김선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분과총무

7 김은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생태환경분과 위원장 

8 김은옥 남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9 김인구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0 김재현 봉화백두대간 수목원 연구원

11 김현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2 남궁형 한국생태연구소 대표 

13 도윤석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4 박관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

15 박선미 시화호생명지킴이 사무국장 

16 박숙희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분과위원회 총무

17 박은선 수원YMCA 이사 

18 박종선 인포보스 대표이사 

19 백승광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20 서경옥 시흥환경교육센터 센터장 

21 서정화 야생조류 교육센터 그린새 대표 

22 손채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소장 

23 송점심 동탄 수수꽃다리 회장 

24 유영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위원

25 윤중덕 (사)즐거운발견 문화학교협동조합 이사 

26 이금순 (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27 이기섭 서울동물원 원장 

28 이명호 의정부고등학교 교장 

29 이미정 판교청소년수련관 생태안내자 모임 ‘하늘두리’ 고문

30 이웅기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환경분과 위원장 

31 이유현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간사

32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33 이풍호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위원

34 이희옥 동네 작은 산을 지키는 시민모임 대표 

35 이희정 자연환경네트워크 대표 

36 전미경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

37 전선희 - DMZ생태연구가 

38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번호 성명 소속 직위

39 정선자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도시분과 위원

40 정진근 토종민물고기 보존협회 회장 

41 한영식 곤충생태교육연구소 소장 

42 황정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

43 복승규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과장

44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 

45 엄진섭 경기도 환경정책과 과장

46 전승숙 경기도교육청 과학교육담당 장학사

47 조준식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과장

48 구본주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49 권해정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 과장

50 김남영 국립생태원 연구원

51 류현상 수원시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장 

52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53 고광갑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도의원

54 김지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기후행동21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희석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 고대현 시흥에코센터 기획운영팀장

3 김낙경 부천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4 김덕훈 자전거시민학교 대표 

5 김동현 판교생태학습원 사무국장 

6 김미경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단총무 

7 김미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8 김선영 화성시에코센터 국장 

9 김웅진 협성대학교 교수 

10 김유신 남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감사 

11 박태숙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12 백승희 한강생태학습장 팀장 

13 손미례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14 신종희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15 심경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그린스타트 팀장 

16 안명균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

17 안명희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8 양경혜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차장

19 여민욱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차장

20 오은석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21 유미화 안산친환경상품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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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22 유창희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차장 

23 이경준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24 이미숙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생태분과 위원 

25 이미순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위원 

26 이민영 연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7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관장 

28 이성주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9 이우천 군포YMCA 사무국장 

30 이은숙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1 이한라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차장 

32 임근송 세창환경 대표 

33 임영희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4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5 정윤준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6 조건희 녹색김포실천협의회 팀장 

37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38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39 천석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40 최성욱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41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42 황선미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생태환경위원회 총무 

43 황인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간사 

44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 과장

45 당연직 경기도 기후대기과 과장 

46 당연직 경기도 에너지과 과장

47 박승삼 경기도 기후대기과 과장

48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49 남기웅 경기도에너지센터 센터장 

50 오윤석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사원

51 김현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의원

52 천동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동훈 경기농림진흥재단농식품유통사업부 과장

2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 

3 경창수 안산의료생협 이사장 

4 구명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해설사 

5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번호 성명 소속 직위

6 김남신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환경해설가 

7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 

8 김덕희 김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9 김병조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0 김시형 성남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11 김찬수 사단법인 지역사회연구원 원장

12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 과장

13 박관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원 

14 박미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조직지원 실장 

15 박영재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상임대표

16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7 박희경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8 박희진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19 백종수 농업인신문 편집국장 

20 손주영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1 유연식 주식회사 두레 전무

22 윤선희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23 이강수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고문 

24 이복자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25 이승엽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사무처장 

26 이형옥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27 임성아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차장 

28 전미경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원 

29 정금희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업경제분과 위원장 

30 정명주 바른밥상문화원 회원 

31 정혜숙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2 조상현 수도권생태유아공동동체 친환경급식국 부장 

33 최민경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단 실장

34 최복희 안양도시농업연구회 -

35 최장수 김포로컬푸드직매장 대표 

36 최현수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37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 

38 홍승미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39 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대표이사

40 황정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원 

41 김지연 수원시급식지원센터 센터장

42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43 이원석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44 염동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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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제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정미 도시마을연구소 이사

2 권보형 공동체문화연구소 마을 연구위원 

3 김 국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4 김도근 화성시에코센터 센터장 

5 김동균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6 김두만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7 김미수 고양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 

8 김선영 강남대학교 도시공간 연구소 선임연구원 

9 김선직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10 김영욱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도시분과 위원

11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12 김정희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3 김지영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4 나도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생태분과 위원장 

15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단장 

16 문명녀 수원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7 박미원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마을사무장

18 박선근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9 박연희 만듬협동조합 이사장

20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1 서종훈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

22 송준호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상임대표 

23 심걸종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4 오강임 (재)경기농림진흥재단 과장

25 오민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6 원민옥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도시분과 위원 

27 유명삼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28 윤동선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9 윤명숙 샛별작은도서관 관장 

30 윤상규 한국문화마을연구소 소장

31 윤수진 논골마을공동체 논골도서관 관장 

32 이근희 따복공동체TF 위원 

33 이금숙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회환경분과 위원

34 이윤희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적위원회 총무 

35 이정숙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장 

36 이판도 S&C음악문화연구소 소장 

37 인치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단장

38 임종석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9 정선미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젠더거버넌스센터 연구원 

40 정용관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41 정종모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고문 

번호 성명 소속 직위

42 정주호 더좋은공동체 사무국장 

43 최오진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실장

44 최융선 수원KYC 대표 

45 황선이 봉황산구절초협동조합 대표 

46 황정주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대표 

47 김종동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48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49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50 김영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삶의질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혜숙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장 

2 김규리 수원시주민참여예산 위원

3 김맑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팀장

4 김성숙 전)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5 김정옥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생활분과 위원장 

6 김해정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7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8 류명화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9 박상희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대표

10 박연희 ICLEI한국사무소 소장

11 박일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2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13 방세환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문위원 

14 서성연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환경분과 위원장 

15 손병락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문화분과 위원장

16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17 안기희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8 유명은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 

19 윤인옥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20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1 이완우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22 이정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23 이종현 노사발전재단 경인사무소 소장

24 인미화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25 장경숙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의제위원회 위원 

26 정운란 한국민속문화협회 회장 

27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28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

29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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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직위

30 주영훈 수원시주민참여예산 위원장

31 지희자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도시환경분과 위원 

32 최 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33 최명진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청소년 교육위원회 위원

34 한대구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35 허영재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36 유돈현 경기도 자치행정과 과장 

37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과장 

38 최문환 경기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39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40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도의원

41 배수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도의원

42 양근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도의원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고 관 안산환경재단 전략기획실장

2 고대현 시흥에코센터 기획운영팀장

3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

4 김성균 의왕시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5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6 류명화 경기시민연구소울림 공동소장

7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8 박은호 (사)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운영위원

9 박정민 경기지역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위원장

10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CSR센터 센터장

11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12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13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14 한순금 (사)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연구실장

15 하재경 경기도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장

16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7 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의원

18 김현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의원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 심현민 ICLEI 한국사무소 사무국장

번호 성명 소속 직위

4 정용관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5 정운란 한국민속문화협회 회장 

6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 소장

7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8 원미정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의원

|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강석환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 강성주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 강희석 과천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사무국장 

4 공 석 고양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5 공 석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6 공 석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7 권보형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8 김동균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9 김두만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0 김선희 남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1 김우현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2 김인구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3 김지영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4 김현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5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6 도윤석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7 박선근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8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9 박정진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0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1 박희경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2 손주영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3 심걸종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4 안명희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5 오민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6 윤동선 이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7 이민영 연천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8 이성주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9 임종석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0 정용관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1 정윤주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2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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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상내역

2017년 [사업보고회 수상] 감사패: 공동회장상

 [사업보고회 수상] 환경분야 유공자 표창장: 경기도지사상

 [사업보고회 수상] 공로상: 공동회장상

2016년 [사업보고회 수상] 감사패: 공동회장상

 [사업보고회 수상] 환경분야 유공자 표창장: 경기도지사상

 [사업보고회 수상] 공로상: 공동회장상

2015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

 최우수상 / 2015지속가능발전대상

2012년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우수상 / 지속가능발전 공모

2011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장 / 습지 및 해양보존 활동

2009년 경기도지사

 감사패 / 경기도 지방의제 성공적 추진

3. 조직도

1) 6기(2009~2010)

감사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시·군의제협력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총회

회장단

운영
위원회

생물다양성
위원회

기후행동21
위원회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마을의제
위원회

삶의 질
위원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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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기(2011~2012)~8기(2013~2014)

감사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시·군의제협력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총회

회장단

운영
위원회

사무처

생물다양성
위원회

기후행동21
위원회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마을의제
위원회

삶의 질
위원회

경기도
기후변화
위원회

경기도
그린캠퍼스

위원회

3) 9기(2015~2016)

감사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총회

공동회장

운영
위원회

사무처

기후변화교육센터

생물다양성
위원회

기후행동21
위원회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마을의제
위원회

삶의 질
위원회

경기도
기후·환경
네트워크

경기도
그린캠퍼스

위원회

4) 10기(2017~2018)

감사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시·군의제협력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총회

회장단

운영
위원회

생물다양성
위원회

기후행동21
위원회

녹색사회경제
위원회

마을의제
위원회

삶의 질
위원회

사무처

경기도기후환경네트워크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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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처

사무처장

구분 이름 임기

1 신윤관 2007∼2011

2 신남균 2012~2017

3 이상명 2017~2018 현재

실무자

구분 이름 직급 임기

1 권동욱 간사 2016~2017

2 김남수 간사 2017

3 김미화 팀장 2010~2016

4 김선기 팀장 2014~2018

5 김선주 간사 2016~현재

6 김종동 간사 2010~2011

7 박윤경 기획부장 2011~2017

8 박정진 팀장 2014~2018

9 신귀분 팀장 2017~2018

10 심현민 2007~2010

11 양진희 2004~2012

12 우경자 부장 2008~2013

13 윤성웅 부장 2008~2013

14 이슬기 팀장 2014~현재

15 이영란 간사 2018~현재

16 이원영 간사 2010~2011

17 이정민 간사 2017~현재

18 임병호 기획부장 2010~현재

19 임지영 간사 2011~2013

20 정동호 간사 2018~현재

21 정상숙 간사 2017~2018

22 정연주 기획부장 2013~2015

23 정용관 기획부장 2018~현재

24 정주호 팀장 2011~2017

25 정태정 기획국장 2010~현재

26 지기환 2018

27 최서온 기획부장 2010~현재

28 허성구 2009~2010

5. 추진사업

1) 시기별

(1) 2009년

구분 사업내용

위원회

산림·녹지의제실천위원회 - 도시공원 활성화 사업

습지의제실천위원회 - 습지 대중인식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질·하천의제실천위원회 - 시민참여를 통한 경기도내 하천 모니터링

도시계획의제실천위원회 -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모니터링 및 줄이기 실천사업

주민자치의제실천위원회

- 경기지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수준 지표 모니터링

-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교육

- 주민자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사업 : 화성시 좋은마을 만들기

성평등의제실천위원회
- 성평등 의식, 함께 나누기

- 전국성평등네트워크 총 3회 정책워크숍 및 출범식(9/2)

보육의제실천위원회 - 경기보육포럼 운영

농업의제실천위원회 - 경기도 친환경 농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제실천위원회

-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녹색구매 정책 및 실태와 친환경상품 생산업체  

실태 모니터링

에너지의제실천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순회토론회 및 온라인 환경지도 ‘그린맵’ 제작

사회복지의제실천위원회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니터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및 담당공무원 교육

문화의제실천위원회 - 문화소모임 활성도 조사

시·군의제협력위원회

- 지속가능발전경기대회 

-   동부·북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선진지 연수

- 서부 : 경기 서부권역 시·군의제21 위원 공동워크숍

- 남부 : 경기 남부권역 지방의제21 공동워크숍

양성평등위원회

- 양성평등세미나 ‘젠더와 기후변화’(4/14)

-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창립 준비 워크숍(7/21-7/22)

- 지속가능발전과 성평등 교육 영상제작

- 전국 성평등의제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성평등한 지방의제21 만들기’(10/15-7/16)

- 지방의제21 젠더체크리스트 ‘성평등한 지방의제21 만들기’ 안내서 개발 

공모

사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   기후보호실천사업 : 군포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녹색자치경기연대, 평택녹색

소비자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

-   (아름다운가게 그물코협력)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 안산여성노동자회, 고양지역사

회교육협의회, 군포YMCA,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여성회, 남양주YWCA, 청소년 

공부방 두드림, 구리YMCA, 평화센터, 수원여성회, 동네 작은산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 

-   기후보호실천사업 : 군포YMCA, 분단환경시민의모임, 녹색자치경기연대, 평택녹색

소비자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

친환경마을만들기

-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1 :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안양의제21실천협의회

-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2 : 이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교육

사업

제10회 청소년환경대탐사 

제6회 환경교육한마당

지속가능발전교육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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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내용

환경교육

사업

그린캠퍼스

-   경기도 그린캠퍼스협의회를 위한 전략 포럼 : 경기도그린스타트네트워크, 경기지

역환경기술개발센터(명지대), 경기지역발전연구센터 (한신대), 안산환경기술개발센

터 (한양대) 

그린스타트

-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워크숍

- 그린파트너십 선언

-   2009 경기 차 없는 날 캠페인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시·군의제협력위원회, 그

린스타트 경기 네트워크, 그린스타트 수원 네트워크, 수원YMCA, 화성YMCA

국제협력

- ICLEI 세계총회참석

- 메콩지역 현안 이해와 협력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국제교류사업 현황조사 

- 글로벌 파트너십 국제포럼

- GRI G3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번역 

도시대학 - 제6회 푸른경기21 도시대학

(2) 2010년

구분 사업명

위원회

산림·녹지의제실천위원회
- 제3차 의제 발굴 민관협력세미나 개최 

- 경기도 갯골생태공원 습지보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습지의제실천위원회
- 제3차 의제발굴 민관협력세미나 개최

- 경기도 갯골생태공원 습지보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수질·하천의제실천위원회

- 제3차 의제발굴 민관협력세미나 개최

- 경안천 모니터링

- 경기도 갯골생태공원 습지보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도시계획의제실천위원회 - 경기도 자원순환사회 지표 개발

주민자치의제실천위원회 - 수원 세류3동 역사문화 마을만들기

성평등의제실천위원회

- 경기도 기초의원 성평등 워크숍 ‘성평등 학습도 경력입니다.’ 

- 경기도 성평등 제도와 실천의 경계를 넘다(토론회 1회, 세미나 1회, 워크숍 1회)

-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워크숍, 지방의제21 성평등 현실진단 실태조사(4-12),

-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주제회의 ‘지속가능발전과 성 평등’ 주제회의 개최(9/3), 제

12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성평등의제 포럼(9/30)

보육의제실천위원회

- 3차 의제 개발사업 전문가 FGI

- 청소년 의제발굴을 위한 인권 워크숍 ‘민증도 안 나온 것들의 인권 이야기’

- 로컬푸드 시범사업 "평택시 평생평소 모델사업"

농업의제실천위원회

- 경기도 도시농업 네트워크 발족식 및 심포지엄

- 경기도 도시농업 네트워크 제1차 포럼

- 로컬푸드 시범사업 "평택시 평생평소 모델사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제실천위원회

- 녹색소비교육 교재 시범교육 활동

-   경기도와 31개 시·군 녹색구매 정책 및 실태 모니터링 및 녹색구매 우수지자체 선

정

에너지의제실천위원회 - 경기도와 31개 시·군 탄소포인트제 성과 및 개선 방안 모색 포럼

사회복지의제실천위원회
-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니터링

- 경기복지포럼 경기도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

문화의제실천위원회
- 문화의제 3기 재작성을 위한 위원 세미나

- 수원 세류3동 역사문화 마을만들기

시·군의제협력위원회

- 지방의제 협력사업(대외협력세미나)

- 지방의제 협력사업(지방의제21 사무국(처)장단 워크숍)

-   지방의제 협력사업(시·군의제협력위원회 워크숍 "협력과 희망의 무지개 만들기")

구분 사업명

공모

사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   녹색교육지원사업 : 군포YMCA, (사)한국민예총 경기지회, 수원YWCA, 고양지역사

회교육협의회

- 녹색마을 만들기사업 1 : 안산YMCA, 안양YMCA

- 생태발자국시범학교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아름다운가게 그물코협력)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 나눔과 연대, 군포시민의모임, 

화성YMCA, 사단법인 세움공동체, 김포자연학교, 미디코, 남앙주YWCA, 새누리장

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부, 이천YMCA,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

- 2010 경기도 대학생 기후변화 대학 순회 교육 :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   경기도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 창립총회 및 그린캠퍼스 워크숍 : 그린스타트전국

네트워크, 경기도그린스타트네트워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도그린캠퍼스협

의회

-   Be the Green, Be the One’ 2010 경기도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 워크숍 : 그린스

타트전국네트워크, 경기도그린스타트네트워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도그린

캠퍼스협의회

- 경기도 대학생 그린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   녹색교육지원사업 : 군포YMCA, (사)한국민예총 경기지회, 수원YWCA, 고양지역사

회교육협의회 

- 녹색마을 만들기사업 1 : 안산YMCA, 안양YMCA

- 생태발자국시범학교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
- 에너지, 쓰레기 제로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 마을단위별 녹색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프로그램

녹색생활실천사업

-   녹색교육지원사업 : 군포YMCA, (사)한국민예총 경기지회, 수원YWCA, 고양지역사

회교육협의회

- 녹색마을 만들기사업 1 : 안산YMCA, 안양YMCA

- 녹색마을 만들기사업 2 :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 생태발자국 시범학교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교육

사업

지속가능발전교육 포럼

우리동네그린맵 - 경기 환경지도(그린맵) 만들기

그린스타트

-   2010 경기도 승용차 없는 날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경기도그린스타트네트워크), 

수원의제21실천협의회, 의정부의제21실천협의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성남그린

스타트네트워크), 대자연,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 경기도 대학 기숙사 ‘탄소를 잡아라’ 에너지 절약 실천대회

-   2010 경기도 대학생 에너지·기후변화 워크숍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도그

린스타트네트워크,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   경기도 그린리더 관리자 세미나 : 경기도(녹색에너지정책과), 푸른경기21실천협의

회

-   경기지역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현황 및 활동 사례집 제작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2010 경기도 대학생 기후변화 대학 순회 교육 :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   경기도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 창립총회 및 그린캠퍼스 워크숍 : 그린스타트전국

네트워크, 경기도그린스타트네트워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도그린캠퍼스협

의회

-   Be the Green, Be bthe One’ 2010 경기도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 워크숍 : 그린스

타트전국네트워크, 경기도그린스타트네트워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도그린

캠퍼스협의회

- 경기도 대학생 그린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가칭) 대학설명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창립총회 및 기념식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에너지관리

공단

-   2010경기도그린캠퍼스만들기 공모사업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에너지관리공단 

경인지역 에너지기후변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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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환경교육

사업
그린스타트

- 그린캠퍼스 공통전문 연수과정 (1기)

-   2010 경기도 그린캠퍼스 국제포럼 :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명지대학교, 영국문

화원

-   그린캠퍼스 실천매뉴얼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모델 개발 교육 : 경기도그린캠퍼스

협의회(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경기도그린홈콜센터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경기도그린스타트네트워크)

국제협력

- 2010 해외연수, "아시아를 통해 세계를 본다“

- 2010 Resilient Cities 참가

- 2010 생태발자국 포럼(Footprint Forum 2010) 참가

- 제4차 솔라시티 세계회의 초청 참여

-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 참가자 파견

- 자료번역: Cities in a post 2012 Policy Framework

-   2010년 한일시민평화캠프 세미나 "용서와 화해, 공생을 위한 동아시아 평화만들기"

도시대학 - 제7회 푸른경기21 도시대학

(3) 2011년

구분 사업명

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
- 쓰레기 제로 학교 개최

- 쓰레기 제로 투어(전주-광주-남해)

생물다양성위원회

- (협력사업) 생물다양성 학교

- 제3차 「경기의제21」 "생물다양성" 의제 워크숍(1회)

- 의제작성 대토론회(1회)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 정기포럼, 제3차 「경기의제21」 "녹색사회경제" 의제 워크숍

(2회)/ 토론회(1회)/ 선진지 견학(1회)

마을의제위원회 - 마을의제 워크숍(1회)

삶의질위원회

- 경기도 시·군의제21 순회간담회(3회)

- 행복토론회(1회)

-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정책워크숍(2회,6/30-7/2, 11/17-18)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지속가능성평가지표 개발 자문회의(2회)

- 지속가능성평가지표 개발 분야별 연석회의(2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제3차 「경기의제21」 "국제교류협력" 의제 작성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시·군의제21 협력의제 작성 (협력)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 제3회 지속가능발전 경기대회

- 권역별 녹색경기 협력사업 추진(4건)

- 시·군의제협력위원회 워크숍 및 실무자 워크숍

공모사업 녹색생활실천사업
- 재활용품으로 태어난 명품인형, 

- 나는 지구를 지키는 수호천사 : 남양주YMCA, 푸른교육공동체

환경교육

사업

그린캠퍼스

-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원 : (협력) 명지대학교, 강남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 경기그린국제포럼 개최/해외교육 협력 : 유관기관, 회원대학 담당자

- 그린캠퍼스 교육 : 경기도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

- 한국형 그린캠퍼스 지수 개발 : (협력) 녹색연합

- 그린캠퍼스 활성화 유도

우리동네그린맵

- 우리동네 그린맵 활동가 교육 및 국제 워크샵

- 홈페이지 플랫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우리동네 그린맵 우수사례 공모

구분 사업명

환경교육

사업

그린스타트

-   녹색소비생활 전문지도자양성 및 교육활동 기획회의 및 워크숍 개최 : 경기도 지역

양성지도자(53명)

-   7개지역(구리, 수원, 이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녹색소비생활교육진행 : 경기도 지

역양성지도자(53명)

-   경기도 승용차 없는 날 : (협력)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실천협의회,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그린리더 양성사업

- 그린홈컨설턴트 가정진단 방문 활동 및 지원

- 교육 홍보사업

- 주택 모니터링 시범사업

국제협력 - 2011 해외연수

도시대학

- 푸른경기21 도시대학 ‘녹색마을디자인과정’

- 안산 ‘마을디자인대학’

- 부천 ‘FUN한 미래도시 부천!’ 도시대학 과정

- 화성 ‘좋은동네 아카데미’

(4) 2012년

구분 사업명

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

- 기후행동21 모니터링 사업, 핵발전소 및 대안에너지 탐사(워크숍)

- 신재생에너지 현장 답사 및 공동 워크숍(워크숍)

- 기후행동지표 점검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 토론회

생물다양성위원회

-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현황 모니터링 진행

- 경기도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워크숍 개최(2차)

- 생물다양성 디자인 개발(포스터 제작)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모니터링(로컬푸드분야/ 사회적경제분야), ‘가정에서의 경기도 생산 먹거리 이용정

도 실태조사’

마을의제위원회

- 마을의제 작성과정 개발을 위한 ‘꿈꾸는 마을학교’

- 마을의제 지표 모니터링

- 제1회 ‘꿈꾸는 마을학교’ 마을의제 작성 과정 개발을 위한 워크숍

- 제2회 ‘꿈꾸는 마을학교’ 푸른경기21 마을사업 제안

삶의질위원회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모니터링(3개시, 9개소)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탐험대(교육)

-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모니터링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시범 모니터링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현황(31개 시·군) 모니터링

- 경기도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토론회 개최

-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협력)-제14회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성평등세션 개최’ 및 

제8회지속가능발전강워대회 ‘성평등워크숍개최’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영문 브로슈어 제작

- 경기도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및 생태발자국 측정

- 경기도 지속가능성 조례(안) 마련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Rio+20 UN지속가능발전회의 한국지방의제21 참가단 보고회 및 국제교류협력 학습 

세미나(3회), 국제동향 정보 번역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기초현황 모니터링, 시·군의제21 협력사업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워크숍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아카데미

- 제4회 지속가능발전경기대회

- 지방의제21청년활동가네트워크(협력) 2012실무자순회아카데미in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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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공모사업 친환경마을만들기

- 초록마을대학(13개 마을)

- 경기도 야생식물 서식 및 모니터링 활동 현황 조사

- 경기도 야생식물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토론회

- 경기도 아름다운 들꽃 사진 공모전 및 홍보

- 풍도 들꽃 군락지 조성 사업

- 경기도 봉사보물섬 캠프 ‘풍도 보물지도 만들기’

환경교육

사업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 경기지역 청소년 녹색소비 교육

- 제2회 경기도 그린리더 경연대회

- 2012 기후학교(고급 그린리더 교육)

그린캠퍼스

- 2012년 대학생그린캠퍼스만들기 공모사업 : 경기도권 10개 대학

-   제3회 경기도 그린캠퍼스 국제포럼 : 경기도 그린캠퍼스협의회, 강남대학교, 녹색연

합, 대자연, 영국문화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협의회(AASHE) 컨퍼런스 참석

우리동네 그린맵

-   제2회 우리동네 그린맵 국제워크샵 ‘지도를 펼쳐 지구를 담다’ : 푸른경기21실천협의

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 2012 우리동네 그린맵 공모사업

- 우리동네 그린맵 홍보사업 및 기획자문단 운영

그린리더 양성사업
- 그린홈 컨설팅 가구 에너지 진단 활동

- 경기도 그린스쿨 학교 진단 시범 운영

도시대학 - 2012 제9회 푸른경기21 도시대학

(5) 2013년

구분 사업명

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

- 기후행동21 의제 지표모니터링

- 기후행동 커뮤니티 발굴을 위한 동아리 공모사업

-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출범 및 협력사업

생물다양성위원회

- DMZ일원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 하천 시민 모니터링 활성화 사업

- 경기도 생물다양성 조례 제정 사업, 

- 하남 당점섬 생태번개

- 충북 바이오블리츠, 생물다양성 국제포럼 위원회 참석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제3차 녹색사회경제 의제 지표 평가 모니터링

-   "의제 지표 달성 기획사업 실시(가정에서의 경기도생산 먹거리 이용정도 실태조사,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 로컬푸드 사례 학습 및 탐방, 사회적

기업 정성적 조사 실시", 녹색사회경제 분야별 네트워크 협력사업)

- 지역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토론회 주최

마을의제위원회

- 마을의제 지표 시멉 모니터링 추진

- 제3회 꿈꾸는 마을학교 진행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활동 지원

- 경기도 마을만들기 대토론회 지원

삶의질위원회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제정 지원

- 경기도 시·군청 민원실 8곳 유니버설디자인 클리닉

- 2014년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수정 및 보완

- 톡톡(Talk Talk)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 주민자치회 이슈점검 토론회 개최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2013 상반기 정책워크숍 ‘지방의제21, 생태와 젠더 공통분

모찾기’, 하반기 정책 워크숍 ‘에코페미니즘’으로 만나는 ‘지방의제21’

구분 사업명

위원회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민관협력에 기초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 지원

- 경기도 지속가능성 전화설문 정성평가 진행

-   2012년 시행한 지속가능성 시범평가 및 2013년 진행한 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도민홍보용 리플렛 제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지속가능발전국제교류 ‘아시아를 통해 세계를 보다’, 제1회 경기글로벌지속가능발전

대학 개최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제5회 지속가능발전 경기대회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백서 작성

- 시·군의제21협력사업 추진

- 실무자 워크숍 개최

-   제17회 평택호 물줄기 청소년 환경탐사, 경기 북부권 의제활성화 위한 공동의제 발

굴사업, 두 바퀴로 하는 팔당호 문화탐사, 시화호유역의제 활성화를 위한 의제작성 

및 실천조직 구성, 함께 하는 대안에너지 놀이터, 지속가능발전대학 개최

공모사업

민간단체공모사업

-   우리동네 그린맵 공모사업 :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나누리 문예창고, 성남의제21실

천협의회, 숭신여고, 성남환경운동연합,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안산도

시농업네트워크,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평택의제21실천협의회, 통복동 상인번영회,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친환경마을만들기

- 초록마을대학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발족식 및 제1차 정책포럼

- 경기도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정 TFT 활동

- 경기도마을만들기 대 토론회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인간도시컨센서스

- 제3회 꿈꾸는 마을학교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오픈컨퍼런스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마을만들기전국

네트워크, 푸른경기21 마을의제위원회

- 마을만들기경기내트워크 사례지 학습 세미나

환경교육

사업

환경교육포럼
- 경기도환경교육오픈컨퍼런스 "공존과 소통의 울림"

- 2014 경기도 환경교육오픈컨퍼런스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 기후변화교육활동지원 및 시민홍보사업

- 경기도 그린리더 한마당

-   2013년 청소년 녹색소비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워크숍 :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그린캠퍼스
- 제4회 경기그린캠퍼스국제포럼 :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신흥대학교

- 2013 대학생 그린캠퍼스 만들기 공모사업 : 경기도권 12개 대학

우리동네 그린맵
- 그린맵 한일공동워크숍

- 우리동네 그린맵 교육·홍보사업 및 기획자문단 운영

그린리더 양성사업

- 경기도 그림홈컨설턴트 에너지 진단 사업

- 경기도 그린스쿨 운영

- 그린홈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   2013 그린리더 한마당 : 경기도,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도시대학 - 2013 제10회 푸른경기21 도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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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

- 경기도 및 31개 시·군 녹색구매율 및 정책 모니터링

- 기후행동 커뮤니티 발굴을 위한 동아리 소액지원 공모사업

-   경기도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흐름, 경기

도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활동가 학교"

위원회

생물다양성위원회
- 시화호 바이오블리츠

- 두루미 동시 모니터링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로컬푸드 모니터링

- 우리가정 식탁의 경기도 농산물 사용빈도 실태 조사

- 경기도 농산물 구입에 대한 인식조사

- 사회적경제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척도 및 성장 체감지수 설문조사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에 관한 실태조사

- 2014 로컬푸드 사업결과보고 및 사회적경제 기본법 학습 토론회

- 2014 사업보고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2014 사회적경제 경기도민 설문조사

- 경기도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경기지역사회적경제기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워크숍

- 2014 경기도도시농업발전협의회(2회)-경기도 농업기술원

-   절기따라 짓는 텃밭농사-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텃

밭보급소

-   제3회 도시농부 전국대회 ‘201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회’-전국도시농업협

의회

마을의제위원회

- 마을의제작성 행정지원 체계 구축 지수 모니터링

- 마을의제 작성 실천 지수 모니터링

-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수 모니터링

- 2014 제4회 꿈꾸는 마을학교

삶의질위원회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운영현황 모니터링

- 2014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클리닉 1,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클리닉 2, 평등이 안전을 

만듭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제6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주제별 워크숍 세션3),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 모니터링 교육

- 경기도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사회적 만남, 비정규직 일과 희망을 말하다

-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지속가능한 우리들의 삶 이야기’, 2014년 제4회 의왕성평

등 포럼 ‘여성의 사회참여와 공동육아’, 

-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상상 컨퍼런스’ 등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경기도 지속가능성평가 지표의 시·군 시범 적용 추진(부천시, 연천군)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아시아를 통해 세계를 보다.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을 가다’

- 아시아를 통해 세계를 보다. ‘태국 매솟의 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제6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   제18회 평택호 물줄기 청소년 환경탐사,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팔당

호 생태홍보 컨텐츠 개발, 청년이 만드는 경기도 ‘지금은 청년시대!’

공모사업

민간단체공모사업

- 도시대학-마을형(1개 지역) :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청소년들이 만든 우리동네 그린맵 :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

- 우리동네 녹색자전거 : 성남환경운동연합

- ESD 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학교 그린맵 : 성남환경운동연합

친환경마을만들기

-   초록마을 대학사업 : 10개지역(마을)에서 에너지와 자원순환 주제로 주민 환경교육 

및 초록마을의 제작 성과 실천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책추진 협력

구분 사업명

환경교육

사업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 기후변화 교육지원사업

-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교구보급 및 개발사업

-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사무국 및 협력 진행)

-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홍보사업

- 2014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기획자문 워크숍

-   기획사업: 청소년 친환경상품 모니터 활동 "녹색 날개를 달자" : 경기도기후변화교육

센터, 안산YMCA

- "나고야 환경교육시설 방문 및 유네스코 ESD 세계회의" 참석

- 2014 경기도 그린리더 한마당

그린캠퍼스

- 캠퍼스그린맵핑

- 우리학교 승용차 없는 주간 캠페인

- 2014 경기도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 상반기 워크숍

- 2014 그린캠퍼스 대학생 동아리 워크숍 in 경기

- 2014 대학생 그린캠퍼스 만들기 공모사업

- 대학생 정책포럼/ 대학생, 그린캠퍼스 미래를 설계하다

- 그린캠퍼스 정책포럼

- 대학 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그린캠퍼스 해외 선진사례 연수

- 경기도형 그린캠퍼스실천 공모 지원사업

우리동네 그린맵

-   김포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사우동을 중심으로" : 녹색김포실천협의회

- 청소년들이 만든 우리동네 그린맵 :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

- 우리동네 녹색자전거 : 성남환경운동연합

- 수원생태텃밭 그린맵 :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 우리동네 119! :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

- 장화신고 그린맵 장마루촌 :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 청계야 청계야 :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 뚜벅이와 동네한바퀴 :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

- 송정지구 시민홍보 사업 :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 ESD 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학교 그린맵 : 성남환경운동연합

- 그린맵을 활용한 아차산 교육 :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

그린리더 양성사업

-   경기도 그린스쿨 운영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협력)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에너지

관리공단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그린홈컨설턴트 가정에너지 진단 활동 지원 :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남양

주의제21실천협의회,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안양시청,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고

양소비자시민모임,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너른고을광주21실천협의회, 이천

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그린리더협의체, 양평녹색성장위원회

-   경기도 에너지절약마을 시범 공모사업 :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구리의제21실천협의

회, 안성의제21실천협의회, 안성녹색희망본부

- 2014 그린리더 한마당

국제협력 - "나고야 환경교육시설 방문 및 유네스코 ESD 세계회의"

도시대학

- 도시대학-북부(6개 지역)

- 도시대학-마을형(1개 지역)

- 녹색마을만들기지원사업

- 녹색마을만들기지원사업

- 마을의제작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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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

- 기후행동지표 모니터링

- 녹색구매모니터링

- 기후행동커뮤니티(동아리)공모사업

- 경기도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토론회/탈핵에너지전환경기네트워크 출범

-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선언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역에너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모두 토론회

- 시민햇빌발전경기네트워크, 탈핵에너지전환경기네트워크 활동

생물다양성위원회

- 경기도 식물다양성 현황 모니터링

- 경기생물다양성학교

- 경기바이오블리츠 운영지원/시·군간담회

-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2015로컬푸드, 2015사회적경제생태계지수

- ‘지속가능한 경기농업을 말하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간담회

-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탐방

- 2015 경기도 사회적경제 시책사업 현황조사

-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 심포지움 (공

공)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 (민관)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2012.5.23 창립) 협

력 및 지원

-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협력 및 지원(운영위원으로 참여, 현장탐방, 운영

위원회 회의 등)

마을의제위원회

- 마을의제지표 모니터링

- 마을의제위원 전체 워크숍

- 제5회 꿈꾸는 마을학교

- 마을의제위원회 토크타임

- 마을의제위원회 정책토론회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활동 협력 및 지원

삶의질위원회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모니터링

- 경기도 비정규직 일자리 청책 토론회

- 주민자치회 전환 이슈 토론회

-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학교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움

-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사업, 

-   지역성평등사업 추진지원-의왕 성평등포럼,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경기도지속가능성 평가 시행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지방의제21 국제교류협력세미나-2015 지속가능발전 동향과 전망

- 경기글로벌지속가능발전대학

- 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제7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공모사업
민간단체공모사업

- 대학생 그린캠퍼스 실천 공모사업

- 경기도 에너지 절약 마을만들기(연속3개 마을, 신규3개 마을) :

- 우리동네 그린맵: 신규 8개지역, 지속사업 2개 지역

- 초록마을대학운영(자원순환 주제8개, 에너지 주제2개)

친환경마을만들기 - 초록마을대학운영(자원순환 주제8개, 에너지 주제2개)

구분 사업명

환경교육

사업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 기후변화교육활동지원사업-기후변화 중급심화교육 ‘2015기후학교 소.나.기’

- 기후변화교육활동지원사업-2015 기후학교 심화워크숍

- 기후변화교육활동지원사업-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교구 대여 및 보급사업

-   기후변화교육활동지원사업-경기도기후변화교육 활동 사례집 제작(군포, 안성, 

용인편)

- 기후변화 시민인식증진사업-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홍보사업

- 시민인식증진 캠페인

- 2015 청소년 녹색소비 지도자 양성워크숍

- 경기지역 기후변화교육센터 간담회

- 2015 경기도 그린리더 한마당

- 경기도 에너지정책 발굴사업

그린캠퍼스

- 대학생 그린캠퍼스 실천 공모사업

- 대학생 환경실천 켐페인(대학생 40여명)

- 충북경기 그린캠퍼스 대학생 공동워크숍

- 대학생 그린캠퍼스 실천캠프

- 그린캠퍼스 대학생 정책포럼

-   그린캠퍼스 정책포럼 : 경기도그린캠퍼스 협의회, 충북그린캠퍼스 협의회, 그린

캠퍼스총장협의회

- 그린캠퍼스 생활실천 그린리그-기숙사 생활실천 그린리그

- 그린캠퍼스 생활실천 그린리그-대학생 생활실천 앱 개발

- 그린캠퍼스 환경화 진단 및 컨설팅

- 그린리더쉽 교과과정 개발 및 기획강좌 개설

우리동네 그린맵

- 공모사업: 신규 8개지역, 지속사업 2개 지역

-   우리동네 그린맵 박람회 ‘우리가 미쳐 몰랐던 그린맵 사용법’(2011-2014 공모사

업 그린맵 총 31개

- 우리동네 그린맵 ESD 교안개발

그린리더 양성사업 - 2015 경기도 그린리더 한마당

적정기술보급사업
-   경기 적정기술전략 추진단 운영/연속세미나(2회)/ 2015경기 적정기술 교육/제1회 

적정기술 박람회

국제협력 - 국제교류협력위원회-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도시대학 - 도시대학공모

(8) 2016년

구분 사업명

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

- 2016기후행동의제모니터링

- 안산지역 기후 및 에너지 행동 학습 및 탐방

- 민관협치를 통한 경기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토론회

- 연구과제모임(경기도 에너지 비전, 신기후체제와 관련한 정책과제 발굴 등)

- 2016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발굴 및 지원 공모사업

-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활동

생물다양성위원회

- 2016 경기생태계교란식물 포럼 및 현장 매뉴얼 제작

- 2016 제2차 생물다양성포럼 in 경기

- 2016 경기 생물다양성 학교

- 경기 바이오블리츠 운영지원

- 두루미 동시모니터링

- 2016 DMZ 일원 두루미 보호루트 워크숍 및 네트워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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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위원회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의제 모니터링 : 로컬지수모니터링(지역시장 점유율 지수, 도시농업기반 지수, 식생

활교육지수) 사회적경제 생태계지수, 로컬푸드네트워크 전국포럼 IN 평택, 경기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지속가능한 경기농정 토론회

마을의제위원회

- 마을의제, 삶이 있는 도시 만들기 국제포럼

- 지역별 마을학교 운영 지원

- 마을의제 위원회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세미나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운영위원회, 정기 대화모임,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 경기지역 마을만들기 활동가 워크숍

- 경기지역 활동가 송년모임 ‘10개의 마을이야기, 2016년을 돌아보다’

삶의질위원회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제정 현황

-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학교

-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움

- 주민참여예산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방안모색 간담회

-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포럼 ‘모이다, 꿈꾸다, 바꾸다’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경기도 31개 시·군지속가능성평가-15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공통지표 추

가 모니터링 및 분석/홍보브로셔 제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미얀마 난민어린이 교육 지원사업

- 제66차 UN NGO 컨퍼런스 워크숍

- SDGs 국내외 동향과 경기도 적용방안 토론회

- 2016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대학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공모사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 2016기후학교(흥미진진 적정기술학교) :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 경기도 저탄소실천 그린홈 지원 공모사업 : 5개단체

-   경기도 그린리더쉽 교과과정 개발공모사업 & 그린리더쉽 활성화 워크숍 : 5개 대학

- 그린캠퍼스 대학생 환경동아리 공모사업 : 11개 대학동아리

- 2016 우리동네 그린맵 공모사업 : 신규 7개 지역, 지속2개 지역

-   초록마을대학과 자원순환마을 공모 : 초록마을대학 9개 마을, 자원순환마을 6개

친환경마을만들기 - 초록마을대학과 자원순환마을 공모 : 초록마을대학 9개 마을, 자원순환마을 6개

환경교육

사업

환경교육포럼 - 경기환경포럼- 분과별 및 전체 포럼을 통한 정책 제안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 기후변화 중급 심화교육 ‘기후학교 소나기’

- 2016 기후학교 후속교육 ‘쉽게 이해하는 미세먼지’

-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교구 대여 및 보급사업

-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홍보사업

- 미세먼지 대응 (시민인식증진 캠페인)

- 2016 청소년 녹색소비 전문지도자 워크숍

- 대학생 도시텃밭 워크숍

- 경기환경운동연합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2일’ : 경기환경운동연합

- 기획강좌 ‘비전화의 이야기’

- 간담회 ‘국내외 기후변화교육 활동 사례 및 교육활동 제언’

그린캠퍼스

- 그린캠퍼스 인프라 개선지원사업 : 경기도권 8개대학

-   경기도 그린리더쉽 교과과정 개발공모사업 & 그린리더쉽 활성화 워크숍 : 경기도권 

5개 대학

- 경기도 그린리그제 시범척도 개발 연구사업

- 그린캠퍼스 대학생 환경동아리 공모사업 : 11개 대학동아리

- 대학생 정책제안대회(청년지대 아이디어 대회)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생 실천캠프

- 그린캠퍼스 선진사례지 견학

- 그린캠퍼스 담당자 연수 참여

- 그린캠퍼스 광역협의회 정책포럼, 그린캠퍼스 국회 정책포럼

구분 사업명

환 경 교 육

사업

우리동네 그린맵

- 2016 우리동네 그린맵 공모사업 : 신규 7개, 지속2개지역

- 2016 우리동네 그린맵 네트워크 협력사업-The 66th UN DPI/NGO Conference

- 2016 우리동네 그린맵 네트워크 협력사업-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그린리더 양성사업

- 경기도 저탄소실천 그린홈 지원 공모사업 : 5개단체

- Iot 시범사업 우리집 녹색지구를 꿈꾸다

- 상가진단사업

- 경기컨설턴트 인증교육 및 양성 & 기타 교류활동

- 2016 경기도 그린리더 한마당

적정기술 보급사업 -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및 네트워크 추진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발

굴사업

-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

- 에너지 동아리1박2일 전체워크숍

- 에너지 동아리 결과공육회 "나. 누. 다"

국제협력 - 태국매솟 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지원사업

도시대학 - 도시대학-7개지역 9개 마을 참여

(9) 2017년

구분 사업명

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

-   경기도 지방정부 기후변화대응 현황 모니터링(10월-12월), 기후행동커뮤니티 지원

사업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모니터링(5월-10월)

-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에너지 자립 선언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3/23)

- 기후에너지 예산 분석 연구모임(5/22,6/13)

생물다양성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목표 연계와 3차의제 평가 워크숍(9/7-8)

-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생태계 교란 식물시범

사업(5월-9월)

-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경기도 생태통로 모니터

링(5월-12월)

- 경기도 생태통로 43개소, 분기별 생물종, 시설모니터링

- 전국 최초 시민 주도 생태통로 모니터링

-   경기도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 경기시민생물다양성 탐사 

운영지원(4/6,11/10) : 시민참여 실천활동프로그램으로 탐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례공유, 쟁점논의 등, 경기도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   경기 생물다양성 학교(6/21-22, 7/26) : 위원회+경기지역 자연생태활동가, SDGs와 

생물다양성 이해증진, 생태통로 이해증진 및 모니터링 방법 교육

- DMZ 일원 및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시모니터링(6차)

- 2017 DMZ 일원 두루미 보호루트 워크숍 및 네트워크 운영

-   경기환경현안실천포럼 - 생태계 교란식물+생태통로에 대한 인식 증진, 해결책 모

색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경기도 로컬 푸드 현황 : 지역시장 점유율 지수+도시농업 기반지수, 경기도 도시농

업교육 현황 모니터링(시범) : 도 내 민과 관이 주도하는 도시농업 교육 커리큘럼 및 

운영현황 파악, 경기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 모니터링

마을의제위원회

-   마을의제 지표 모니터링(7월-9월) : 마을의제 작성과 실천 현황 조사와 분석 (시·

군지방자치 단체/경기마을넷과 지방의제/중간지원조직과 마을공동체)

- 지속가능발전과 마을의제 연계워크숍(5/12-5/13)

- 제6회 꿈꾸는 마을학교(9/1-9/20, 4차례)

- 정책토론회(11/15)

-   2017 전국 마을박람회 컨퍼런스 ‘공모사업의 방향모색’ 경기지역 마을만들기 활동가 

워크숍(12/2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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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위원회

삶의질위원회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현황 모니터링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학교

- 제3회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움

-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토론(11/30)

- SDGs 경기도 성평등 현황 모니터링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매솟 난민 어린이 교육 지원사업

- 2017 경기글로벌지속가능발전대학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경기지역 지속협 전체 워크숍

- 제1차 경기지역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사무국장회의

- 경기지역 실무자 네트워크 운영방안회의

- 2017 하반기 경기지역 지속협 공동회장단 워크숍

- 경기지역 지속협 전체 워크숍(상.하반기)

-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공모사업(하남의제, 오산의제, 김포의제)

-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실무자워크숍

-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공동회장 간담회

- 제8회 지속가능발전대회

-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4개권역에서 진행(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김포실

천협의회,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실무자역량강화사업 & 공동회장 간담회 

- 제9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공모사업

민간단체공모사업

-   대학생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 카톨릭대학교 농락, 경동대학교 그린피아, 경희대학

교 UNAI ASPIRE, 경희대학교 한누리, 대진대학교 도담, 신한대학교 그린폴리스, 한

신대학교 에코말리온, 협성대학교 청춘에그린

-   기후변화 그린리더쉽 교육 공모(교양 과목당 3학점, 협성대는 2과목) : 카톨릭대학

교, 경동대학교, 신한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   경기지역 에너지 관련 전반적인 분야(자원순환, 교통, 자연생태, 녹색소비, 기후변화 

등)를 주제로 하는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 / 총 16개 : 경기환경운동연합, 군포지속가

능발전협의회,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성문밖교회, 달항아리예술단, 동화중 콩나물, 구

리YMCA,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너른고을청소년교육예술연구원, 녹색김포실천협

의회, 군포YMCA

- 찾아가는 적정기술 학교

친환경마을만들기

-   거버넌스형 마을만들기 사업 :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

조합, 심곡본동 그린지킴이, 원미사랑환경봉사단, 성남환경운동연합, 행복동네트워

크,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성남시협의회, 협동조합마을발전소, 대학동 환경지킴이단,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환 경 교 육

사업
경기환경포럼

-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 사업

- 유통업과 함께 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 미세먼지없는 마을만들기

- 탄소제로학교 시범사업

- Zero Rain Water(빗물 재활용) Village 시범사업

- 3.4.5차 경기환경포럼

구분 사업명

환 경 교 육

사업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

- 교육활동지원 : 컨설턴트 교육 (보수, 기본, 심화+추가교육)

- 경기컨설턴트 양성

-   저탄소 그린홈(가정진단, 컨설팅) :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자1동그린리더협의회

- 진단 컨설팅 - 상가와 학교진단 컨설팅

- 경기지역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 : 저탄소 그린홈 리플렛제작 등

-   경기도와 함께 대응하는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2회 :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경기

도그린캠퍼스협의회

- 지구를 위한 1박2일 :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

- 우리가 만드는 미세먼지 없는 세상 :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청소년기후변화교육(그린수쿨 연계)

-   미세먼지 대응캠페인 7회 (시민인식증진, 가정용태양광발전기 홍보 및 센터 안내, 

교구홍보 등)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   기후학교 ‘소나기’, 미세먼지 교육지원, 교구활용교육, 교구수정보완, 교구개발워크

숍

-   녹색소비 전문지도자 양성 워크숍 :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그린캠퍼스

-   대학생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 카톨릭대학교 농락, 경동대학교 그린피아, 경희대학

교 UNAI ASPIRE, 경희대학교 한누리, 대진대학교 도담, 신한대학교 그린폴리스, 한

신대학교 에코말리온, 협성대학교 청춘에그린

- 대학생협의회 운영 : 임원진 모임과 워크숍, 정기총회

-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생 실천캠프 : (협력)자원순환마을

-   기후변화 그린리더쉽 교육 공모(교양 과목당 3학점, 협성대는 2과목) : 카톨릭대학

교, 경동대학교, 신한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   그린캠퍼스 모범사업 발굴 :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회, 담당자 워크숍, 협의회 및 네

트워크 운영

우리동네 그린맵

-   2017 우리동네 그린맵 공모사업 :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YMCA,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성남환경운동연합, 나무야!이름이 뭐니?

-   2017 우리동네 그린맵 ‘지속가능한 학교’ (지속가능한 학교 교안 활용 워크숍) : (협

력)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적정기술 보급사업

- 찾아가는 적정기술 학교

- 마을적정기술 활동가 양성과정

- 제1회 경기도 적정기술 포럼 : 경기도환경포럼, 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

청소년 에너지동아리 발굴

사업

-   경기지역 에너지 관련 전반적인 분야(자원순환, 교통, 자연생태, 녹색소비, 기후변화 

등)를 주제로 하는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 / 총 16개 : 경기환경운동연합, 군포지속가

능발전협의회,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성문밖교회, 달항아리예술단, 동화중 콩나물, 구

리YMCA,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너른고을청소년교육예술연구원, 녹색김포실천협

의회, 군포YMCA

국제협력 - 매솟 난민 어린이 교육 지원사업

도시대학 - 북부권 도시대학(가평, 구리, 고양, 의정부, 포천,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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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

-   기후행동21위원회 기후분야 연구모임 : 정부와 경기도 기후변화정책 점검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사업 방향 논의

- 기후행동21위원회 워크숍&현장탐방(2회) : 노원EZ하우스 홍보관, 에코샵홀씨

-   긴급도민토론회 『폭염시대-기후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경기도의회, 경기

도,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 경기도 기후행동비전 워크숍

생물다양성위원회

-   바이오블리츠 지역 사례 공유회 : 화성, 안양, 경북, 부산의 바이오블리츠 사례를 

통한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의 확산 방안 모색

- 두루미 동시모니터링 : 파주, 연천, 한강일대 두루미 서식지

녹색사회경제위원회

-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경기참여농정포럼 창립 지원

-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 활동방향 모색 토론회

마을의제위원회

- 토론회 : 성찰과 모음, 그리고 경기도 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색의 장

- 삶의질-마을의제 공동 워크숍

- 제1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 경기지역 마을활동가 워크숍(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삶의질위원회

-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학교(경기도 3개 시)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한국복지대

학교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엄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역

할과 실천방안

- 제5회 경기비정규직 희망찾기 축제

- 삶의질-마을의제위원회 공동 워크숍

- 경기여성네트워크 포럼, 성평등운동의 현황으로 보는 지속협의 방향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경기도SDGs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포럼 : 경기지역 지속협, 환경부, 경기시민사

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의회 등

- 경기도SDGs 시범평가 : 경기연구원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포럼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제10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군의제21협력위

원회

-   협력의제 실천 기획사업 : 두바퀴로 떠나는 환경생태 여행(팔당권역), 알고보면, 

하고 있는 SDGs!!(서부권역), 제22회 평택호 물줄기 청소년 환경탐사(남부권역), 

2018 경기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및 대체식물 식재(북부권역)

-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 사업 : 공동회장단 연수회, 사무국·처장단 실무자 워크숍, 

실무자 워크숍, 실무자역량강화 지원사업(남부권, 동부권)

공모사업

민간단체공모사업
- 경기도SDGs 영문 홍보

- 국제학술세미나 ‘아시안디아스포라, 한국인을 만나다’

자원순환마을만들기

-   10개 마을 1단계와 2단계 구분 지원(의왕시 부곡동, 가평군 운악리, 남양주시 와

부음, 부천시 송내2동, 고양시 선유동, 성남시 청솔마을, 양평군 병산2리, 성남시 

하대원동,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시 원미1동)

환 경 교 육

사업

경기환경포럼
- 민선 7기 도지사 후보 각 정당에 정책 제안

- 2018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공모사업(정책) 제안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

- 컨설턴트 기본교육(2회)

- 컨설턴트 심화교육

- 컨설턴트 워크숍

구분 사업명

환 경 교 육

사업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 기후변과교육교구(개발 워크숍, 수정 워크숍, 수정 및 보완)

-   청소년 기후변화교육 사전역량강화 워크숍(그린스쿨 연계), 로컬푸드와 기후변화

의 연관성 강의

-   교육활동지원(2018 녹색소비양성 지도자 워크숍,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세

먼지 교육, 따뜻하고 복된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

- 유아기후변화교육(광명)

그린캠퍼스

- 경기도그린캠퍼스대학생협의회 임원 및 동아리 대표자 워크숍

- G(ray) to G(reen) 기후변화대응 콘서트

- 2018 그린캠퍼스 정책포럼

- 2018 임원 및 동아리 대표자 워크숍

- 2018 공모사업(그린리더십)

- 2018 공모사업(동아리 지원)

우리동네 그린맵

- 운악산에서 알아보는 청정가평의 자연과 역사(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우리동네 작은숲 마을공원 그린맵(군포YMCA)

- 말하다, 논하다, 그리다(남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지도 “백봉산 숲으로!”(하랑)

- 설봉산을 지도에 담다 “설봉산! 행복지도 프로젝트”(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적정기술 보급사업

- 경기도 적정기술 오픈 스페이스

-   2018 찾아가는 적정기술 학교(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 안산신길샛별작은도서관,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그린리더협의체, 수원환경운동센터)

- 경기도 적정기술 사업평가 및 방향설정 간담회

남한강 생물다양성 시민 모

니터링

-   남한강 생물다양성 시민 모니터링(경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대학전

문인력 등)

-   남한강 생물다양성 전문가 모니터링(경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시민

환경연구소)

-   남한강 최종보고회 및 간담회(경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

구소, 여주시민단체, 시의원 등)

지속가능 시민리더십 교육

- 지속가능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기본과정)

- 지속가능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심화과정 워크숍)

- 지속가능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심화과정)

- 경기도 CSR 청년 서포터즈 워크숍

- 경기도 CSR 청년 서포터즈(24명)

-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YOUth-지속가능한 사회 리더, 청소년 Design Thinking 

워크숍

- 경기도 1020 지속가능실천 IDEA 공모전(11팀, 35명)

도민에너지 프로슈머 양성교

육

- 에너지프로슈머 리더대학

- 에너지프로슈머 시민교육

- 시민햇빛발전소 및 에너지협동조합 100개 만들기

- 총괄워크숍

국내협력

- 경기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 공익활동 혁신을 위한 토론회(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2018 경기도의회&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원·활동가 워크숍

도시대학 - 4개 지역 참여(고양, 의정부, 파주,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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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혁

1998 • 9.4 경기의제21 추진협의회 창립

1999 •   6.3 ‘푸른경기21’확정/발표(8개분야 21개 의제)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로 개칭 ▶ 

자연생태/생활환경/시민사회 분과위원회 체계로 개편 

 • 민간·환경단체 및 학교 공모사업 실시     

 • 10.25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공포   

 • 12.23 지방의제21 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유치    

2000 • 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 청소년 생태탐사 프로그램 시작     

 • 지방의제21 전국 협의회 창립총회     

2001 •   회칙개정 : 교류협력분과 신설 및“푸른경기21”의 실천사업 추진 및 평가“조항 삽입, 

위원수 150명으로 확대, 사무처로 승격   

 • 푸른경기21 중장기계획 기획사업 추진    

 • 10.12~13 어울한마당 최초로 개최     

2002 • 2월 홈페이지 개설       

 •   회칙개정 : 사회정책 전반이 활동 영역임을 선언, 여성분과 신설, ‘교류 협력분과’를 

‘기초의제협의회’로 변경 등     

 • 의제지표 평가사업 실시      

 •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 참가)     

2003 • 경기정책포럼을 통한 현안 대응 활성화    

 • 기초의제협의회 ▶ 교류협력위원회로 변경    

 • 분과위원회의 의제실천사업 활성화      

2004 • 의제 재작성(산림 및 녹지, 습지, 하천 , 폐기물, 도시계획, 주민자치, 성평등, 보육) 

 • 도시대학 실시       

 • 환경교육 한마당 실시      

 • 경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2005 • 의제 재작성(농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에너지, 사회복지, 문화) 

 • 환경교육 기획사업 실시      

 •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      

 • 환경교육 포럼 실시        

2006 • ICLEI 세계총회 참석       

 • 기후변화협약 관련 활동 본격화     

 • 회칙개정 : 위원수 1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등

2007 •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도시대학)

 •   조직체계 개편 : 분과위원회 해소와 의제별 실천위원회 체계구축, 양성평등 위원회

와 정책위원회 신설, 교류협력위원회를 ‘기초의제협력위원회’로 변경, 국제사업을 활

성화 하기 위한 비공식 기구인 국제사업위원회 신설

 • 생태발자국 등의 국제적 이슈 대응 사업 본격화   

 •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유치/주관     

2008 • 환경교육기획사업을 기초의제 공모사업으로 변경   

 • 람사르 총회 관련 경기도와 공동 대응사업    

 • 기후학교 개최, 기후보호 네트워크 결성 및 기후포럼 운영  

2009 • 제1회 지속가능발전경기대회 개최     

 • 매솟 학교세우기 캠페인 전개      

 • 홍보정보화 사업 강화(메타블로그, 경기지역 메신저, 그린맵 등) 

2010 • 기후행동센터 설치 - 그린홈콜센터 및 그린캠퍼스협의회 운영 

 • 미래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 - ‘제3차「경기의제21」추진방향’제안 

 • 세계그린맵운동 가입 - 제1회 우리동네 그린맵 모니터 양성 학교 개최

 •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 발족 MOU 체결    

2011 •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개발

 • 제3차 경기의제 의제21 변경 추진(13개 의제에서 5개 의제로 통합 추진)

 • 도민 참여 기후변화 운동(승용차 없는날 행사 진행)    

2012 •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리우+20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참가    

 • 초록마을대학 사업을 통한 도정참여 (경기도 31개 시군 지표로 정착)   

2013 • 네트워크 협력 사업(DMZ, 시민햇빛발전 등)    

 •   민관협력으로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조례, 유니버설디자인, 생물다양

성 등)       

 • 다시쓰는 도레미(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를 통한 Upcycling 공론화   

2014 •   우리동네 그린맵 한국유네스코 ESD 인증 (7.22) ※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태국 매솟 학교 운영 지원 사업 추진     

 • 제6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적정기술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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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경기환경포럼 출범(9.15 남양주)     

 • 제1회 적정기술 박람회, 그린맵 박람회 개최 (제7회 경기지속가능발전 대회)

 •   전국지속가능발전대상 최우수상 수상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프

로젝트”       

2016 • 제2차 생물다양성 포럼 in 경기 개최     

 • SDGs 이행을 위한 공동목표 선정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 참석      

2017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작성 추진     

 • 제9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 적정기술협의회 창립       

 • 에너지 자립 민·관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 변경     

 • 2017 생태교통총회 참석      

 • 9회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SP) 세계총회 참석   

2018 •   경기도SDGs 지표 작성 완성제10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 4차 경기의제21 작성 추진

 • 제10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 제1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 경기도SDGs 수립 민·관 거버넌스 포럼

 • 온실가스 저감 토론회

 • 20주년 기념식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경기도’

 • 도민 에너지 프로슈머 1,000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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