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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한국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고, 제2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과학적 행정 기반 강화 등 

12개의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데이터 기술에 대한 부족으로 어

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11개 기관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제를 도출하고, 이

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 선정된 11개의 기관 중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

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데이터 활용 과제가 소개되어있다.

¡ 각 기관에서는 주제에 따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 통신기기와 전자제품의 적합성 평가현황 파악 후, 제품의 

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며, 우주전파센터는 태양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

물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업데이트와 이력 정보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은 AI 기술을 통해 다양한 질환 예측,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위한 실용적인 모델 개발 

및 최적화 필요하다.

¡ 또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수강률 상위 과목 키워드 출력 및 시각화

하며,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정보 빅데이터 AI 학습데이터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나로

우주센터는 우주과학관의 방문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

원은 철도 무역데이터를 자동화하여 관련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

학기술연구원은 국내 학술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 연구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며, 한국

연구재단은 AI 논문 및 저자 소속기관 데이터를 통해 텍스트마이닝 및 클러스터링으로 연구 주제

의 변화 및 학술적 트렌드 파악하고자 한다.

¡ 다양한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 업무 활용을 통해 기대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를 시범적으로 적

용할 선정된 기관들과 모형 도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분석결과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는 결과의 검토와 정정, 데이터 보관과 백업, 분석 도구 및 방법론의 업데이트, 지속적인 결

과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강화, 재활용 및 확장성 고려, 그리고 문서화와 훈련을 강조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내세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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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제 개요 

 1. 추진 배경(추진 필요성)
   - 인공지능·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또한, 현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
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을 추진하여, 정부의 데이터 활용 기조
를 강화하고 있음

   - 제2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4-‘26)에서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과학
적 행정 기반 강화 등 3개 영역 11개 과제를 추진하여 정부 부처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및 국
민 체감형 분석과제 발굴을 현재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함

영 역 주요 추진과제(안)

데이터 공유

 ① 데이터 기반 행정 일상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
 ②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공유플

랫폼 마련
 ③ 메타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① 공공분야 공동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 표준모델 활용
 ② 국민체감형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을 통한 정책활용 환류 강화
 ③ 손쉬운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 강화
 ④ 데이터 기반 국가 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

과학적 행정 기반 
강화

 ① 데이터 공유·제공 저해 법·제도 정비
 ② 데이터분석 영량 진단 및 강화
 ③ 맞춤형 교육으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④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조성 및 대외 협업 강화

< 제2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

<표 1> 추진과제

  - 그러나 부처 현업에 종사하는 데이터 분야 실무·관리자 단계에서는 데이터 기술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훈련이 부족해 데이터 기반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무원 대상 데이터 기반 행정 장애 요인 설문 조사 결과 ‘데이터 과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 보
유 수준’과 ‘데이터 과학과 관련한 교육 훈련 실시’ 평균 응답이 각각 2.59점, 2.75점(5점 만점)
으로 나타남 

      (출처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운영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이슈 및 쟁점,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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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내 데이터 활용 
부서·기관의 데이터 활용 업무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수행이 
필요, 과기부 데이터 기반 행정 자문위원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추진 목표
   -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의 데이터 분석·활용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업무 담당자 대

상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의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도출
   - 과기정통부 내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업

무 환경 조성
   -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화 실시

 3. 추진 방법 및 전략
 ○ 사업수행 기간 내 성공적인 기관별 컨설팅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 분야 연구진 및 공

공분야 전문 컨설팅 연구진들로 인력 구성

   - 현장 방문 컨설팅 효과 증대를 위해 내부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기술 전문가가 함께 참여
하도록 인력 구성

   - 데이터 분석 연구진들은 기관 제공 데이터 및 자료 심층 분석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방법론, 분
석주제 발굴 등 세부 개선방안 도출

 ○ 컨설팅 지원기관별 분석계획서 검토 및 릴레이 간담회 시 과기정통부에서 구성한 데이터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여 컨설팅 수행 및 결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 마련

 ○ 컨설팅 수요조사 및 지원기관 선정, 릴레이 간담회 시 자료제공 등 기관 업무협조를 위해, 
사전에 과기정통부 담당 부서의 협조체계 마련

<그림 1> 분석과제 개선안 도출

   ○ 컨소시엄 기관 최고의 연구팀 구성 및 효율적인 연구수행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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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커뮤니케이션즈는 2020년부터 데이터 구축ㆍ운영 중이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 
등 국가적 데이터 축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기술 노하
우 확보

  4. 추진절차

  4-1. 데이터 분석 계획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추진방안 및 진행 절차

- (세부1)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
화와 관련된 컨설팅 수요 파악 및 대상 선정

- 소속·산하기관* 대상 “분석계획서” 서식 배포 및 컨설팅 수요 접수 * 과기정통부 소속기관(6개), 산하
기관(52개) 

- 컨설팅 신청한 기관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내용의 적절성, 파급성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약 10개 
기관) 선정 

- 컨설팅 수요 조사를 위한 공문 배포 및 컨설팅 기관 선정은 과기정통부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진행
- (세부2) 기관별 분석계획서를 자문위원*별 검토·개선방안 작성 결과를 취합하여 ‘기관별 

분석계획서 개선(안)’ 마련
- * 과기정통부에서 구성한 데이터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 
- (분석과제 보안) 기관별 분석계획서의 분석 내용, 데이터 적정성 및 확보방안, 분석기법 등 검토 보완 
- (분석과제 발굴) 기관별 시스템 및 데이터 현황 등을 파악하고 공공·민간데이터 개방현황 등을 참고하

여 분석주제 발굴

 ○ 추진방안 및 진행 절차
- (분석주제) 분석주제의 시급성, 필요성
- (분석 목표) 분석 목표가 명확한지에 대한 개선 방향
- (분석 내용) 분석 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화 또는 개선 방향
- (분석 방법론) 분석 방법론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화 또는 추가분석 방법론
- (결과 활용)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 활용 및 다른 기관 연계 확산 등 정책적 활용방안

 ○ 활용 데이터
- (데이터 적절성) 분석데이터가 충분한지에 대한 구체화 또는 개선 방향 (종류/수량/주기/
수집 가능성/최신성 등)
-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안, 기관 간 협력 등 데이터 활용 현안 사항 검토 및 해결방안
- (추가데이터 확보) 추가 확보 데이터 제시 및 수집방안 작성
-
 ○ 분석주제 발굴
 - 유사사례, 기관의 데이터 시행계획 및 이미 보유데이터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

여 신규분석 주제 발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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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
  ○ 추진방안 및 진행 절차

- (세부1) 컨설팅 지원기관 대상으로 현업 업무 현황, 의견수렴 및 컨설팅
- 기관별 현장 방문 릴레이 간담회 추진 일정 수립
   ※  기관 방문 시 본 컨소시엄 연구진 2인 이상, 자문위원 1~2인 참여 
- 기관별 분석계획서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관 업무 담당자와 간담회 수행
- 기관의 주요업무/애로사항 청취(데이터 기반 행정 등) 및 데이터 시스템 구축현황(DB 등) 등 파악
- (세부2) 간담회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방법 구체화, 신규 주제 발굴 기획 등을 통하

여 ‘분석계획서 개선(안)’ 수정 보완
- 분석주제·방법론, 분석결과 활용 등 데이터 활용 과제 개선방안 도출 
- 기관 보유데이터 확인을 통한 데이터 수집·가공·익명화 및 데이터 연계·융합을 활용한 추가데이터 확보

방안 검토 제시 
- (세부2) 컨설팅 지원기관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지원
- 컨설팅 지원기관의 ‘23년 과기정통부 데이터 분석과제 공모전 출품 지원을 위해, 컨설팅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지원

 ○ 현장 논의 및 컨설팅 지원 사항

- 현황 청취 및 파악
- 기관의 주요업무 현황(데이터 기반 행정 등)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애로사항 의견 청취
- 기관 기 보유데이터 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견학)
- 기관에서 운영 중인 DB 현황 파악 등

- 데이터 활용 과제 개선방안
분석주제, 분석 내용, 분석 방법론 등 구체화 방안 제시
- 유사 분석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지원
- 기술적 분석 방법론에 대한 설명 및 기술교육
- 분석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확산 방안 등 의견 제시 등

- 활용 데이터
- 현행 데이터 구축현황/수준(종류/수량/주기/수집방법/최신성/품질 수준 등) 확인
- 분석데이터 설계/가공/활용방안 제시
- 분석에 활용할 추가데이터 확보 및 수집 활용방안 제시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보안, 기관 간 데이터 협력 사항 등 현안 사항 논의 및 방향 제시

- 분석주제 발굴
- 기관 데이터 업무 및 운영시스템, 타 기관 등을 참고하여 신규 분석 주제 발굴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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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기관별 컨설팅 결과 최종안 마련
  ○ 추진방안 및 진행 절차

- (세부1) 컨설팅 결과 검토 종합 간담회 추진
- 수행기관 컨소시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위원회 전체 참석하여 기관별 컨설팅 결과 공유 및 

최종 검토 (12월 중)
- 컨설팅 신청한 기관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내용의 적절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약 10개 

기관) 선정 
- 컨설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 배포 및 컨설팅 기관 선정은 과기정통부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진행
- (세부2) 사전 검토(1차) 및 현장 컨설팅(2차) 종합 간담회(3차) 결과를 최종 반영하여 기

관별 ‘분석계획서 최종안’ 마련
      - 최종안
       ① 데이터 분석 필요성
        ② 데이터 분석 내용 및 방법론
          (분석주제, 내용 및 범위, 분석 방법론/아키텍처 구현방안 등)
        ③ 데이터 설계 및 구축 방안
        ④ 분석결과 예측 및 활용방안 등 내용 포함

 ○ 분석계획서 최종안
-자문위 구성, 간담회를 통한 컨설팅
-분석 필요성 및 분석 방법론 제공
-컨설팅 기반 데이터 설계 및 구축 전략 수립
-기관별 분석 결과 활용방안 수립
-(데이터 분석 필요성) 비즈니스 목표, 문제 정의, 현재 상태 분석, 개선점, 위험 분석 등
-(데이터 분석 내용 및 방법론) 분석주제, 내용 및 범위, 분석 방법론/아키텍처 구현방안 
등)

-(데이터 설계 및 구축 방안) 데이터 수집 및 획득, 품질 관리, 정규화 및 전처리, 표준화, 
보안 및 개인정보

-(분석결과 예측 및 활용방안) 분석 방법론 선택, 활용방안(응용서비스, 기존 시스템 연계 
등 활용) 전략 수립



- 7 -

 5. 다른 기관과의 협업
  ○ 협업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제 도출
   - (협업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

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
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11곳 기관과 협업

   - (사전협의) 11곳의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상세한 협의를 진행, 이러한 협의의 목적은 기
관의 전반적인 데이터 활용 현황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현장 방문 시 
효율적인 컨설팅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

   - (현장 방문) 현장 방문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구조, 품질, 활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육안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관별로 어떤 데이터 분석과제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떠
한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식의 
컨설팅을 현장에서 진행

   - (과제도출) 또한, 현장에서 확인한 데이터는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의 전환 필요성, 기존 시
스템과의 연계성, 데이터의 정합성 및 표준화 이슈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 이를 바탕으
로 데이터의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활용

   - (과제도출) 기관별로 쌓여있는 데이터의 특성과 활용도를 깊이 분석한 후,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를 고도화할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 이를 위해 최
신 데이터 분석 트렌드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기관의 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제공

  5. 활용 데이터

연
번 데이터명 내용 출처 비

고

1 적합성 
평가데이터  ‘16~21년 적합인증, 적합등록 데이터 국립전파

연구원

2

태양 영상  태양의 모습을 다양한 필터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관측

우주전파
센터

태양 X선  태양에서 방출되는 x선 플럭스

태양풍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기장과 대전입자 관측

정지궤도 
전자/양성자  지구 정지궤도에서 측정된 에너지별 전자와 양성자 개수

3 방사성폐기물 
정보

 용기신청, 소포장 폐기물, 사전검사, 관리의뢰, 저장현황, 
영구처분 등 방사성폐기물 정보

한국원자력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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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활용 데이터

연
번 데이터명 내용 출처 비

고

4

고령자 균형 
프로토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균형 프로토콜 2건에 대한 3축 IMU 데이터 (data 
sampling rate: 100Hz; TUG: 평균 12초; 6분 보행 평
가: 6분)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고령자 DEXA 
데이터  DEXA 장비를 활용한 고령자의 골밀도, T-score 데이터

5 연구 성과 
데이터

 지식재산(특허), 논문게재, 학술 활동, 저·역서, 경력 사항 
등 연구 성과 정보

기초과학
연구원

6

국가 위성영상  지리정보를 가진 TIFF 파일 형식의 국가 위성영상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NIA 위성영상 
AI 학습데이터

 객체판독, 건물/도로 추출, 구름 탐지, 수계 탐지 데이터
로 2020년 NIA 사업으로 구축

위성영상 신규 
AI 학습데이터

 22년부터 과기부 수탁사업을 통해 위성영상 신규 AI 학
습데이터 구축, 기존 보유 위성영상뿐 아니라 신규 발사
되는 위성의 영상까지 포함, 22년부터 26년까지 구축 및 
구축예정

7
우주과학관 
홈페이지 

방문자 데이터
 홈페이지 일 방문객 수, 연도별 방문객 수 나로우주

센터

8 철도 관련
무역데이터  철도 관련 무역데이터 한국철도기

술연구원

9

장비 
분석데이터, 
장비 자산 

데이터

 장비분석의뢰 데이터, 원내 장비 자산 데이터 한국과학기
술연구원

10

AI 관련 논문 
정보 데이터, 
서울대학교 

관련 저자 소속 
데이터

 AI를 주제로 한 논문 정보 데이터, 서울대학교를 주제로 
한 논문 저자 소속 데이터 

한국연구재
단

11 알파캠퍼스
학습기록데이터  알파 캠퍼스 학습기록데이터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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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제 사전 조사 검토 결과

 1. [국립전파연구원]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방송 통신기기 및 전자제품의 적합성 평가현황 파악 후, 제품의 특성이 적합성 평가 결과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 분석 후 확인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 방송 통신기 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데이터를 대상으로 범주(카테고리) 설정 시 시장 동향 및 기

술 발전 상황 반영
- 대량의 인증 데이터 처리와 관리체계 수립
- 인증 현황분석 결과는 시각화 통곗값으로 제공

○ 데이터 활용 과제
- 시계열 모델 선택 후 모델 파라미터 조정 및 검증으로 최적화
-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시간적 변화를 포함하여 데이터 분포와 이상치 확인

○ 활용 데이터
- 국립전차연구원의 신구적법 합성평가현황 데이터 활용
-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획득

○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 제품의 세부 사양이나 가격 정보 등 추가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다변량 분석 수행
-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여 제품군별 적합성 평가 점수의 변동성 및 추세 분석

 2. [우주전파센터]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지금까지는 태양 활동의 경보상황을 기계적으로 관측/예보하였다면, 앞으로는 경보상황 전의 징

후에 대해 모델링하여 사전 예보를 강화하는 주제로 파악됨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 태양 활동의 경보상황과 연관된 데이터 항목에 대한 정리와 수집을 통해 각 데이터 간의 time 

lag를 고려한 Cross Correlation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활용 과제
- 데이터가 이미지와 JSON 형태이므로 이미지 특징을 수치화하여 수치 데이터의 Cross 

Correlation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활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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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위성의 관측자료(태양 X선, 지자기, 전리권, 태양 영상, 태양풍, 정지궤도 전자/양성자 
등)를 이용하여 경보상황에 따른 데이터

○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 기관 보유시스템 운영 현황
 - 우주전파센터 통합정보시스템('22년~): 국내외 관측자료 표출 및 분석, 재난 대응 등 우주전파

환경 예·경보를 위한 시스템

 3. [한국원자력연구원]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사성 폐기물 정보별로 인수기준에 대한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 특성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 종합전산시스템에 폐기물 스트림별 전주기 이력 관리체계를 만들려
는 목표를 갖고 있음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 전산시스템에 폐기물 데이터의 이력 정보를 오류 없이 입력 및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입

력 및 검증 절차 필요
- 시설별 폐기물 관리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시설별 상이한 관리 기준

에 대해서 통일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데이터 활용 과제
- 새로운 특성 도입, 기존 특성 변경 등의 원인으로 폐기물 관리에 활용되는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을 경

우 체계 업데이트 및 관리 가능한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폐기물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기물 관리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동일 특성별 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다양성 점검 필요

○ 활용 데이터
- MOAS, ANSIM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 시 방사선 폐기물 SQL DB에 대한 활용 범위에 따른 

권한별 접근 제한과 더불어 암호화된 데이터 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 필요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고령자 측정 프로토콜 및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기반 고령자 일상생활 건강상태 모니터링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 고령자 균형 측정 프로토콜 내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수집을 통한 고령자의 일상생활 건강상태 

예측 모델 개발
○ 데이터 활용 과제
- 본 모델은 재가 환경에서 고령자의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재가 환경에서 질환 예측 모델을 통한 질환 수준 모니터링 
- 연령, 점수 등 고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로 건강상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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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중 고령자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에 적극 활용 예정

○ 활용 데이터
- 장비사용자, 장비사용시간, 장비 활용내용, 장비 설정 파라미터, 관제센터 영상 정보, 도로파손, 

도로 객체정보

○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 기관 보유시스템 운영 현황 및 연계 가능 시스템 검색을 위해 범정부 EA 포털 활용

  5. [기초과학연구원]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IBS(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초 연구 분야에 관한 연구 전략 수립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
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주제로 보임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비식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분야별 논문 현황 

등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정밀하고 정확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 데이터 활용 과제
- 현재까지 제공되던 단순한 논문 현황 제공에서 한 단계 나아가, 분야별 논문 현황 및 트렌

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
-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결과 해

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활용 데이터
- 본 과제에서 사용할 예정인 다양한 데이터(논문 저자 소속, 연구 분야 등)는 풍부한 분석 

자료로 활용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위성 정보 빅데이터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 22년부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환경, AI 학습데이터, AI 알고리즘 개발 및 공개 추진을 위한 사업

을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의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한다면 추가적으로 AI 학습데이터로 적절한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

○ 데이터 활용 과제
- 비교분석 / 시간 효율성 비교 / 비용, 효과 분석 / 선진기술 활용 여부 분석 / 오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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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해석 가능성 분석 / 위성 영상 다양성 분석 / 피드백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 경
쟁 기술 분석

○ 활용 데이터
- 위성 영상,  NIA 학습데이터 : 객체판독, 건물/도로 추출 등 다양한 데이터 
- 신규 학습데이터
- 지리정보가 포함된 TIFF 파일 형식과 해당 데이터
- AI Hub와 KISTI Data ON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

○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 기관 보유시스템 인프라 및 개발 알고리즘을 검토 직접 확인 후 피드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7. [나로우주센터]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우주과학관 홈페이지 방문객으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와 그 가치에 대한 사전 분석 필요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 고흥 우주 항공축제 센터 견학자 사전 조사
- 고흥 외 순천, 여수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 외 대외적 활동에 부가적으로 쓰

일 활용처 확인 필요

○ 데이터 활용 과제
- 설문 조사 시 수집하는 정보 중에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GDPR, 

CCPA 및 기타 관련 국내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호 및 관리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설문 설계 시 질문의 명확성을 위해 설문지의 질문이 모호하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

야 하며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선호해야 함
-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공 방안을 도출할 때, 데이터의 한계와 잠재적인 편향

을 인식하며 결정을 내려야 함
- 효과적인 콘텐츠 제공을 위해 설문 결과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행동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 

소스와의 연계를 고려
- 마지막으로 연계 콘텐츠 제공 후, 방문객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

는 시스템 구축 필요



- 13 -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철도 관련 무역데이터 분석 자동화

○ 데이터 활용 과제
- 넷마이너를 이용해서 중심성 분석 외 네트워크 시각화, 클러스터링 및 군집 분석, 네트워크 다

양성 분석, 전이 모델링, 사회 네트워크 분석,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도 네트워크 분석 가능.

- 정제된 HS코드를 통해 무역 패턴 이해, 품목별 무역 증감 추이, 무역 국가 간 비교, 수출 다양
성 분석, 섹터 및 산업 분석, 경쟁자 분석, 수출 전략 도표화 및 시각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반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HS코드 항목 수치 재조합 자동화, 표준화, 템플릿화 및 추
가적인 독립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활용 데이터
- 무역데이터 (상세 데이터 수량 등 확인필요)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 UN Comtrade, 관세청 연계프로그램 (현장 방문 후, 의견 확정)

○ 신규분석 주제 기타의견
-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자동분석 도구 활용
- 외부 발주 각종 보고서 보유, 중복 방지, 연구 이중 발주 방지 의견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연구 장비 자산상태관리 및 장비 예약 활용관리 고도화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 장비에서 나온 분석데이터, 원내 장비 자산 데이터 활용

○ 데이터 활용 과제
- 연구 장비와 관련 데이터(연구 장비의 목록, 상태, 이력, 공동사용 명세, 연구과제 정보, 관련 

논문 등)를 IOT 센서를 통해 수집하고 중앙 데이터베이스 또는 시스템에 통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스템이 자동으로 장비사용 과제나 관련 논문게재 여부를 감지하고,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알
람 및 알림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분석 요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스케줄링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시기와 주기를 결정해야 할 것
으로 보임.

- 분석 요청에 따라 대상 장비로부터 IOT 센서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분석을 수행하
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장비 그룹 간의 통합 분석도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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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형식으로 표시하고 분석결과는 표준 데이터 형식을 준
수하며, 연계된 데이터와 함께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활용 데이터
- 장비분석의뢰 데이터, 장비 자산 데이터 (상세 데이터 수량 등 확인필요)

○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 기관 보유시스템 운영 현황 (통합정보시스템)
- 연계 가능한 시스템 (ZEUS 국가 장비 활용 종합포털 (NFEC), K-MDS, K-BDS)

 10. [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국내 학술 활동, 학술지 인용, 학술단체 인용 현황 등에 대한 분석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 정확성 외 DB의 필드 및 형식에 일관성 부여해야 하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이 필수이며 논문 정보 

전수 검증 및 보정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활용 과제
- 수집된 데이터가 매트릭스화 되어있고 통계처리가 가능한 상태라면, 데이터 시각화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탐색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양적 정보에 대한 시각화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파이썬 라이브러리 (pandas, numpy) 

등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pandas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등 값과 빈도만 정확하다면 
간단하게 구현 가능

- 히스토그램, POWER BI, 군집화 등 데이터 분포 및 중심 경향성 및 분산 상태를 파악하고 특
정 값이 패턴 또는 상관분석, 회귀 분석 등이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 결정 계수=알스퀘어(R2)를 
구한 뒤 검정 과정을 거쳐 증명하는 단계까지 프로세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활용 데이터
- 보유데이터 중에 참고문헌 데이터 설명이 없는데 참고문헌의 데이터 건수와 발생 주기를 조

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데이터를 DB화하여 논문 간 인용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봐

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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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
- 온라인교육 학습 참여율 및 수료율 제고 방안 마련
- 학습데이터 기반 개인화 큐레이션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 2022년 차세대 통합 교육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전협의 사항

- 학습데이터 기반 학습 큐레이션 및 개인화 서비스 개발(‘22년)
- 2023년 인재개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운영 및 개선 사업 사전협의 사항

- 사용자 중심의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제공(‘23년)
- 학습자 프로파일 및 학습데이터 기반 맞춤교육 강화(‘23년)
- 맞춤형 추천 정확도 제고를 위한 학습자원 분석 고도화(‘23년)

○ 데이터 활용 과제
- 학습자 온라인교육 입과, 학습 및 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별 학습 독려 및 진도 관리를 

맞춤형으로 자동화하여 제공
- 유사 학습자 수강통계 데이터와 본인이 학습한 콘텐츠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정규 

교육과정 추천(’24초)
- 학습경험 데이터와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교육 과정 및 지식콘텐츠 추천(’24말)

○ 활용 데이터
- (보유데이터) 알파 캠퍼스 학습 기록 데이터

○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 기관 보유시스템 운영 현황

   - 알파 캠퍼스('21~'23년) :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 그리고 과학기술 활동을 하는 모든 과학기술인의 
디지털 학습 공간(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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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컨설팅 분석 내용 및 결과 

1. [국립전파연구원] 
 ○ 데이터 분석 내용
 

방송 통신기기와 전자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현황 분석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o 적합성 평가에 따른 개별기기 관리에 한정(변경관리, 

사후관리)하여 개별 인증 자료로 존재
o 제품군, 산업군별 시장 출시 동향 자료수집 

및 향후 정책연구에 활용

o 신제품·서비스 창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도모

o 신제품 창출 기초자료로 기업에 제공하여 경제 활
성화에 기여

✓ 분석 방법은

□ 방송 통신기 자재 등 적합성평가 분야의 산업군·제품군 범주(카테고리) 설정 및 그룹화

□ 방송 통신기 자재 등 적합성평가 산업군·제품군별 인증현황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통계 
자료 도출

<표 3> 적합성 현황분석

 ○ 컨설팅 결과
   - (주제) 방송 통신기 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에 

활용하고,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시장 변화와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참조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방송 통신기 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데이터를 대상으로 
범주(카테고리) 설정 시 시장 동향과 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량의 인증 데이터 처리와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증현황 분석결과는 시각화 통계값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활용 과제) 시계열적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이므로, 시계열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 
선택 후에는 모델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검증하여 최적화가 필요, ARIMA, Exponential 
Smoothing, Prophet, LSTM, GRU 등 여러 모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증 데이터의 특성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통계값을 제공, 
시계열 그래프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주고, 히스토그램, Box Plot, 
히트맵 등 다양한 그래프 유형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포와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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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활용 데이터) 본 데이터는 시계열적 특성을 가지며, 범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시장 

동향과 트렌드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각 연도별, 범주별 변동사항과 이유 등 상관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데이터만으로 충분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추가적인 외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확보방안 모색), 각 연도별 전체 건수와 비교하여 범주별 비율 변화 관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분석 개요
   -  방송 통신기기 및 전자제품의 적합성 평가현황 파악 후, 제품의 특성이 적합성 평가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
 ○ 분석 도구/기법 : 파이썬/상관관계 분석, 선형 회귀분석
 ○ 데이터 전처리 및 탐색
   - 결측치, 이상치 확인 및 처리
   - 기본 통계량 확인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등)
   - 제품군별, 제조국가별 적합성 평가 통계량 파악
 ○ 상관관계 분석
   - 제조국가별 적합성 평가 점수의 상관관계 파악
   - 상호(브랜드)별 적합성 평가 점수의 상관관계 파악
   - 히트맵, 산점도를 활용한 시각화

<그림 2> 개발 코드

 
○ 산식
   -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제품의 특성(X)과 적합성 평가 점수(Y)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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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은 상관계수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짐
     ▫ Xi와 Yi는 각각 i번째 데이터 포인트의 X값과 Y값을 나타냄
     ▫ ˉXˉ와 ˉYˉ는 X와 Y의 평균값
   - (선형 회귀 분석, Linear Regression) 적합성 평가 점수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 산식, 예

를 들어, 제조국가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점수의 차이를 예측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모델을 사용 가능

     ▫ Y=β0+β1X1+ϵ
     ▫ Y는 예측하고자 하는 적합성 평가 점수
     ▫ β0는 y 절편
     ▫ β1는 기울기로,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을 나타냄
     ▫ X1는 독립 변수 (예: 제조국가)
     ▫ ϵ는 오차항
 ○ 분석결과
   - (제조국가별 결과) 특정 제조국가들에서는 높은 적합성 평가 점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음. 예를 들어, [국가명]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상황
   - (브랜드별 결과) [브랜드명]의 제품들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
 ○ 향후 연구 방향
   - 제품의 세부 사양이나 가격 정보 등 추가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다변량 분석을 수행
   -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여 제품군별 적합성 평가 점수의 변동성 및 추세를 분석

2. [우주전파센터] 
 ○ 데이터 분석 내용

우주전파환경 경보(R,S,G,I)상황 사후분석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과거에는 경보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예·

경보 업무 수행
 o 비슷한 태양 활동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경보상

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

□ 경보상황별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DB화하여 경보
상황 발생 전/후에 대한 일체적 대응체계 마련

 ㅇ 경보상황 발생에 대한 예보능력 강화
 ㅇ 경보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수요자 피해 

최소화

✓ 분석 방법은

□ 지상/위성의 관측자료(태양 X선, 지자기, 전리권, 태양 영상, 태양풍, 정지궤도 전자/양성자 등)
를 이용하여 경보상황에 따른 데이터들의 상관성 분석

<표 4> 우주전파환경 경보상황 사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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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분석결과
   - (주제) 우주전파환경 경보상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계적으로 태양 활동을 관찰하고 경보를 발생시키는 
방식이었으나 이런 한정적인 방법론은 예측의 정밀도를 저하시키며,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기에 태양 활동의 사전 예보 능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주제라 파악됨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태양 활동의 경보상황 태양 흑점 폭발, 태양 입자 유입, 지자기 교란, 
전리권 교란 등 각 경보 상황 간의 상호 연관성이나 이를 통한 실시간 예측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봄

   - (데이터 활용 과제) 높은 정확도를 위해 경보 전후의 데이터를 종합적 분석을 기반한 
모델링 고려 (VAR-다변량 시계열 분석, multiple regression 개념을 도입한 자기 회귀 
모델(시계열 분석)으로 추정할 계수의 수 파악 등)

   - 각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각 데이터의 시간 표시가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시계열 데이터 리샘플링 및 데이터의 보간(interpolation)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활용 데이터) jpg, json 등 분석환경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호환성 고려
   -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적 방안 필요하다고 판단됨(분산 처리, 병렬처리 등)
   - 지구 인프라에 미치는 태양 흑점 활동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태양 활동과 

관련된 지구 측 피해 데이터(예: 고주파(HF) 통신 및 위성 GPS 정확도 저하, 
지자기폭풍으로 인한 전력 그리드 손실, 기후 영향 등)의 수집 및 분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분석 개요
   - 우주전파환경 경보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양풍의 패턴 및 주기를 예측
 ○ 분석 도구/기법 : 파이썬/시계열 분석
 ○ 시계열 분석 해석
   - (시계열 분해) 전체 데이터를 추세, 계절성, 잔차로 분해하여 각각의 패턴을 파악
   - (정상성 검정) Augmented Dickey-Fuller (ADF) 검정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정상성을 확인
   - (ACF 및 PACF 해석) 모델의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 자기 상관 및 부분 자기 상관 함수를 

분석
 ○ 산식
   -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우주전파환경과 관련된 여러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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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산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냄
   - (다중 회귀 분석, Multiple Regression) 여러 독립 변수를 기반으로 우주전파 환경 경보상

황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 산식
     ▫ Y=β0+β1X1+β2X2+...+βnXn+ϵ
     ▫ Y는 예측하고자 하는 적합성 평가 점수
     ▫ β0는 y 절편
     ▫ β1,β2,...는 각 독립 변수의 계수입니다.
     ▫ X1,X2,...는 독립 변수들로, 예를 들면 태양풍의 속도, 지구자기장 교란지수 등
     ▫ ϵ는 오차항
   - 이렇게 설정한 다중 회귀모델을 통해 각 독립 변수가 우주전파 환경 경보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
   - (자기 회귀, Autoregression, AR) 시계열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을 위한 모델로, 이전 시점

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
     ▫ Yt=α+β1Yt−1+β2Yt−2+...+βpYt−p+ϵt
   - 이 산식을 통해 태양풍의 속도나 지구자기장 교란지수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의 미래 값을 

예측

 ○ 분석결과
   - (주기성) 데이터에서 약 11년 주기의 활동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태양의 활동 

주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 (예측 모델 정확도) ARIMA 모델을 사용한 예측에서 95%(예시)의 정확도를 보이는 상황
   - (영향을 미치는 변수) 양성자 속도와 온도가 주요 예측 변수로 작용하며, 지구자기장 

교란지수는 태양풍의 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예시)

<그림 3> 개발 코드와 분석결과 
○ 향후 연구 방향
   - (다변량 시계열 분석) 태양풍 데이터와 함께 다른 우주 기상 관련 변수들을 포함한 다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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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여 더욱 복잡한 패턴을 파악
   - (딥러닝 모델 활용) LSTM이나 GRU와 같은 순환신경망(R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 성능을 향상

3. [한국원자력연구원] 
 ○ 데이터 분석 내용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폐기물 특성규명에 집중한 데이터 관리
 ㅇ 폐기물 분류체계, 시설별, 핵종 등 특성규

명에 필요한 발생 데이터를 저장

□ 폐기물 스트림별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 및 
분석기능 도입

 ㅇ 폐기물 정보별 인수기준 조건 분석을 통해 
스트림별 폐기물관리체계 도입

✓ 분석 방법은

□ 방사성폐기물 발생, 처리 등 폐기물 관리에 활용되는 분류체계에 따라 동일 특성별 폐기물 관리체
계 결정

<표 5> 정보관리시스템 

 ○ 컨설팅 분석결과
   - (주제) 사성 폐기물 정보별로 인수기준에 대한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 특성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 종합전산시스템에 폐기물스트림별 전주기 이력 
관리체계를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특성규명에 필요한 발생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존의 방식은 다양한 데이터 요소를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을 지니기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활용 가능 범위가 
협소적이나 폐기물스트림별 관리체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전산시스템에 폐기물 데이터의 이력 정보를 오류 없이 입력 및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 및 검증 절차 필요

   - 시설별 폐기물 관리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시설별 상이한 관리 기준에 
대해서 통일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데이터 활용 과제) 새로운 특성 도입, 기존 특성 변경 등의 원인으로 폐기물 관리에 활용되는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체계 업데이트 및 관리 가능한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폐기물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기물 관리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동일 특성별 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다양성 점검 필요

   - (활용 데이터)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10만 건의 데이터가 적절한 데이터가 수량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유한 방사성폐기물 정보가 스트림별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 22 -

분류체계별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데이터 확보방안 고려 필요
   - MOAS, ANSIM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 시 방사선폐기물 SQL DB에 대한 활용범위에 따른 

권한별 접근 제한과 더불어 암호화된 데이터 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 필요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분석 개요
   -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수력 원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활용해 폐기물의 유형별 분류 및 최적 처리방법을 탐색하며, 
데이터에는 특정 날짜에 고리본부와 새울 본부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의 현황이 포함

 ○ 분석 도구/기법 : 파이썬/클러스터링
 ○ 클러스터링 분석 해석
   -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폐기물 유형별 특징을 

파악
   - (K-means 클러스터링)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는 방법, 여기서는 

유사한 방사성 수치와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분류
   - (계층적 클러스터링)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유사한 그룹끼리 나누는 방식, 이 

방식을 사용하면 복잡한 구조의 폐기물 유형도 분류

<그림 4> 개발 코드와 클러스터링 분석 해석
 ○ 산식
   -  K-means 클러스터링의 목적 함수

     ▫ C는 클러스터 집합
     ▫ μ는 클러스터의 중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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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결과
   - 클러스터링 결과, 방사성폐기물은 몇몇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각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냄
   - (클러스터 A) 특정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로, 주기적으로 발생
   - (클러스터 B)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방사성폐기물
   - (클러스터 C) 지속해서 낮은 수준의 방사성을 가진 폐기물
 ○ 향후 연구 방향
   -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론 (DBSCAN, 스펙트럼 클러스터링 등)을 활용하여 결과 비교하기
   - 폐기물 처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탐색하기
   - 폐기물 발생 패턴 및 원인 분석하기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데이터 분석 내용

고령자 균형 프로토콜 측정 시 수집되는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의 일상생활 건강 상태 예측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임상 의료인의 관찰을 기반으로 주관적인 
고령자의 균형상태 확인 및 질환 진단에 
활용

 ㅇ 고령자의 균형 측정 시 관찰 기법을 통해 
고령자의 균형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임
상 의료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과 왜곡 
가능성 多

 ㅇ 균형 관련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 시 많
은 절차와 다양한 검사 필요 ⇒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과정에 불필요한 절차 有

 ㅇ 전문 장비사용 시 추가적인 장비 운용 전
문인력 및 별도 설치 공간 필요

□ 고령자 균형 프로토콜 측정 시 수집되는 웨
어러블 센서 데이터만으로 고령자의 노인성 
질환 예측, 일상생활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에 활용

 ㅇ 본 모델은 재가 환경에서 고령자의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ㅇ 재가 환경에서 질환 예측 모델을 통한 질
환 수준 모니터링 

 ㅇ 연령, 점수 등 고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지표로 건강상태 알림

 ㅇ 일상생활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에 적극 활용 
예정

✓ 분석 방법은

□ 고령자가 균형 측정 프로토콜 수행 시 수집되는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에서 질환과 연관이 높
은 특징들을 탐색하고, 해당 특징들을 기반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통해 고령자의 균형
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 예측,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실용적인 모델 개발 및 최적화 필요

<표 6> 고령자 건강상태 예측

 ○ 컨설팅 분석결과
   - (주제)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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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로 데이터 분석과제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Timed-Up and Go 평가, The 
Berg balance 평가, 6분 보행 평가 등 다양한 균형 측정 프로토콜을 통해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는 노인성 질환 예측 모델 개발에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도와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데이터 활용 과제) 실시간으로 큰 용량의 시계열 데이터 처리와 관리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한 분석 모델 설계보다는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충분한 
예측 성능을 가진 실용적인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용자 인터뷰나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 경험과 만족도 파악 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사용자의 쉬운 이해를 위해 시각화된 지표로 건강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활용 데이터)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수집된 균형 측정 데이터와 DEHA 장비를 통해 얻은 
골밀도 및 T-score 정보를 결합하여 더욱 정확하고 실질적인 건강상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시계열 IMU 데이터와 DEXA 데이터의 통합 및 관리가 중요하고, 대용량의 시계열 데이터 
처리와 관리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충분한 양의 정확하고 유효한 웨어러블 센서 및 DEXA 자료수집에 초점을 맞춰, 각각 
데이터 집합의 분석결과를 비교하고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해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분석 개요
   -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의 걸음걸이 패턴은 그들의 건강상태와 직접 연결, 특히, 치매 

고위험군에서의 걸음 패턴을 분석하여 치매의 위험성을 예측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은 
초기 진단 및 예방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

 ○ 분석 도구/기법 : 파이썬/로지스틱 회귀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 해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걸음걸이 데이터와 치매 위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 하며, 

로지스틱 회귀는 결과 변수가 이진 변수일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걸음걸이 패턴을 바탕으로 고령자가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지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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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식

   - p(X)는 치매 위험군에 속할 확률, X1,X2,…는 걸음거리, 걸음 속도, 걸음 리듬 등의 독립 
변수

 ○ 분석결과
   - 분석결과, 특정 걸음 패턴을 보이는 고령자들은 치매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일정한 리듬으로 걷지 않거나 특정 시간대에 걸음이 불규칙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 향후 연구 방향
   - 다양한 걸음 패턴 변수 추가 (예: 걸음 간격, 걸음 강도)
   -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
   -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 패턴 데이터를 포함한 통합 분석 수행

<그림 5> 개발 코드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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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과학연구원] 
 ○ 데이터 분석 내용

기초연구 분야 연구 전략 수립 의사결정 지원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논문 현황 내역 제공
 ㅇ SCI, HCP(피인용 상위 1%), NSC 논문 수 

등 논문데이터 제공

□ 분야별 논문 현황 내역 제공
 ㅇ논문 저자 소속, 연구 분야 등 데이터를 활

용하여 논문별 분야를 구분하여 논문 현황 
제공 

✓ 분석 방법은

□ 논문 저자 소속, 연구 분야 등 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 전략 수립 시 의사결정 지원

<표 7> 연구 전략 수립 의사결정 지원

 ○ 컨설팅 분석결과
   - (주제) IBS(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초 연구 분야에 관한 연구 전략 

수립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주제로 보임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비식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분야별 논문 현황 등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정밀하고 정확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종류의 연구 성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을 보임

   - (데이터 활용 과제) 현재까지 제공되던 단순한 논문 현황 제공에서 한 단계 나아가, 분야별 
논문 현황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며, 이런 방식의 분석은 각 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계 
내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결과 
해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활용 데이터) 본 과제에서 사용할 예정인 다양한 데이터(논문 저자 소속, 연구 분야 등)는 
풍부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안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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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개요
   - 기초과학연구원의 기초연구 분야 연구 전략 수립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텍스트 마이닝 하여 연구 성과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와 트렌드를 파악

 ○ 분석 도구/기법 : 파이썬/텍스트 마이닝
 ○ 분석 처리 순서
   -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벡터화 처리하고 CSV 형태로 저장
   - Power BI 도구에서 해당 CSV 파일을 불러와 시각화 진행

 

<그림 6> 개발 코드와 텍스트 마이닝

○ 분석결과
   -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연구 성과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예: "나노기술", "양자역학", 

"유전체학" 등)가 발견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연도별로 키워드 트렌드를 파악했을 때, 
"XXX"와 "YYY"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시각효과 구현

 ○ 향후 연구 방향
   - (심층 텍스트 마이닝) 현재는 단순 빈도 기반의 키워드 추출을 진행하였지만, TF-IDF나 

word2vec 등의 고급 방법론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키워드 연계분석) 키워드 간의 관계나 연계성을 파악하여 연구 주제나 트렌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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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1. AI 활용 스마트 활용기술 개발
 ○ 데이터 분석 내용

AI 활용 스마트 활용기술 개발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육안으로 위성영상 판독
 ㅇ일정 시간 내 육안으로 판독되는 위성영상의 

수는 제한적
 ㅇ앞으로 위성영상의 종류와 수가 지속해서 증

가할 전망으로 현재와 같은 방법은 비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인공지능이 위성영상 판독
 ㅇ 신속한 위성영상 판독
 ㅇ 여러 종류의 위성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독하

여 기존에 사람이 찾기 어려웠던 정보 또한 
탐색

✓ 분석 방법은

□ 국가가 보유한 위성영상에 대해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위성영상 분석 
알고리즘 개발,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플랫폼에 탑재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표 8> AI 스마트 활용기술 개발

 ○ 컨설팅 분석결과
   - (주제) 위성영상 분석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으나,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데이터의 질에 크게 의존하므로, 고질적인 위성영상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도학습을 사용한다면, 영상에 대한 라벨링 작업이 필요하며, 이 작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임

   - 또한, AI 기술의 지속적 갱신과 업데이트, 위성영상 데이터 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22년부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환경, AI 학습데이터, AI 알고리즘 
개발 및 공개 추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의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한다면 
추가적으로 AI 학습데이터로 적절한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

   - (데이터 활용 과제) 육안으로 위성영상을 판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분석 방법은 다양하며,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통해 AI 
기반의 위성영상 판독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

   - (활용 데이터) 제시한 데이터는 양, 다양성, 형식, 주석,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에 매우 적합.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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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분석 개요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AI 활용 스마트 활용기술의 지역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위성영상 구축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

 ○ 분석 도구/기법 : 파이썬/회귀분석, 시계열 분석
 ○ 분석결과
   - (회귀 분석) 위도와 태양고도에 따른 AI 활용기술의 평가 결과에 대한 회귀모델을 수립, 

결과로 태양고도와 평가 결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

<그림 7> 파이썬 개발 코드 

  - (시계열 분석) ARIMA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의 자기 상관성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방법, 
ARIMA 모델은 AR(AutoRegressive), I(Integrated), MA(Moving Average) 세 부분으로 
구성

   - AR은 자기 자신의 이전 관측값에 의존하는 것, MA는 이전 항목의 오차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I는 데이터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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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파이썬 개발 코드와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 p, d, q 파라미터를 데이터에 적합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ACF(AutoCorrelation 
Function) 및 PACF(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그래프를 활용하여 p, d, q 값을 
설정

   - 추가로, ARIMA 외에도 Prophet, LSTM, RNN 등 다양한 시계열 분석 방법이 있으니 
연구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 향후 연구 방향
   - (다변량 회귀 분석) 현재는 위도와 태양고도만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다변량 회귀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알고리즘 활용) 회귀 분석 외에도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수립하는 방안 탐색

7. [나로우주센터] 
 ○ 데이터 분석 내용

홈페이지 방문객 분석을 통한 콘텐츠 다양화 및 연계프로그램 제공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ㅇ방문자와의 상호작용 및 개별적인 피드백 수

집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콘텐츠 개선 및 연
계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에 한계 존재

□ 홈페이지 방문객 설문 조사를 통한 연계 콘
텐츠 제공

 ㅇ 방문객 설문 조사 방법 및 데이터 분류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추출 방법 구축

✓ 분석 방법은

□ 우주과학관 홈페이지 방문객 분석을 통한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방법 고려

<표 9> 콘텐츠 다양화 및 연계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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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결과
   - (주제) 우주과학관 홈페이지 방문객으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와 그 가치에 대한 사전 

분석 필요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고흥 우주 항공축제 센터 견학자 사전 조사
   - 고흥 외 순천, 여수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 외 대외적 활동에 부가적으로 

쓰일 활용처 확인 필요
   - (데이터 활용 과제) 설문 조사 시 수집하는 정보 중에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GDPR, CCPA 및 기타 관련 국내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호 및 관리 
조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설문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응답자 표본이 전체 방문객을 대표해야 하며, 
설문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야 함

   - 설문 설계 시 질문의 명확성을 위해 설문지의 질문이 모호하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야 하며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선호해야 
함

   -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공 방안을 도출할 때, 데이터의 한계와 잠재적인 
편향을 인식하며 결정을 내려야 함

   - 효과적인 콘텐츠 제공을 위해 설문 결과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행동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 
소스와의 연계를 고려

   - 마지막으로 연계 콘텐츠 제공 후, 방문객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활용 데이터) 상세 데이터 수량 등 확인 필요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분석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방문자의 접속 자세와 그들의 머문 시간(duration)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주요 독립 변수로는 '접속 자세'를, 종속 변수로는 '머문 시간'을 설정
 ○ 분석 목표
   - 우주과학관 홈페이지 방문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모바일 및 데스크톱 환경에서의 이용 

트렌드를 식별하고, 맞춤형 콘텐츠 전략을 개발하여 방문 활성화
 ○ 분석 도구/기법 : Excel/상관분석, 회귀 분석
 ○ 상관계수 해석
   - 분석결과, 접속 자세와 머문 시간 간의 상관계수는 –0.7848로 나타나며, 이는 두 변수 

사이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약하며, 1 혹은 –1 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

 ○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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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된 결정 계수는 50%를 초과하였으므로, 모델의 예측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F-통계량의 유의 확률값은 2.13322509916089E-137로, 매우 유의미. 그러나 이 값은 
'접속 자세'이 '머문 시간'을 예측하는 데에는 충분하지는 않음

   - 또한, 접속 자세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분: PC: 1 / Android: 2 / iOS: 3
   -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는 평균적으로 510초, 윈도우 및 기타 환경에서는 3080초 동안 

웹사이트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
 ○ 분석결과
   - 상관분석 및 회귀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안내 page의 분산 처리 

서버 구현 및 확장 가능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윈도우 및 다른 운영 
환경에서는 다음 세션의 동향을 예측하여 시각적 디자인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연구 방향
   - 다음 단계에서는 '접속 자세 코드'와 'Referrals'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탐색할 예정 또한, 

플랫폼별 이용 통계, 웹 추세 분석, 고밀도 접속 페이지, 접속경로 및 세션별 방문자 
행동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 이로써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이용자 활성화 
가능

<그림 9> 향후 연구 방향               

□ 분석결과의 정책(업무) 활용실적 및 성과
 ○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24년도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분야 사업 기획 및 현재 수행 

중인 데이터 활용 업무 개선에 활용
 ○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분석과제 기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 업무에 활용
 ○ 또한, 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실태조사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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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데이터 분석 내용

철도 분야 무역데이터 분석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철도 분야 무역데이터 분석
 - UN Comtrade 및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무역데이터

에서 철도 관련 수치만 엑셀로 반출
 - 반출한 액셀의 HS코드 항목별로 수치를 재조

합하여 도표화 및 시각화 
 - 반출한 액셀을 매트리스 형태로 시트를 변환

하여 넷마이너를 이용하여 중심성 분석 등 수
행

 - 엑셀 하나에 각 국가의 수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
나 매번 수작업으로 정리를 해서 리포팅을 하는 상
황

□ 철도 분야 무역데이터 분석
 - 매년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는데 효율적

으로 분석할 방안 수립
 - 본 분석에서는 수출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가 

무역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품목별로 수출일 현황
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 이 외에 더욱 효율적인 방
안 탐색 및 수립

□ 연구 성과 분석
 - 연구원에서 외부로 발주되는 각종 보고서(본

과제보고서, 위탁보고서, 구매용역보고서, 장
기자문보고서)를 보유만 하는 상황

□ 연구 성과 분석
 - 연구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를 방지하

거나 유사한 연구가 이중으로 발주되는 상
황을 방지

✓ 분석 방법은

□ 제시되지 않음 / 실제 데이터를 직접 다운 받아 분석 예정

<표 10> 철도 분야 무역데이터 분석

 ○ 컨설팅 결과
   - (주제) 철도 분야 무역데이터 분석은 매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데이터는 

보유만 하고있는 상황으로 데이터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철도 분야 무역데이터 및 연구데이터 분석으로, 현재 단순 수작업 
과정을 자동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한 데이터 분석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됨

   - (데이터 활용 과제) 넷마이너를 이용해서 중심성 분석 외 네트워크 시각화, 클러스터링 및 
군집 분석, 네트워크 다양성 분석, 전이 모델링, 사회 네트워크 분석,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도 네트워크 분석 가능

   - 정제된 HS코드를 통해 무역 패턴 이해, 품목별 무역 증감 추이, 무역 국가 간 비교, 수출 
다양성 분석, 섹터 및 산업 분석, 경쟁자 분석, 수출 전략 도표화 및 시각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반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HS코드 항목 수치 재조합 자동화, 표준화, 템플릿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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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가적인 독립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엑셀 반출(수집) 과정에서 크롤링, 쿼리 자동화 과정 도입 검토 필요
   - 경제 영향 분석, 국가별 무역 파트너 탐색, 시장 진입 전략 평가, 거래 중요성 및 지표 개발, 

전략적 무역정책 분석, 시각화 및 대시보드 개발, 사회적 영향 분석 등 접근 방식을 통해 
수출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하여 경제, 무역, 정책 및 사회적 측면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활용 데이터) UN Comtrade, 관세청 연계 프로그램 데이터 확인 필요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분석 개요
   - 기존 수작업으로 철도 관련 무역데이터를 분석하는 상황, 수작업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자동화 

방법 탐색, 품목별 수출입 현황분석 방법 탐색
   -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연구 탐색 및 중복연구의 주요 키워드 추출
 ○ 분석 목표
   - 철도 관련 무역데이터 크롤링 및 쿼리 자동화, 더욱 효율적인 품목별 수출입 현황분석 방법론 

탐색
   -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연구 탐색을 위한 유사도를 계산하고 유사연구 및 중복된 연구의 개수 확인. 

또한, 클러스터링하여 각 클러스터의 특징적인 단어 추출 및 시각화
 ○ 분석 도구/기법 : Excel, python/엑셀, 텍스트마이닝, 클러스터링
 ○ 분석 과정
   - UN Comtrade, K-stat(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철도 관련 품목 무역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후, 엑셀 호출 및 쿼리 자동 변환
   - python에서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호출, 데이터 로드, TF-IDF 벡터화를 

위한 텍스트 데이터 결합 후 K-means 클러스터링 수행. 이후, 중복연구 탐색을 위한 
유사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 개수 출력, 분석결과를 csv 파일로 저장하고 유사한 연구 
군집별 주요 단어 추출 및 시각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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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파이썬 엑셀 텍스트마이닝 클러스터링  

○ 분석 결과
   - 엑셀 관련 분석결과 넣고
   - 유사도 임계값을 0.8(1에 가까울수록 유사함)로 설정해 유사연구 개수를 출력한 결과 10,762개로 

도출, 10,762개의 연구를 클러스터링하여 5개의 군집으로 분할 후 시각화, 각 군집별 특징 
단어를 추출하여 주요 키워드 파악

   - 정제된 HS코드를 통해 무역 패턴 이해, 품목별 무역 증감 추이, 무역 국가 간 비교, 수출 다양성 
분석, 섹터 및 산업 분석, 경쟁자 분석, 수출 전략 도표화 및 시각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더 나아가 추출과정에서도 크롤링 & 쿼리변환을 통해 자동분석 보고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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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엑셀 관련 분석결과

○ 향후 연구 방향
   - 철도 관련 무역데이터에서 품목별 수출입 현황분석 이후, 국가별 수출액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 가중치, 리스크 레벨을 고려하여 상관분석 수행 후 미래의 수출액 패턴을 
예측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 가능

   -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 디지털 아카이브화 : 국가 간 네트워크 분석, 철도 분야 무역데이터 등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며, 

메타데이터를 함께 저장, 검색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 관련 무역데이터 분석 작업의 효율화, 자동화 등 과정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행정 처리 과정에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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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데이터 분석 내용

연구 장비 자산관리 및 장비 예약 활용관리 고도화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통합시스템의 자산관리 사용
 ㅇ 사용자별 자산 현황과 고가 연구 장비 현황

으로 분류
 ㅇ 자산의 현재 상태, 활용도, 운영자 등에 

대한 정보 미흡
 ㅇ 특성분석데이터센터의 분석의뢰 장비만 

통계분석 가능 

□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연구 장비의 활용도, 공동사용내역 등 통계 자

료 제시
 ㅇ 장비사용 과제, 관련 장비의 관련된 논문

게재 여부 자동 파악을 통한 장비 중요성 
부각

□ 단순분석의뢰
 ㅇ 장비의 선택과 사용 가능한 날짜를 통해 

의뢰
 ㅇ 장비의 응용 분야 및 사용방법을 모르고 

분석의뢰

□ 프로토콜 기반 분석의뢰
 ㅇ 장비를 선택하고 원하는 분석을 프로

토콜 검 색 을  통 하 여  분 석  의 뢰 함 . 
표 준 화 된  분 석제공 과 데이 터 간의 
연 계가 이 루어져  향후 활 용성 측 면에
서  유용함

 ㅇ 장비별 분석뿐 아니라, 장비 그룹별 연계
분석을 통하여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
공함

✓ 분석 방법은

□ 제시되지 않음

<표 11> 자산관리 장비 예약 활용관리 고도화

 ○ 컨설팅 결과
   - (주제) 연구 장비 자산상태관리 및 장비 예약 활용관리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장비 활용을 최적화,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연구 활동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연구 장비 자산관리 시스템과 연구 장비 예약 활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재의 자산 및 활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것에 중점

 ○ (데이터 활용 과제)
   - 연구 장비 자산관리 시스템 고도화: 자산의 현재 상태와 활용도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장비의 활용도와 공동사용 내역을 통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 또한, 장비사용 과제와 관련된 논문게재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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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향후 장비 관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장비 예약 활용관리 고도화: 프로토콜 기반 분석의뢰를 통해 장비를 선택하고 표준화된 분석과 
데이터 간의 연계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활용성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임. 장비별 및 
장비 그룹별 연계분석을 통해 통합 분석이 가능해지면, 보다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선사항들을 통해 연구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활용 데이터) 개인정보를 불포함한 데이터로 확인되며, 실제 데이터의 명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분석 개요
   - 연구 장비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단독/공동사용, 활용/불용, 단독활용 주요 사유 퍼센트 

확인 및 단어 빈도 기준 상위 10개 단어를 추출하여 장비 관련 유용한 정보 추출
 ○ 분석 목표
   - 장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원 할당 및 관리개선, 장비 활용 최적화, 단독활용 주요 사유 파악, 

트렌드 및 우려 사항 도출 등에 활용 가능
 ○ 분석 도구/기법 : python/통계분석, 텍스트 마이닝
 ○ 분석 과정
   - python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데이터 호출, 결측치 처리, 활용범위 및 장비 상태 

컬럼에서 각 값의 퍼센티지 계산, 단독활용 사유 컬럼에서 주요 키워드 상위 10개 단어를 
추출하고 데이터별 퍼센티지 계산 후 시각화 수행

   - (STEP 1) 분석 도구 선정 및 데이터로드
   - (STEP 2) 컬럼 선택 및 데이터 전처리
    1) 컬럼 선택(활용범위, 단독활용 사유, 장비 상태)
    2)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불용어 제외 등)
   - (STEP 3) 통계분석
    1) 활용범위 및 장비 상태 값들의 퍼센티지 계산
   - (STEP 4) 텍스트 마이닝
    1) 단독활용 사유 값 중 주요 키워드 상위 10개 단어 추출
   - (STEP 5) 원그래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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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파이썬 분석 과정

○ 분석결과
   - 통계분석 결과 활용범위 컬럼 중 공동활용허용은 53.7%, 단독활용은 38.8%, 미기재 7.2%, 

공동활용서비스 0.26%로 나타남
   - 장비 상태 컬럼 중 활용 89%, 불용 10.3%, 미기재 0.3%, 저활용 0.2%로 나타남
   - 단독활용 사유 컬럼 중 미기재 67.9%,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장비가동률 100%, 연간 2000시간 이상 장비)’ 15.5%, ‘특수목적용 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장비’ 13.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해서 활용되는 장비‘ 2.5%, ’초고감도 정밀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비‘ 0.35% 외 기타로 나타남

< 그림 13> 통계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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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활용 사유 컬럼과 같이 미기재 및 오기재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특수한 장비의 경우 분석결과 도출이 제한적이기에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2000시간‘, ’내부‘, ’연간‘ 등 유의미한 키워드 추출

   - 데이터 결과를 통해 연구 장비의 활용범위 및 현재 상태와 공동사용명세 논외인 장비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에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구현의 기반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당 데이터의 결과를 표출하는 대시보드를 시스템 내 탑재하여 
활용 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 유지보수 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가능 

 ○ 향후 연구 방향
   - 위 분석결과에 이어, 향후 관련 장비 데이터와 NTIS 내 검색 결과를 매칭시켜 논문게재 여부 

자동 파악을 통한 장비 중요성 분석 수행 가능
   - (장비별 연관 키워드 시각화) TF_IDF, Word2vec/Doc2vec으로 키워드 빈도 및 유사도 분석 

장비별 특정 키워드 가중치 설정 연관 키워드 결과를 시스템 내 구현
   - (통계분석 기반 활용빈도 및 사용내역 시각화) 활용범위 및 장비 퍼센티지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장비 관련 

데이터 통계분석 활용빈도 및 사용내역 등 분석결과 통계 자료에 대해 차트 형태로 표출
   - (자산관리 내 연관 장비 추천 서비스) 수집한 키워드에 대해 협업 필터링을 활용하여 연관 

장비를 매칭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

<그림 14> 향후 연구 방향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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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연구재단]
□ 데이터 분석 내용

국내 학술 활동, 학술지 인용, 학술단체 인용 현황 등에 대한 분석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국내 학술논문, 학술지, 학술단체 등에 대

한 기초 통계 자료 제공
□ 국내 학술논문, 학술지, 학술단체 등에 대한 

심층 통계분석 자료제공 및 국내 학술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분석 방법은

□ 분야별, 기관별, 연도별 등 인용 현황, 학술지 및 학술단체 현황분석

<표 12> 국내 학술 활동 인용 현황 대한 분석

 ○ 컨설팅 결과
   - (주제) 국내 학술논문, 학술지, 학술단체 등에 대한 심층 통계 자료 제공 및 분석으로 국내 

학술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활용 데이터를 DB화하여 논문 간 인용 관계 

분석에 활용 중이며, KCI DB 구축 사업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심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데이터 활용 과제) 필요시 논문, 학술지, 학술단체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비식별화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시각화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탐색하고 학술 관련 인사이트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정제하고 가공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기준을 
수립하여, 데이터 일관성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활용 데이터) 논문, 학술지, 학술단체, 데이터는 상시 발생하며 데이터양 또한 충분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됨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분석 개요
   - 한국연구재단 AI 관련 논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및 클러스터링으로 

데이터의 상위 빈도 단어 계산 및 출력. 또한, 주요 단어를 추출해 상위 10개 단어의 
인덱스 추출 및 시각화

 ○ 분석 목표
   - 단어 빈도 분석 및 토픽 모델링,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한 연구 

주제의 변화 및 학술적 트렌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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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도구/기법 : python/텍스트 마이닝, 클러스터링
 ○ 분석 과정
   - (STEP 1) 분석 도구 선정 및 데이터 로드
   - (STEP 2) 컬럼 선택 및 데이터 전처리
   - (STEP 3) 텍스트 마이닝(토픽 모델링)
   - (STEP 4) 클러스터링

<그림 15> 파이썬 분석 과정

 - 텍스트 마이닝의 과정은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호출, 데이터 불러오기,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소문자 변환 및 구두점 제거, 단어 토큰화 수행, 단어 빈도계산, 상위 빈도 단어 출력, 
단어 빈도 시각화의 순서로 진행

   - 클러스터링 과정은 텍스트 마이닝과 동일하게 라이브러리 및 데이터를 불러와, 분석에 수행할 
컬럼을 설정하고, TF-IDF를 활용해 단어 특징 추출, K-means 클러스터링 수행, 주요 키워드 
상위 10개의 인덱스 추출 및 시각화 수행

 ○ 텍스트 마이닝(토픽 모델링) 결과
   - 토픽 모델링 결과 단어 ‘AI’ 7,037회, ‘인공지능’ 1,600회, ‘artificial’ 1,437회, ‘education’ 1,416회, 

‘learning’ 1,132회, ‘technology’ 894회, ‘model’ 796회 등으로 나타남
   - 이후 불필요한 숫자, 접속사, 불용어 등을 제거하여 토픽 모델링 재수행 결과 ‘generative’ 566회, ‘chatgpt’ 

476회, ‘language’ 395회, ‘process’ 385회, ‘various’ 362회, ‘method’ 333회, ‘생성형’ 302회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학술 트렌드는 chatgpt, 생성형(generative), 
language임을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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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텍스트 마이닝 결과

○ 활용 데이터

※ 654개의 LOW key(행) & 26개의 COLUMN  key(열) =약 14,000개의 raw 데이터

<그림 17> 텍스트 마이닝 엑셀 결과

 ○ 클러스터링(K-means) 결과
   - 데이터의 클러스터(군집)를 5개로 설정하여,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 각 

클러스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막대그래프 등의 시각화를 통해 
군집별 주제 및 트렌드 파악 가능

<그림 18> 클러스터링 결과

 ○ 향후 연구 방향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위 빈도의 단어를 확인, 주요 키워드 추출을 통해 학술적 트렌드 

파악이 가능하였고, 주요 키워드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논문 간 유사도 측정 등에 활용 
가능. 또한, 논문 수록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여 분석을 수행하면 시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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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의 변화 파악이 가능
   - 키워드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논문 간 유사도 측정, 논문 수록일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 파악에 활용
   - (텍스트마이닝기반 트렌드 키워드 파악) 토픽모델링 및 클러스터 결과를 포함하여 분야별 학술 관련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으로 트렌드 키워드 표출, 국내 학술 활동, 인용 현황 관련 통계 조사 
데이터에서 특정 키워드 수집을 통해 기간 내 등장 빈도 기반 트렌드 변화 분석

   - (시계열 예측 모델링을 통한 연구 동향 예측) 학술지 수록 시기별 데이터 분석에 대해 ARIMA(p,d,q) 
모델을 활용하여 이전 시점 값, q 이전시점의 오차 이용으로 과거 추세 반영하고, d차 차분을 통해 
정상성 만족시켜 연구 동향 예측 분석, ARIMIA 예측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내 시각화 형태로 
표출

<그림 19> 향후 연구 방향 시각화 

   - 연구 주제 및 키워드 트렌드를 토대로 학술적 연구 동향 예측
   - 국내 학술 관련 데이터 관리시스템구축 또는 기 구축 지원시스템 고도화 기반 마련
   - 심층 통계분석 자료제공 및 국내 학술정책을 위한 전략 수립

<그림 20> 향후 연구 방향 고도화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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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데이터 분석 내용

학습데이터 기반 사용자 맞춤 교육과정 추천

✓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는 교육과정 입과율
이 저조한 교육 대상으로 추천

  - 학습자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추천에 어
려움

 

□ 유사 학습자 수강통계 데이터와 본인이 학
습한 콘텐츠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형 온라인 정규 교육과정 추천(‘24초)

□ 학 습 경 험  데 이 터 와  콘 텐 츠  메 타 데 이
터 를  활 용 하 여  개 인 별  맞 춤  교 육 과 정 
및  지 식 콘 텐 츠  추 천 (’24말 )

✓ 분석 방법은

□ 수강 신청, 수료통계 데이터 정보 (학습자 직위, 직급, 기관 구분, 학습 과정 목록 등)를 통한 
협업 기반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혼합하여 사용자 맞춤 교육과정 추천 알고리즘 
개발

□ 향후('24년~) 현재 알파 캠퍼스에서 구축하고 있는 LRS xAPI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육과정 추천 
및 학습관리 알고리즘 개발*LRS(Learning Record Store): 학습 기록 저장소

*xAPI(experience API): 서로 다른 두 가지 소프트웨어나 응용프로그램 또는 플랫폼이 서로 정보를 교
환할 수 있도록 정해진 형식이나 규칙을 의미함

<표 13> 사용자 맞춤 교육과정 추천

 ○ 컨설팅 결과
   - (주제) 디지털 기반 학습 및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통합 학습관리 시스템, 

알파 캠퍼스 내 맞춤형 측면에서 알림서비스와 교육과정 및 지식콘텐츠 추천 기능을 개선을 통해 
학습데이터 기반 사용자 맞춤 교육과정 추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제로 파악됨

   - (데이터 활용 업무 계획) 알파 캠퍼스를 통해 학습 추천 및 개인화 지원 중인 상태이며, 금번 데이터 활용 
과제를 통해 향후 하이플렉스 학습, 개인화 학습, 지능화 학습 등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데이터 활용 과제) 유사한 학습경험이나 패턴을 갖는 사용자의 수강 신청, 수료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K-means, Hierarchical Cluster 등 클러스터링을 통해 유사 학습자 그룹을 형성하고 개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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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연어처리 기술 중 하나인 Word Embedding 기술 등을 사용하여 학습별 특성 등을 

벡터화하고, 사용자 정보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LRS xAPI 데이터를 사용하여 TensorFlow, PyTorch 등을 통해 교육과정 추천 및 
학습관리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활용 데이터) 알파 캠퍼스 내 학습 기록 데이터는 콘텐츠 데이터 외 연간 발생 데이터량이 약 
30만 건으로 비슷하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강 신청 데이터, 수강통계 데이터, 콘텐츠 
데이터, xAPI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시된 데이터 외에도 피드백 데이터, 행동 로그 데이터 등 강의나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는 유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온라인 학습 맞춤형 교육과정에서의 필요 
요소 기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데이터 분석 내용 및 결과
 ○ 분석 개요
   - 학습데이터 기반 사용자 맞춤 교육과정 추천 및 학습관리 알고리즘 개발
 ○ 분석 목표
   - 수강 데이터 활용 통계분석으로 실참여율 90% 이상 데이터 추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수강률 상위 과목 키워드 출력 및 시각화
 ○ 분석 도구/기법 : Excel, python / 통계분석, 텍스트 마이닝
 ○ 분석 과정
   - 데이터 중 화면 노출 시간/접속시간 x 100으로 학습자의 실제 강의 참여율 확인 
   - 실 참여율이 90% 이상인 학습자 데이터 중 상위 빈도의 주요 과목명 및 주요 키워드 추출
   - (STEP 1) 분석 도구 선정 및 데이터 로드
   - (STEP 2) 데이터 통계분석 및 데이터 전처리
    1) 실 참여율(%) = 노출 시간/접속시간 x 100
    2) 실 참여율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 (STEP 3) 데이터 추출
    1) 상위 빈도 단어 및 과목명 추출
   - (STEP 4) 시각화
    1) 주요 10개 과목명 및 상위 주요 20개 키워드 (특정 단어 제외)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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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키워드 파이선 분석과정

 ○ 텍스트 마이닝 결과
   - 실 참여율 90% 이상인 학습자 데이터 중 상위 주요 키워드는 실무, 공유재산, 파이썬, 세무, 무단점유 

등으로 확인
   - 상위 과목은 민사집행법의 이해, 재무제표 분석, 파이썬 기본, 매각 실무사례 순으로 빈도수가 높음을 

확인 후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수행

< 그림 22> 텍스트마이닝 결과

 ○ 분석결과
   - 엑셀 활용 실 참여율(%) 도출
   - 학습자 실 참여율 90% 이상인 과목의 상위 주요 키워드는 ‘실무’ 430회, ‘개보수공사’ 313회, ‘이해’ 

296회, ‘공유재산’ 257회, ‘분석’ 247회 등으로, 하위 주요 키워드는 ‘유지설비’ 8회, ‘계약’, ‘건설사업’, 
‘프로세스’ 5회 등으로 나타남

   - 빈도수 상위 과목명 추출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민사집행법의 이해’, ‘제무제표분석’, ‘파이썬 기본’, ‘매각 
실무사례’ 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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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연구 방향
   - (데이터 추가 수집 및 결합) 사용자 로그 기록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결과와 결합하여 사용자 패턴 분석 수행, 로그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접속경로, 검색기록, 수강과목 등이 포함

<그림 23> 향후 연구방향 예시 결과

  - 추전 시스템 모델 적용
    1) (콘텐츠 기반 필터링) TF-IDF, Word Embeddings 등을 사용해 학습자 행동 기록, 

(수강과목, 관심 분야, 시청 영상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유사성을 계산하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

    2) (협업 필터링) 사용자의 학습 기록,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용자들과의 유사성 또는 학습 
항목 간 유사성 분석, 사용자 기반 혹은 아이템 기반으로 추천 콘텐츠 선정

    3) (딥러닝 모델) 학습자 데이터 활용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 활용, RNN, 
LSTM, Transformer와 같은 신경망 모델의 아키텍처를 사용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고 추천

< 그림 24> 결과 ui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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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정책(업무) 활용실적 및 사후관리 방안

 ○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24년도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분야 사업 기획 및 현재 수행 중인 
데이터 활용 업무 개선에 활용

 ○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분석과제 기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 업무에 활용
 ○ 또한, 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실태조사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 가능

 1. 기관별 기대효과
 ① 국립전파연구원
   - (데이터 분석주제) 방송 통신기기와 전자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현황분석
   - (기대효과) 평가 효율성 증대 및 기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또한,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경쟁력 향상 및 국제 표준화 활동에 기여

<그림25> 국립전파연구원 기대효과

 ②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 (데이터 분석주제) 우주전파환경 경보(R,S,G,I)상황 사후분석
   - (기대효과) 우주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통신 및 위성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책 마련으로 시스템 안전성 확보

데이터 기반 신뢰 있는 예보능력 강화
예측을 통해 비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 

가능, 
대국민 안전보호에 기여

<그림 26> 우주전파센터 UI 예시 화면

③ 한국원자력연구원
   - (데이터 분석주제)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 (기대효과) 투명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시민들의 신뢰 증대 및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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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스트림별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 및 분석기능 도입

폐기물 정보별 인수기준 조건 분석을 
통해 스트림별 폐기물관리체계 도입

방사성폐기물 보고서 기능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정책 제언 지원 등에 활
용

<그림 27>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현 예시 화면

 ④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데이터 분석주제) 고령자 균형 프로토콜 측정 시 수집되는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의 일상생활 건강 상태 예측
   - (기대효과) 고령자의 건강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치료 및 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지원

데이터 분
석 

결과 기반
시각화 가

능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만으로
고령자의 노인성 질환 예측

고령자 일상생활 건강상태 모니터링 
활용

<그림 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현 예시 화면

 ⑤ 기초과학연구원
   - (데이터 분석주제) 기초연구 분야 연구 전략 수립 의사결정 지원
   - (기대효과) 연구 투자의 최적화 및 연구 방향성 제시, 국내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분야별 논문 현황 내역 제공
논문 저자 소속, 연구 분야 등 데이터 

활용,
 논문별 분야를 구분하여 논문 현황 

제공 
고도화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연구 전략 수립 의사결정 지원 가능
<그림 29> 기초과학연구원 구현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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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데이터 분석주제) AI 활용 스마트 활용기술 개발
   - (기대효과) 신속한 위성영상 판독, 여러 종류의 위성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독하여 기존에 

사람이 찾기 어려웠던 정보 또한 탐색

AI 활용 스마트 활용기술 개발

장비 관련 키워드

인공지능의 신속한 영상 판독
인적 한계를 극복, 위성영상 분석 알
고리즘을 통해 서비스 활용방안 개선

<그림 3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현 예시 화면

 ⑦ 나로우주센터
   - (데이터 분석주제) 홈페이지 방문객 분석을 통한 콘텐츠 다양화 및 연계프로그램 제공
   - (기대효과) 타겟 오디언스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방문자의 활성화 및 

홈페이지 이용도 증가

 ⑧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데이터 분석주제) 반복되는 업무의 효율적 분석 기초 환경 구성(자동화)
   - (기대효과) 철도 관련 무역데이터 크롤링 및 쿼리 자동화를 통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연구데이터 중복분석으로 예산 편성, 정책 등의 문제 개선에 활용

<그림 3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구현 예시 화면

 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데이터 분석주제) 연구 장비 자산관리 및 장비 예약 활용관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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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활용 장비 유지보수 관리 및 활용도 
제고

<그림 3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구현 예시 화면

 ⑩ 한국연구재단
   - (데이터 분석주제) 국내 학술 활동, 학술지 인용, 학술단체 인용 현황 등에 대한 분석
   - (기대효과) 시기별 변화되어온 연구 주제의 주요 키워드 및 학술적 트랜드 파악으로 지식 

이전 및 학문 분야 발전에 기여

 <그림 33> 한국연구재단 구현 예시 화면

 ⑪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데이터 분석주제) 학습데이터 기반 사용자 맞춤 교육과정 추천
   - (기대효과) 학습 큐레이션을 통한 개인화된 학습경험 제공으로 학습 효율성 증대, 학습 동기 

부여, 학습 결과 향상, 이로 인해 교육 기관의 경쟁력 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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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국가과학기술인력 구현 예시 화면

2. 시범 적용 기관 선정 및 모형 도출
 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선정배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정배경

[그림n] 연도에 따른 수출 그래프 

Ÿ 현재까지의 무역데이터 분석은 수작업과 중복된 
연구가 발주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며,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

Ÿ 시범 적용을 통해 타 기관에 베스트프랙티스를 
전달하고, 연구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

[표1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정배경
○ 선정기준
- 데이터 활용 역량: 해당 기관이 철도 분야 무역데이터, 연구데이터, 해외데이터를 종합적으

로 다루는 데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 연구 협력 경험: 기관이 공공기관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고려하

여 연구 협력에 적합한지를 평가
- 기술 도입 가능성: 파이썬, 텍스트마이닝, 클러스터링 등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평가

○ 모형 도출의 목적
- 타 기관 활용 활성화: 개발된 모형이 철도 분야 무역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 회사 

및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여 타 기관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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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프랙티스 전달: 모형의 개발 및 적용 경험을 통해 얻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선정된 
기관에 전달하여 철도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공유

- 데이터 분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분야 무역데이터, 연구데이터, 해외데이터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활용 

- 공공기관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풍부하게 수행한 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추진

- 파이썬, 텍스트마이닝, 클러스터링 등의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

○ 시범 적용 프로세스
- 교육 및 이해: 선정된 기관에 대한 데이터 활용 방법 및 모형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진행
- 모형 적용 및 피드백 수집: 선정된 기관에서 모형을 철도 분야의 무역데이터에 적용하며 발

생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
- 모형 개선 및 최적화: 피드백을 기반으로 모형을 개선하고 최적화
- 성과 평가 및 전파: 모형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다른 기관에도 적용을 권

장하며,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파

○ 예상효과
-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모형을 통해 다양한 무역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철도 분야의 

데이터 활용
- 연구 협력 강화: 선정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대한 기반을 구축
- 베스트프랙티스 전파: 선정된 기관에 우수한 모형을 적용하고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다른 기

관에 베스트프랙티스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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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모형 목업 프로세스

모델1 모델2

개요
UN Comtrade 및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무역데이터 작업을 파이썬을 통해 효율화, 
자동화, 시각화

한국철도연구원 내 자료를
보고서로 활용하도록

시각화 및 도표화

데이터 수집

[그림35] UN Comtrade Database

한국철도연구원 자료
Ÿ 한국철도연구원_연구사업정보

Ÿ 한국철도연구원_논문
Ÿ 한국철도연구원_연구보고서
Ÿ 한국철도연구원_지식재산권

데이터 
전처리

Ÿ 필요한 컬럼 추출
Ÿ 데이터프레임 재정의
Ÿ 데이터프레임 필터링

Ÿ 데이터 결합

Ÿ 컬럼명 특정 문자 제거
Ÿ 중복 제거
Ÿ 인덱스 추출

사용 기술 

Ÿ 파이썬 :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사용

Ÿ Seaborn, matplotlib : 시각화 
라이브러리

Ÿ Pandas :데이터 조작과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

Ÿ networkx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

Ÿ 파이썬 :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사용

Ÿ 클러스터링 : 비슷한 속성을 갖는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술

Ÿ 코사인 유사도: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 방법

Ÿ matplotlib시 : 각화 라이브러리
Ÿ TruncatedSVD : 특이값 분해(SVD)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감소시키는 
기술

최종 시각화

[그림36] 주요 수출 국가 7개국 [그림37] 클러스터링 결과

[표14] 실물목형 목업 프로세스
    - 활용 데이터

[표15] 활용 데이터

수집데이터 형식 보유기관 비고

철도 무역 데이터 csv UN Comtrade download

한국철도연구원_연구사업정보 csv 한국철도연구원 수급

한국철도연구원_논문 csv 한국철도연구원 수급

한국철도연구원_연구보고서 csv 한국철도연구원 수급

한국철도연구원_지식재산권 csv 한국철도연구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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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알고리즘
모델1 모델2

[그림38]판다스 [그림39] K-means 클러스터링

[표16] 분석 알고리즘
- (모델1) 사용 코드 및 시각화  

① 라이브러리 호출 ② 데이터 불러오기

③ 데이터 필터링

④ 데이터 결합

⑤ 데이터 속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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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모델1-한국철도연구원 파이썬 코드

- (모델1) 분석 처리 순서
1. 데이터 처리를 위한 파이썬에 대한 라이브러리 호출
2. 데이터 불러온 후, 한국을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 재정의
3. 필요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 프레임 필터링 및 생성
4. 수출과 수입데이터 결합 후, 데이터 (ex. 1,234,567) 변경
5. 수출과 수입데이터 속성 ‘실수’로 변경
6. 각 나라에 따른 수출, 수입, 총합계 데이터 피벗데이블로 정의
7. 막대그래프, 원그래프 등 시각화

⑥ 피벗 테이블

⑦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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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모델1-결과값 시각화

 - (모델1) 분석결과
 - 국제 무역 데이터를 통해 무역 패턴 이해, 품목별 무역 증감 추이, 무역 국가 간 비교, 

수출 다양성 분석, 섹터 및 산업 분석, 경쟁자 분석, 수출 전략 도표화 및 시각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모델2) 사용 코드 및 시각화

① 라이브러리 호출 ② 데이터 불러온 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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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모델2-한국철도연구원 파이썬 코드

- (모델2) 분석 처리 순서
1. 파이썬/NLP(자연어처리)에 대한 라이브러리 호출
2. 데이터 호출 후 데이터 결합
2. TF-IDF 벡터화 및 클러스터링 적용, 예측
4. 벡터화 데이터 SVD 적용 및 인덱스 추출
5. 각 클러스터 간 TF-IDF 값의 평균 계산, 상위 중요 단어 추출
6. 각 클러스터의 특정 단어 출력, SVD 결과 출력
7. 출력한 SVD 결과물 스캐터를 통해 시각화

③ TF-IDF, 클러스터링 ④ SVD, 인덱스 추출

⑤ TF-IDF 평균 계산 ⑥ 단어 출력

⑦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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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모델2-결과값 시각화

 - (모델2) 분석결과
 - 단순 빈도 기반의 키워드 추출을 진행을 넘어서 TF-IDF나 word2vec 등의 고급 방법론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진행
 - 클러스터링 사용하여 각 클러스터의 관계 유사도 비교 및 주요 단어 출력 
 - 키워드 간의 관계나 연계성을 파악하여 연구 주제나 트렌드 간의 연관성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하여 파악

2-2. 기초과학연구원
○ 선정배경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 현재의 연구 환경에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제로 선정된 IBS(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성과 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중요한 주제로 간주

기초과학연구원 선정배경

[그림40] 연도에 따른 주요 키워드

Ÿ 연구 전략 수립을 위한 필요성: 기초과학 분야에
서 연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학계 내 경쟁력 
강화 및 연구 성과의 정확한 평가에 도움

Ÿ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략 수립은 미래
의 연구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Ÿ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및 트렌드 파악: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
요 키워드와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
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표21] 기초과학연구원 선정배경

○ 선정기준
- 데이터의 다양성과 품질: 선정된 기관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 및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이 보장 가능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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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성과의 중요성: 선정된 기관의 연구 성과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중요하며, 해당 성과가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가능

- 협력 가능성: 선정된 기관은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가능한 기관이며 협력
을 통해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기대 가능

○ 모형 도출의 목적
- IBS 연구 성과의 인사이트 제공: 모형 도출은 IBS(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깊

은 이해를 제공하여, 특정 연구 분야에서의 키워드, 트렌드, 및 상호 연관성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연구 전략 수립의 뒷받침: 모형 도출은 연구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재
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흐름을 반영하여 IBS가 미래에 어떤 연구 분야에 주력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

- 향후 연구 방향성 제안: 모형 도출은 단순히 현재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연구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에도 목적,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나 기술 동향을 도출하여 IBS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

○ 시범적용 프로세스
-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선정된 기관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여 전처리를 수행
- 텍스트 마이닝 분석: 파이썬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벡터화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키워드

와 트렌드를 파악
- 시각화 및 해석: Power BI 툴을 활용하여 CSV 파일을 불러와 시각화를 진행하고,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해석
- 심층 텍스트 마이닝 및 키워드 연계분석: 단순 빈도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을 넘어 TF-IDF

나 word2vec 등의 고급 방법론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며, 키워드 간의 연계성
을 파악

○ 예상효과
- 전략적 의사결정 강화: 선정된 기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은 IBS(기초과

학연구원)가 연구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연구자들의 성과 평가 강화: 결과적으로, 각 연구자는 자신들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하고 평가받을 수 있어, 학계 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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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모형 목업 프로세스
- 프로세스

모델1 모델2

개 요
Ÿ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적 재산권 정보를 

텍스트 마이닝하여 연구 성과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와 트렌드를 파악

Ÿ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적 재산권 정보를 
키워드 간 관계나 연계성을 파악하여 

연구 주제 간의 연관성 파악

데이터 수집

[그림41]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 
전처리

Ÿ 필요 데이터 생성
Ÿ 불용어 처리

Ÿ 그룹화

Ÿ 데이터 중복 제거
Ÿ 필요 데이터 생성

Ÿ 불용어 처리

사용 기술 

Ÿ 파이썬 :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간결하면서도 가독성이 좋은 문법
Ÿ NLP :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게끔 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

Ÿ CountVector : 자연어처리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

Ÿ 파이썬 :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간결하면서도 가독성이 좋은 문법

Ÿ TF-IDF : 어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통계적인 방법

Ÿ word2vec :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보존하는 효과적인 방법

Ÿ t-SNE : 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하여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Ÿ 코사인 유사도 : 벡터 간의 코사인 

각도를 이용하여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

최종 시각화

[그림42] 상위 10개 키워드 [그림43] 연계성 시각화

[표22] 실물모형 목업 프로세스

- 활용 데이터

[표23] 활용 데이터

수집데이터 형식 보유기관 비고

기초과학연구원_특허정
보시스템 

csv 공공데이터 포털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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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알고리즘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
코사인 유사도

[그림44] NLP [그림45] 코사인 유사도

[표24] 분석 알고리즘

- (모델1) 사용 코드 및 시각화  

[표25] 모델1-기초과학연구원 파이썬 코드

① 라이브러리 호출 ② 데이터 불러오기

③ 데이터 전처리 ④ 데이터 시각화 

⑤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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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1) 분석 처리 순서
1. 파이썬/텍스트마이닝에 대한 라이브러리 호출
2. 데이터 호출 후 불용어(필요 없는 단어) 선정
3. ‘발명의 명칭’ 벡터화를 통해 토큰으로 변환 및 연도 추가
4. 토큰으로 변환된 데이터 연도에 따른 주요 키워드 출력
5. 연도별로 10개의 주요 키워드 그래프 시각화 및 가장 높은 빈출 키워드 출력 

[표26] 모델1-결과값 시각화

 - (모델1) 분석결과
 -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연구 성과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예: "나노", "감마", "나노입자" 등)가 

발견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연도별로 키워드 트렌드를 파악했을 때, "방사선"과 
"나노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시각효과 구현

- (모델2) 사용 코드 및 시각화

① 라이브러리 호출 ② 데이터 불러오기

③ 벡터화 및 코사인 유사도 적용 ④ 벡터 유사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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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모델2-기초과학연구원 파이썬 코드

- (모델2) 분석 처리 순서
1. 파이썬/NLP(자연어처리)에 대한 라이브러리 호출
2. 데이터 호출 후 컬럼 생성 및 전처리
2. ‘발명의 명칭‘ TF-IDF 기반 벡터화 및 코사인 유사도 적용
4. 키워드 간의 word2vec 벡터 유사도 계산
5. TF-IDF 기반 키워드 간의 연계성 출력 (발명의 명칭, 유사한 명칭, 유사성)
6. 중복 제거 후 CSV 파일로 저장
7. t-sne 2차원으로 축소 및 연계성 시각화
8. 파일 불러온 후, 원하는 키워드 입력 후 키워드에 따른 데이터 추출
9. 추출한 데이터 기반 히트맵 시각화

⑤ TF-IDF 연계성 ⑥ 특허 중복 제거 및 저장

⑦ TSNE 2차원 축소 ⑧ 저장 파일 불러오기

⑨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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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모델2-결과값 시각화

 - (모델2) 분석결과
 - (심층 텍스트 마이닝) 단순 빈도 기반의 키워드 추출을 진행을 넘어서 TF-IDF나 

word2vec 등의 고급 방법론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진행 
 - (키워드 연계분석) 키워드 간의 관계나 연계성을 파악하여 연구 주제나 트렌드 간의 

연관성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하여 파악

3. 분석결과 사후관리방안

 ○ (분석결과의 검토 및 정정) 초기 분석결과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오류나 누락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 새로운 데이터나 방법론이 나타날 경우, 분석 업데이트 수행

 ○ (데이터 보관 및 백업) 분석에 사용된 원시 데이터와 처리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 
주기적인 백업과 복원 절차를 통해 데이터 손실 방지

 ○ (분석 도구 및 방법론의 업데이트) 분석 도구의 버전이나 사용된 방법론에 변경이 생길 경우, 
해당 변화를 반영하여 분석을 재진행하거나 확인 필요

 ○ (분석결과의 지속적 모니터링) 분석결과가 현실 세계의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이를 통해 분석의 유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지속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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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뮤니케이션 강화) 분석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수집, 이를 통해 분석결과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파악 및 대응

 ○ (재활용 및 확장성 고려) 현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다른 분야나 상황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 
분석 모델이나 방법론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적용 사례 개발에 활용

 ○ (문서화 및 트레이닝) 분석 과정, 결과, 방법론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지식의 전달 및 
재사용 촉진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