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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플랫폼구축 방법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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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생태계의 구축방법으로,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빙랩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

스에 활용되고 있는 도시혁신플랫폼을 소개한다. 도시혁신플랫폼의 구성내용과 작동원리, 운영철학을 소개하고, 지

속가능한 리빙랩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모델링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대구 도시혁신플랫폼은 상부구조와 하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구조는 스마트시티즌과 시민과학자를 도시 내에 확산하고, 하부구조는 구체적인 장소와

맥락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된 시민과학자들과 이해관계자가 공동창조하는 다양한 리빙랩으로 구성되

어 있다. 리빙랩기반 스마트시티서비스를 활용한 도시혁신플랫폼은 자발적인 시민 커뮤니티와 도시의 숙의성을 촉

진하며, 창조적 개인과 공간을 다층적으로 연결 확장하여 도시의 혁신밀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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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omponents, operational mechanism, operational philosophy, and

sub-models of Daegu Living Labs to apply smart city use-case to establish constant city innovation eco-system

and sustainability. Operating living labs for smart city use-case is a platform that transforms the city into

self-organized innovation environments consisted of superstructure and infrastructure. The superstructure is the

program aiming to increase smart citizens and innovative facilitators. The infrastructure is a process of

co-creation with a citizen panel in a specific place with various living labs. As city innovation platform

expanded its voluntary citizen panel, distributed democracy became more active, and the creative individuals were

linked to each other in a multi-layered manner in living labs, increasing the density of innovation in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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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정과 경제의 복합시스템인 도시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보안, 편의, 기회, 번영이라는시민들의요구를

적극적으로만족시켜야한다. 스마트시티는도시가직

면한이러한요구를 ICT기술기반으로연결·지능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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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과정
Fig. 1. The Process of Daegu Smart City Projects

여 해결하려는 결과물이자 과정이다. 대구는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생활속 실험

실(리빙랩)을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

은 도시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리빙랩은생활속의실험실이란말로도시, 지역, 기

업, 제3섹터, 연구개발조직, 시민들이 함께 가치를 창

출하는 활동이며, 규모와 속도를 높이는 빠른 프로토

타입과 테스팅활동을 수행하는 검증된개방형 혁신생

태시스템이다[2].

대구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동남부에서 교육, 산업,

문화의 중추도시 역할을 수행하였다. 역사적으로

19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이념들이 서로 경

쟁하면서 혁신감수성이매우높은도시였으며, 국난

들을 극복하는 데 최후의 보루를 담당했던 경험을 보

유한 도시이다. 그러나, 약 25년 전부터 점차 도시의

주력산업이쇠퇴하기시작했고, 지정학적이고정치적

인 보수성으로 문화적 개방성이 점차 약화되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해대구는지속가능성과회복력을

목표로 글로벌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하여왔다. 그림 1은

대구에서 추진된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들이다.

2014년 발족한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은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시민 변화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도시문제해결과정을 관리하는 도시혁신플랫

폼기능을수행하여왔다. 특히, 2018년국가혁신성장

동력 실증도시로 대구가 선정되면서 도시혁신플랫폼

은 시민주도의 스마트시티 서비스개발에 중요한 역할

을수행하게되었다. 스마트시티프로젝트들은도시혁

신플랫폼기반위에서리빙랩형태로운영되고, 훈련된

시민들이개별리빙랩에참여된다. 도시혁신플랫폼은

궁극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substainability)과 회

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수단으로 진화되고 있다.

본연구는이러한리빙랩기반의스마트시티서비스

를 지원하는 도시혁신플랫폼의 구성내용과 작동원리,

운영철학, 하위 리빙랩 모델을 소개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성 높은 도시로 변화시켜 가는지를 설명하하고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적 측면과 시민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도시에 적용되는 리

빙랩운영모델을확립함으로써향후리빙랩기반스마

트시티 운영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도시혁신플랫폼의 등장배경
도시생태계의근본적인목적인지속가능성과회복

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수

준(level)과, 사회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범위

(scope)가 결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혁신시

스템(NIS), 산업혁신시스템(SIS)과 지역혁신시스템

(RIS), 그리고 기업혁신시스템으로 하방경직되는 혁

신수준의 세로축과, 창의·공감·연결(CEL DNA:

Creativity·Empathy·Link)의 속성을 지닌 창조적 시

민들을 즉각적으로 연결(도시인구의 1%까지)하여 창

조적도시공동체를만드는혁신범위(scope)의가로축

이 결합(compromising)되어야 한다[7,8].

이러한 혁신수준과 범위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바로도시혁신플랫폼이며, 도시혁신플랫폼의구

체화된형태가리빙랩이다. 오늘날지속가능을추구하

는많은도시와국가들이행하고있는모든도시적노

력들의 성공을 위해, 도시혁신플랫폼과 리빙랩이라는

매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2 도시변화 플랫폼의 운영 철학과 프레임워크
스마트시티 구축의 기반이 되는 도시변화플랫폼의

철학을 전체프레임워크로 체계화하면 그림 2에서 보

여주는 것처럼 표현된다.

Curley & Salmelin은 Open Innovation 2.O을설명

하면서 혁신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기업,

대학, 스타트업, 정부환경, 창조문화, 투자자)에 대한

네트워크관계를설명하고 있지만[6], 구체적인운영체

계와작동원리, 보유하고있는자원에대한설명이생

략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기존 혁신플랫폼에서

설명하지 못한 여러 구성요소를 대구에서 임상한 결

과를 바탕으로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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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구 도시혁신플랫폼 구조
Fig. 2. The Framework of Daegu City Innovation
Platform

2.2.1 운영체계

하나의 플랫폼이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이 한명이라도 소외됨 없이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한

의사소통체계, 방법론,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래서 도시혁신플랫폼은 다음의 다섯 가지 도구 및 시

스템이필요하다; 이해당사자가직접참여하여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만들어 가는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13,17], 솔루션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현재

의 자원과 이상적인 목표사이에 발생하는 모순

(contradiction)을 포함하면서(compromising)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순지향혁신도구(Widespruche

Oriented Innovation System)[10], 소수 의견을 소외하

지않고공동의합의를끝까지만들어가는 숙의민주

주의 방식(Sociocracy)[4], 자발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도시의 공동목표를 위해 헌신하는시민과학자(Citizen

Science)[19,22], 그리고리빙랩운영의전과정에서생성

되는 데이터 자원을 재사용(recycle)할 수있도록 체계

화하는개방형데이터환경(Open Data) 등을운영원칙

으로 적용한다[6].

2.2.2 목표(Goals)

도시혁신플랫폼은도시자원을재활용성을높여다

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과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높은 회복력

(resilience)을궁극적인지향점으로잡고있다. 리빙랩

의운영과정에서혁신주체들의연결, 여유롭고긍정

적이며다채로운도시민의언어발견, 새로운혁신인

재들의 유입 등을 중간 목표로 채택한다[11,14,16].

2.2.3 자원

도시혁신플랫폼은 세 개의 내적 자원을 사용하여

작동된다. 리빙랩의목표이자수단이며또한주체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시티즌, 혁신의 구체적인 기

본공간단위인도시의골목, 그리고공간과사람이만

나서 생성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그것이다[3].

도시혁신플랫폼에 사람은대상이자 주체이며, 활용

되어지는 자원의 중심에 있다. 시민을 중심으로 시간

과 공간을 자원으로 활용하며 확장된다[22]. 시간 자원

은 데이터로 기록되어지며 리빙랩의 프로토타입을 버

젼별로 관리하거나, 축적된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새

로운혁신을창출한다. 공간자원은골목을기본단위로

활용한다. 골목은 시민들 삶이 교차하는 최소한의 단

위이기 때문에, 혁신이 발생하는 장소로써 최소단위

역할을 한다[15].

2.3 도시혁신플랫폼의 구조
우리는 도시혁신플랫폼을 상부와 하부의 두 개의

구조로나누었다. 상부구조는도시혁신의핵심구성요

소인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시민들을 확보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하부구조는 구체적인 장소

와 맥락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리빙랩의 세가지 형태

와 관련이 있다.

2.3.1 도시혁신플랫폼 상부구조

대구도시혁신플랫폼의상부구조는자극-훈련-실습

-확산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실제적인 변화 매카니즘

에 중점을 둔다. 혁신이 이루지려면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는자극이자연스럽게이루어져야하는데, 창조

도시포럼(The Creativity City Forum)은 이러한 변화

에 대한 자극을 제공하는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다음 단계로, 관심분야별 커뮤니티를 구성하

고 분야별 문제정의와 솔루션기획을 수행하는 소셜다

이닝이나 관심분야에대한 심화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포커스연구를수행한다. 그다음은시민패널을조직화

하는 퍼실리테이팅 실습과 도시 미래에 대한 아이디

어부터프로토타이핑까지실습하는리빙랩시민학교를

수행한다. 훈련된 시민들은 오픈주제 포럼, 창조도시

CEO 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산하며 변화

메커니즘에 활력을 제공한다[5,14]. 그림 3은 변화과정

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혁신플랫폼의 상부구조는 도시내 혁신을 확산하는

스마트 시티즌 확보와 퍼실리테이터 훈련을 통해 리

빙랩 운영 자원확보를 목표로 한다. 상부구조에 참여

한 패널과 퍼실리테이터의 혁신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효수는 VITAL지수를 개발하였으[16], 추가적

으로 창의·공감·연결에 관한 평가지수들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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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시혁신플랫폼 상부구조
Fig. 3. Superstructure of City Innovation Platform

그림 4. 리빙랩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Fig. 4. Smart City Services based on living labs

있다.

2.3.2 도시혁신플랫폼 하부구조

상부구조에서훈련된스마트시티즌은다양한형태

의 생활속 실험실에 참여하여 리빙랩 활동을 수행한

다. 골목리빙랩, 소셜리빙랩, 스마트리빙랩은 대구에

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리빙랩 형태이다. 개별 리빙랩

들은상이한방향과차별화된목적, 그리고다양한추

진주체로 운영되지만 통합하여 대구리빙랩(Daegu

Creative Living Labs)라는 이름하에 관리된다. 대구

리빙랩은 2019년 9월유럽리빙랩네트워크(ENoLL)에

한국최초로멤버십을승인받았다. 각리빙랩들은운

영 프로세스, 스마트시티즌을 포함한 인적자산, 운영

메뉴얼과 노하우를 포함한 지적자산을 공유한다.

대구리빙랩은 대부분의 리빙랩에서 표준적인 운영

방식으로 채택하는 탐색-실험-평가의 흐름을 확장하

여, 조직화-개념화-구체화-실체화-공유화-사업화라는

여섯개의단계로운영하고있다. 각단계의활동들은

매뉴얼화하여제공한다. 개별문제들은기술탐색과매

핑되고, 필요로 하는 사회기술(Civic Tech)이 에자일

방식으로 개발된다. 단계별 생성된 데이터는 새로운

서비스나 다음 프로토타입을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프레임워크로 설계된다[1,20,21].

(1) 골목리빙랩을 통한 도시재생모델

대구리빙랩의 초기모델로 낙후된 도시골목을 재생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리빙랩 모형이 실험되었다. 대

표적인 성공사례로 젊은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시민들

과 함께 골목의 문제들을 정의하고, 골목의 벽체들을

활용하여 공동예술작품을 만들어 도시재생에 성공한

김광석거리(1980년대 활동한 한국의 유명 포크송가

수)이다. 또한 슬럼화된 원도심(the old and original

city center)의공구상장인들이골목리노베이션에직

접 참여하고, 공구축제라는 새로운 축제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낸북성로거리, 역사적자산을가지고있음에도

주목받지 못한 근대 골목들의 주민들이 역사적 콘텐

츠를 복원하고 골목해설사라는 직업을 새롭게 창조한

근대골목리빙랩도 주요한 사례이다. 도시는 더 많은

골목을중심으로사용자참여형혁신을확대하고있다.

(2) 소셜리빙랩기반 도시문제해결 및 사회적 기업

확산

2017년부터훈련된청년 퍼실리테이터를 중심으로

실제 생활공간을 실험실 삼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통해사회문제의해결책을찾고, 공동작업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새로운 청년문화가 정착되어가

고 있다.

청년들이스스로여러분야의사회문제를발굴하고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통해 리빙랩 운영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청년들

은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소셜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로

성장하고 있다.

(3) 스마트리빙랩기반 스마트시티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진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은스마트시티도입에경쟁이치열하다. 하드웨

어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대구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ICT를 활용하여 공공과 시민, 민

간기업, 대학, 지원기관이 함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

는솔루션중심으로접근하고있다. 이를위해다수의

시민들이참여하는스마트리빙랩을운영하고있다. 대

구 스마트시티는 얼마나 첨단화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얼마나 많은 시민패널이 참여하여 공동의

솔루션은 만드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6년부터 수성알파지구(대구 도시 남서쪽에 위

치)의 물리적 공간위에 첨단 ICT인프라 구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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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리빙랩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모델링 단계
Fig. 5. Living lab based smart city service modeling

사이버 공간에도 ‘Digital Twin City’를 구축하고 있

다. 또한, 에너지, 자율형 이동체, 도시재난관리 등의

분야에서 ICT도구를 사용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스마티리빙랩이 운영될 예정이다. 스마트리빙랩 안에

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생성된 데이터를 정제 및 표준화하여 개방를 추진하

고 있다.

2.3.3 도시혁신플랫폼 상하부구조의 연결

스마트시티즌을 양성하고 확산하는 상부구조와 구

체적인 공간을중심으로 다양한리빙랩모형이 실험되

는 하부구조는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점증적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상호연결을 매개하는 것이 리빙랩

거버넌스이다. 대구리빙랩거버넌스는개별리빙랩운

영자와 퍼실리테이터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체이

다. 조직체는 도시혁신의 미래어젠다를 발굴하고, 리

빙랩 표준매뉴얼을 상호 학습한다. 표준 매뉴얼은 모

듈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패널확보, 데이터관리, 문

제정의, 솔루션탐색, 실험, 평가과정, 구체적인사용도

구,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직체

는 도시 보유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표준화에 필요한

행동, 시민참여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활동을 수시로

수행한다.

Ⅲ. 리빙랩기반 스마트시티 모델링

암스테르담, 헬싱키 등 스마트시티 추진하는 선진

도시들이 시민참여형 리빙랩 구축 과정을 체계화하려

고 노력해왔다. 기존의 리빙랩 매뉴얼들을 참조하여

대구에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과

정을 조직화-개념화-구체화-실체화-공유화-사업화 등

의여섯개단계로리빙랩 모델링 과정을 정의하였다.

그림 5는 이러한 여섯 개의 단계들과 각 모듈내에 하

위 활동요소들을 포함하여 점증되는 서비스 모델링

과정을 표현하였다.

조직화는 문제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조직을갖추는단계이다. 혁신조직구축은가치

와 비전 체계 정립, 4P(People-Public-Private

Partnership) 기반의자원ㆍ예산확보체계, 다양한이

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한다.

개념화단계는 본격적인 리빙랩 운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아가는 과정으로 문제 발굴ㆍ인식ㆍ

공감ㆍ문제 정의를 통해 가치의 구체적 기회를 포착

하고, 구체화단계는 포착한 가치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반복되는 공동창조 과정을 통해 솔루션을 설계

하는 모듈들로 구성된다. 실체화단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프로토타이핑하고 실험함으로써 가치

획득기회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구현된 제품과 서비스는 여러 현장으로 확산

적용하는공유화단계를거치면서다양한피드백을수

렴한다. 이러한피드백과현장적용을마감한솔루션은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되어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화되

는 상용화단계로 마무리된다.

서비스모델링 전체과정은 문제에서 출발하여 효능

감 높은유즈케이스를 공동작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을구체적으로나타낸다. 운영과정의모듈화는단계별

로 단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요구조건과 기

법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는 장점을 제공한다.

대구 스마트시티서비스 운영모델링은 처음 문제를

정의하는 활동에서부터 해결책을 프로토타이핑하고

실증하는 전과정을 운영자 관점에서 모듈화 하였다.

나아가, 문제에서 혁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

원환경 구축도 전체 모듈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검

증완료된혁신제품/서비스에대하여사업화하는부분

까지 모듈화하여 제시하였다. 스마트시티서비스 운영

모델링 활동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3.1 컨텍스트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

3.1.1 도시혁신플랫폼 상하부구조의 연결

대구는스마트시티서비스의효능감을높이기위해

자발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도시문제발굴단을 구성하

였다. 총209명의 도시문제발굴단은 15개분야에서 도

시가 직면한 올바른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를 정의하

였다. 올바른 문제란 가치있고 현실적이며, 해결욕구

가높은문제를말한다. 도시문제발굴단구성원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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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안 스마트시 시티즌 및 디자인씽킹 훈련을 통해

도시문제를도출하는시민과학자로활동한다. 이들시

민과학자는 솔루션들이 리빙랩으로 구체화되는 단계

에서 패널이자,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서비스를 평

가하는주체가되며, 또한실제서비스의적용대상이

된다.

3.1.2 시빅테크를 통한 해결서비스 수렴과정

도시문제발굴단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문제정의서

를 바탕으로 해결가능한 기업 혹은 연구기관들과 함

께 솔루션을 모색하는 단계를 거친다. 각각의 문제들

은 문제정의 기술서에 의해 공개되고, 유사한 솔루션

을 가진 기업과 기관들이 초청되어 집단워크샵을 통

해 아이디어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공모를 통해 두배수로 선정을 하고 초기 기획비용을

제공한다. 시빅테크 기획서에는 해당되는 커뮤니티와

공동작업바안, 리빙랩운영 장소와 기간, 적용기술과

해결방안, 핵심 KPI, 시민패널을통한 평가방법, 피드

백을 통한 리빙랩 검증방법 등한 관한 기획을 포함한

다.

이렇게시민커뮤니티/시민과학자와함께설계된 과

제는 선발과정을 거쳐 개발 예산이 투입되고, 선정되

지 못한 과제는 도시문제은행으로 관리하여 문제와

해결책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3.1.3 시민과학자/커뮤니티와 공동창조

커뮤니티, 시민과학자와 개발기업(기관)은 개발과

정전체에서협력관계를유지한다. 주로시민커뮤니티

는서비스의디자인및 UI/UX를담당하고, 기업/기관

은 시스템적인 안정성과 기술적인 개발을 담당한다.

이과정에는문제우선순위확정과솔루션의공동개발,

문제해결을위한비전과목표공유, 문제해결역량확보

와 과정설계, 관리기준을 만드는 일련의 활동이 포함

된다.

3.1.4 프로토타입 점증을 통한 서비스 효능감 증대

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받으며제품과서비스를제작한다. 참여파트

너들은 공동창조과정에서 다양한 공간과 도구를 활용

하면서 유연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사용자들은 개념적·실질적 실험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을 여러번 제작한다.

공동창조 결과물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그룹(시민패널)이테스팅하여검증함으로써, 프

로토타입에 대한 핵심기능 중심의 평가뿐만 아니라,

문제정의/솔루션에 대한 개념적인 평가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효능감을 높인다.

3.2 자기조직화 가능한 리빙랩기반 스마트시티
도시혁신플랫폼은 항구적인 안정화를 위해 자기조

직화(Self-organization)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6은대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리빙랩 형태로 운영하

면서, 지원되는 개별 사업들간 관계를 자기조직화 관

점으로모델링한것이다. 리빙랩기반의스마트시티는

도시혁신플랫폼의자기조직화를가능하게한다. 이러

한 자기조직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림 6. 리빙랩기반 스마트시티를 위한 자기조직화 시스템
Fig. 6. Self-Organizing System for Smart-City based on
Living lab

3.2.1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시민커뮤니티

도시문제발굴을위한전초작업으로시민들을훈련

하고 의제별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커뮤니티는도시문제를도출하고정의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에 창조인자들이 공감, 연결

되는 과정이며, 도시혁신플랫폼의 상부구조의 프로그

램들을 통해 구체적인 시민과학자들을 확보되는 과정

이기도 하다.

3.2.2 도시문제 은행관리

도시문제발굴단, 시민커뮤니티를 통해 발굴된도시

문제들을 문제은행으로 관리한다. 도시문제는 이해관

계자, 진도관리, 자발적인 의견개진 등이가능하고 시

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관찰 가능하도록 공

개되어지고, 데이터가 공유될수 있도록 설계한다. 도

시문제은행의 우선순위는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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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식흐름(Waving Agenda)을 축적하는 창구가

되며, 시민참여형소셜클라우딩의원천자원으로활용

된다.

3.2.3 스마트시티 유즈케이스 발굴 및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유즈케이스

형태로 개발하여 프로토타입을 점증시키며 개발된다.

개발은 기존 연구개발과정과 달리 한번의 프로토타입

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의 반복과 실패경

험을 자산화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3.2.4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

지역단위에서실증되는스마트시티유즈케이스서

비스는기업에게는비즈니스기회를제공하고, 도시민

에게는 서비스품질의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차실증과 비즈니스 모델화 지

원을 통해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하여 대

구시는 2017년산악지대에거주하는독거노인을대상

으로 IoT리빙랩형태로 개발한 유즈케이스인 <상수도

원격검침 솔루션>을 암스테르담시의 IoT리빙랩과 협

의하여현지에실증하는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암스테르담의 교차실증 프로그램인 CITIXL

(City Innovation Exchange Lab) 참여하면서, 2018년

12월 암스테르담 De Cuevel에 대구에 적용한 상수도

원격검침제품을 1차교차검증완료하였다. 이러한교

차실증은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사전 경험을 제공해주었다.

Ⅳ. 결 론

이상에서 240만 대도시인 대구에서 실험되고 있는

리빙랩기반도시혁신플랫폼의구조와운영메카니즘을

소개하였다. 대구는김광석길, 근대골목, 북성로등골

목을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공동 협업(co-creation)이

오래전부터실험되어왔으며, 다양한리빙랩들이도시

전역에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리빙랩이 실험되어져

왔지만, 대구리빙랩은아직젊고계속진화중에있다.

대구의 도시혁신플랫폼은 상부와 하부구조가 유기

적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냈

다. 플랫폼의 확장과 함께 자발적인 시민패널이 확보

되면서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직접민주주

의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혁신의 점(개인)-선(골목)-면

(리빙랩)이 다층적으로 연결되면서 도시에 혁신밀도

가 높아졌다. 스마트시티나 새로운 공공정책이 공급

될 때마다 기존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서 리빙랩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스타트업과 청년들에게

사회진입의 다양한 경로를 실험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혁신플랫폼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리빙랩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시민들에게 정책만족

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이 쉬운(degree of

facility) 도시환경을 촉진한다. 혁신이 쉬운 도시환경

이란 시민이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즉각적이

고 자발적으로 의제(agenda)를 만들 수 있고, 이해관

계자를 만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문제 정의와 해결

책을 생활속 실험실 모형(Living Lab prototype)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되먹임

(feedback)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말한다.

또한 리빙랩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링을 통해 도시

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도록지원한다. 리빙랩거버넌스는지속가능발전목표

가 도시의 핵심 어젠다이자 일차적인 관심이 되도록

개별 리빙랩을 독려한다.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도시혁신플랫폼

으로써 리빙랩기반 스마트시티의 모형과 데이터를 정

교하게 표준화하는 문제, 구체적 리빙랩들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분석하거나리빙랩기반스마트시티서비

스를 구현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관리와

리더십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단계

의 연구 기회와 도전이다.

다음 단계의 이러한 연구를 위해 도시내 더 많은

리빙랩기반스마트시티서비스실험이필요하며, 스마

트시티형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리빙랩네트워

크(ENoLL) 멤버도시와 연대가 촉구된다. 연대는 리

빙랩의교차실증과공동학습, 생성된데이터의상호교

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스마트 시티

즌, 중간조직, 퍼실리테이터가 연결되고 더 다채롭고

지속가능한 리빙랩 기반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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