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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extreme meteorological events intensify, effective climate adaptation strategies has become urgent. Climate adaptation 
requires significant resources across multiple sectors, necessitating reliable, science-based information. South Korea lacks a 
standard management system for adaptation information, with various scattered sectors. To address this, the Korean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Taxonomy (KADT, NIER, 2023) was developed. This study enhances completeness and practicality 
of KADT by refining its structure and introducing an efficiency evaluation method. First, the Korea National Climate Risk 
completeness diagnostic system was improved to a four-step process, expanding 72 National Climate Risks into 118 sub-risks. 
The bottom-up CID-based classification system was subdivided into five Types, 14 Mid-Categories, and 29 Sub-Categories, 
using KMA and IPCC AR6 WG-1 standards. The top-down structure was improved, focusing on Sub-Categories: 1) 
Science-Based Information (SCI) reclassifies risk management targets into 40 Sub-categories; 2) Adaptation Solutions & 
Options (SOL) reorganized 226 tasks into four Sub-categories and 36 details; and 3) Policy Evaluation and Governance (PEV) 
classified 8,374 local measures into 12 Sub-categories and 108 detail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KADT, ISO/IEC 
20926:2009(IFPUG FPA) was employed. Results showed that the KADT-based approach significantly reduces functional points 
compared to the manual approach, improving work efficiency by 50% to 120%. This study provides a refined framework for 
managing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in South Korea, enhancing risk assessment and adaptation planning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fostering more effectiv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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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 중 하

나로 급격한 기온과 해수면의 상승, 잦은 가뭄과 홍수 등 

그 영향은 환경,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파급되고 

있다.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 AR6 (Sixth Assessment Report) 보고서는 인간 활동으

로 인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약 1.1°C 상
승했으며, 20년 이내에 1.5°C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분석했다(IPCC, 2021). 특히, 지구 온도가 

1.5°C를 넘어설 경우, 지구의 온도 조절 시스템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임계점(tipping point)을 지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관심과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IPCC, 2018). 하지

만 세계기상기구(WMO)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

구 평균 기온이 이미 산업화 이전(1850 ~ 1900) 대비 1.45 
± 0.12°C 상승하여 이미 임계점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준다

(WMO, 2024). 이는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

(Climate Crisis)’로 다루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

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기후 적응을 위한 적극

적이고 광범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산업화 시기 이후 누적된 온실가스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누적효과), 배출

량 감축 노력과는 별개로 즉각적인 적응 전략 수립과 실

행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Füssel, 2007; 
IPCC, 2014). 효과적인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

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적응정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여, 적응정보에 대한 공통기준과 통

합제공 플랫폼이 부재하여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생산

된 정보가 개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동일한 항

목도 기준에 따라 제공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는 등 그 활

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Karali and Mattern, 2017).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양한 적응 주체들의 

정보 수요와 전문가들의 합의를 반영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Korea National Climate Crisis 
Adaptation Information Taxonomy: KADT)를 개발하였다

(Seo et al., 2023). KADT는 국가 기후리스크를 중심으로 

기후위험과 피해의 현황, 원인 및 전망, 향후 대책에 대한 

정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학기반

(SCI), 적응해법(SOL), 정책평가(PEV) 정보의 3개 대(大)
분류, 탄소중립기본법의 8개 부문과 기후시나리오를 포함

한 공통 부문으로 9중(中), 부문별 중점 관리 대상으로 22

개의 소(小)분류(안)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용자 접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가 기후리스크 중심으로 구

성요소를 특정하는 하향식(Top-down) 분류와 기후영향인

자(Climate Impact Driver: CID) 중심으로(IPCC, 2021) 연
관된 리스크를 식별하는 상향식(Bottom-up) 분류를 모두 

지원하는 양방향식 연결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강화대책(이하 ‘강화대책’)의 국가 리

스크(72개)에 대해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를 통해 리

스크의 완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과, 적응정보의 공

통포맷(안)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제안하여 전주기 적응정

보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3).

본 연구는 여러 원인과 파급효과들이 중첩되어 불확실

성 큰 기후 위험의 영향과 파급효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KADT의 세부 구조와 정보연계 방법을 구체화

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용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

구에서 과학기반정보(SCI)에만 한정되었던 22개 소분류

(안)을 적응해법(SOL)과 정책평가(PEV)에 적합하도록 소

-세분류 체계로 개선하여 부문별 중점 관리 대상이 명확

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가기후리스크 

진단에 활용되던 의사결정트리는 진단 단계를 확장하여 

모호했던 영향 관계를 세분화 하고, 국가 기후리스크의 

영향 및 효과의 방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KADT 양방향 연결구조와 다부처 정보연계를 고려

하여 한국형 CID를 개선하고, 국가리스크와 부처별 관측 

및 예측 데이터 항목, 자료의 시공간 해상도 및 관련 보고

서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활용 될 수 있도록 적응정보 공

통포맷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KADT 기반

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이하 ‘종합플랫

폼’) 구축 시 적응과 관련된 정책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정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적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보분류체계는 실시간 업데이트와 데이터 

시각화 및 관리에 유용한 정보시스템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 보편적이다(Chen et al., 2012; Laudon and Laudon, 
2021). 이에 정보 분류체계의 활용 효율성은 해당 정보시

스템의 업무 효율성 평가로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시

스템 개발과 성능평가와 더불어 향후 고도화에 필요한 근

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

만 기존의 정보시스템 효율성 평가 관련 연구들은 정보체

계 자체의 활용성 평가보다는 대부분 민간 기업의 소프트

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비용산정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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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T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보체계와 이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적용

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예를 들어 국내의 경우 기능점

수산정방법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

의 규모 예측이나 생산성 차이를 분석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SW개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이라는 제한적인 범위

에만 적용되었다(Koo et al., 2017; Park et al., 2003). 해

외에서도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규모 측정 방법 등 주

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효율성 및 성과 측정에 

집중된 연구들이 주를 이룰 뿐(Abrahao et al., 2004), 적응 

분야의 정보체계와 이에 대한 활용성을 평가한 사례는 찾

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ADT의 세부 구조

보완과 함께 향후 KADT에 기반한 종합플랫폼 환경에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등 업무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개발하여 실제 적응 

대책 수립 관련 업무에 시범 적용하였다.

2. 연구 방법

2.1. 국내·외 적응 및 유관 정보 관련 분류체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과학기반의 적응정보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생

산·관리 및 제공 체계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과 현장 적용에 

활용될 때 그 효율성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Brasseur 
and Gallardo, 2016; Hewitt et al., 2020).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에서 의무화된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는 

최종적으로 종합플랫폼을 통해 구현되므로, KADT는 국가 

적응정보 분류체계이면서 동시에 종합플랫폼의 정보 연계 

및 관리체계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

후위기 적응정보 분류체계 사례와 적응 플랫폼의 데이터 

관리체계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KADT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

류체계의 경우 EU-Taxonomy, 독일의 DAS, UNEP-CCC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Copenhagen 
Climate Centre) 파트너십의 TNA-Taxonomy를 선정하였으

며, 플랫폼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Climate-ADAPT, 미국의 

ARC-X, 국내의 국가 기후기술 정보시스템(CTiS)을 선정

하였다. 각 분류체계 및 플랫폼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 차원

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대책 또

는 유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기후적응을 위한 정보 분류체계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통일

된 기준이 없으며, 적응정보의 생산 및 관리, 서비스를 위

한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정보 관련 분류체계 구조와 내용, 
정보 제공 방식 등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KADT와 유사

점 및 차별성을 가진 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얻

고자 하였다.
먼저, 분류체계의 사례 중 EU의 녹색 금융 분류체계인 

EU Taxonomy는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
용자가 특정 부문의 민감도를 매핑할 때 고려해야 할 기후

위험 요소들을 분류한다(European Commission, 2020). 
EU-Taxonomy는 기후 위험을 온도, 바람, 물, 고형화 등 4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만성적 위험과 급성

적 위험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DAS) 분류체계는 독일의 기후예

방조치 포털(KLiVO)에서 제공되며, 건강, 건축물, 물관

리/수자원 보호/해안 보호, 토양, 생물다양성, 농업, 임업/
산림 등 16개 부문에 대한 적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Umweltbundesamt, 2019). 녹색기술센터의 TNA 
Taxonomy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기술 요구사항을 분류하

며 물, 산림 및 토지, 농업 및 가축, 해양 수산업 및 연안지

역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기술 중심의 분류체계를 제시

하고 있다(UNFCCC, 2016)(Table 1). 
플랫폼의 사례 중 유럽 기후적응 플랫폼(Climate- 

ADAPT)은 유럽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총 19개 부문별 

기후·비기후 영향인자, 적응 옵션 및 기후시나리오 등을 

제공하고 있다(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9). 미
국의 ARC-X는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를 지원

하는 플랫폼으로, 지역, 관심 분야(부문), 적응 계획 유형

(시작 단계, 종합적, 부문 기반)을 기준으로 사용자 맞춤

형 정보 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질, 물 관리, 폐기

물 관리, 공중 보건의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영향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다(EPA, 2021). 국내

의 CTiS는 기후기술 협력 지원을 위한 정보 포털로, 감

축, 적응, 감축/적응 융복합 분야의 45개 기술 분류체계를 

제공하며, 적응 분야는 농업/축산, 물관리, 해양/수산/연
안, 산림/육상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Kim et al., 
2018)(Table 2).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응정보에 명확히 

초점을 맞춘 분류체계는 부재하나 유관 분류체계들은 각 

부문(sector)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의 적응 플랫폼은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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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응 전략 등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국가 적

응 계획에 기반한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의 유관 정보시스템은 기후 감시, 영향평가 등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표준화된 적응정보 분류체계는 부

재하며, 기관별로 다른 정보시스템 구조와 분류체계를 사

용하고 있다. 이에 KADT와 이에 기반한 종합플랫폼 구축 

시에는 국내 적응 정책 및 계획에서의 부문 구분, 이용자 

편의성 및 활용도, 정보 표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분류체계와 플래폼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IPCC 보고서의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나 ISO 
14090과 같은 국제표준을 참조하여 정보분류체계와의 정

합성과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ISO, 2019).

2.2. 적응정보체계의 효율성 평가: 기능점수산정방법론

본 연구는 향후 KADT가 정보플랫폼의 형태로 구축되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여 국제표준기능점수

(Function Point) 산정방법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평가

하였다. 기능점수는 시스템의 규모와 복잡성을 정량적으

로 추정하는 지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

스의 양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노력을 예측하

고, 프로젝트 비용을 산정하며, 개발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Abran and Robillard, 1996). 하지

만, 지금까지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규모를 예측하거나, 효율성 평가에 한정하여 

기능점수 산정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적응대책 

수립 및 기후위험평가 등 적응 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절

차에 대해 정보체계의 관점에서 이용 효율성을 산정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ISO/IEC 기능 규모 측정(Functional Size Measurement) 

표준은 1988년 처음 제정되어 기능점수를 “기능적 사용자 

요구사항의 정량화를 통해 도출된 소프트웨어 규모”로 정

의 하였다(Fetcke et al., 1997). 이후 2007년 개정된 

ISO/IEC 14143-1:2007 표준은 기능 규모 측정의 기본 개

념과 일반적인 적용 원리를 제시였으나,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을 제공하지 않아 실무 적용 

시 별도의 상세한 방법론이 요구되었다(ISO, 2007). 따라

서 ISO/IEC 14143-1의 기능 규모 측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양한 기능점수 산정방법론이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으로 

COSMIC (Common Software Measurement International 
Consortium), Mark II Function Point Analysis, NESMA 
(Netherlands Software Metrics Association) 등이 있다

(ISO, 2004). 이 중 ISO/IEC 20926:2009 (IFPUG FPA)는 

Taxonomy Operating entity
 Inclusion of adaptation 

information/measures
Features of structure

EU 
taxonomy

European Commission
Partially included (focus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4 categories of climate risks: Chronic and acute risks for 
each category

German 
DAS

German Federal 
Government

Included 16 sectors: Adaptation strategies for each sector

TNA 
taxonomy

UNEP DTU Partnership Included  4 sectors: Technology-centered classification

Table 2. Analysis of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platform

Platform Operating entity
 Inclusion of adaptation 

information/measures
Features of structure

Climate-
ADAPT

European Environment 
Agency

Included
19 sectors: Provides climate and non-climate impact factors, 
adaptation options, and climate scenarios for each sector

ARC-X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cluded
4 main sectors: User-customized information search based on 

region, sector, and adaptation plan type

CTiS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Included
45 technology classifications in mitigation, adaptation, and 

integrated fields and 4 adaptation sectors

Table 1. Analysis of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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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규

모를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표준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기능점수를 통해 시

스템의 복잡성과 규모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ISO/IEC 20926:2009 (IFPUG FPA)는 기능점수를 사용

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 측면과 트랜잭션(Transaction) 
측면의 산정으로 구분한다(Fig. 1). 우선 데이터 기능은 업

무 절차에서 삭제, 수정, 등록 등을 통해 유지되는 내부 

논리 파일과 외부 연계 파일 등 사용자의 데이터 요구사

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의 양을 나타낸다. 반

면 트랜잭션 기능은 사용자가 요구하고 제공받는 업무 처

리에 필요한 조회, 수정, 수신, 출력, 설정, 등록 등과 같이 

사용자가 요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단위 프로

세스를 의미한다. 데이터 기능 유형은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External Interface File, EIF)과 내부 논리 파일

(Internal Logical File, ILF)으로 구성되며, 트랜잭션 기능 

유형은 외부 입력(External Input, EI), 외부 출력(External 
Output, EO), 외부 조회(External Inquiry, EQ)로 구성된다

(Fig. 1).
즉, 기능점수는 2개의 데이터 기능 유형과 3개의 트랜

잭션 기능 유형을 합산하여 산출된다. 외부 입력(EI)은 사

용자가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을, 외부 출력

(EO)은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마지막으로 외부 조회(EQ)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질의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내부 논리 파

일(ILF)은 시스템 내부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파일을,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EIF)은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데이터 파일을 지칭한다. 기능점수를 산정할 때는 

이 5가지 기본 기능 요소의 규모 산정 합계로 계산된다.
또한, 각 기능 유형은 데이터 요소(Data Element Type, 

DET), 레코드 유형(Record Element Type, RET), 파일 유

형 참조(File Type Reference, FTR) 등의 요소로 세분화되

어 복잡도를 평가하며, 이는 기능점수 산정에 반영된다. 
ILF와 EIF의 복잡도 평가 요소는 데이터 요소 유형(DET)
과 레코드 요소 유형(RET)의 수에 따라(Table 3), EI, EO, 
EQ의 복잡도 평가 요소는 데이터 요소 유형(DET)과 참조 

파일 유형(FTR)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Table 4). 이렇게 결

정된 각 유형의 복잡도는 기능점수로 산정된다(Table 5).
본 연구는 이 방법론을 적응대책 수립 업무 절차에 적

용하여 KADT 도입에 따른 효율성 향상 효과를 기존의 

적응대책 관련 보고서 작성 업무와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KADT와 적응정보 공통포맷이 구

축된 상황을 가정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절차를 

기능점수 산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재정의하고, 각 업무 

프로세스를 데이터 기능 및 트랜잭션 기능 관점에서 세분

화하여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Fig. 1. The framework and procedure of ISO/IEC 2092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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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국가 기후리스크 완결성 진단 알고리즘 보완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효율적인 이행과 과학적 근

거에 기반한 적응정보의 연계를 위해서는 국가 기후 리스

크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분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선행 연구는 국가 기후 리스크

를 ‘원인(CID, Climate Impact Driver)’, ‘지역 및 대상’, 
‘부정적 영향(피해)’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이를 상향식(Bottom-up) 및 하향식(Top-down) 분류체

계와 연결하는 ‘의사결정트리’를 제시하였다(Seo et al., 
2023). 그러나 기존의 의사결정트리는 역할 범위가 국가 

기후 리스크의 분류에 한정되었으며, 리스크에 대한 영향 

관계가 모호한 경우에 3단 분류만으로 이를 세분화하고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기

후리스크 완결성 검증 알고리즘’으로 재명명하여 역할 범

위를 확장하고, 알고리즘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고도화하

여 KADT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알고리즘

의 ‘CID 특정(Type 1)’과 ‘대상 명확화(Type 2)’ 단계를 

유지하면서, ‘영향/결과 명확화(Type 3)’와 ‘영향의 방향

성 명확화(Type 4)’ 단계를 추가하여 총 4단 구조로 확장

하였다(Fig. 2). 
개선된 4단 구조에 따라 Type 3, 4를 강화대책의 국가 

기후리스크 A11(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유실 피

해 증가) 및 F03(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피해)에도 적용

Type Sort
DET

1 ~ 5 6 ~ 19 ≤20

ILF (Internal Logical File)
EIF (External Interface File)

RET

1 Low Low Mid

2 ~ 5 Low Mid High

≤6 Mid High High

Table 4. Criteria for determining complexity of transaction function type

Type Sort
DET

1 ~ 5 6 ~ 19 ≤20

EI (External Input) FTR

0 ~ 1 Low Low Mid

2 Low Mid High

≤3 Mid High High

EO (External Output) FTR

0 ~ 1 Low Low Mid

2 ~ 3 Low Mid High

≤4 Mid High High

EQ (External Inquiry) FTR

1 Low Low Mid

2 ~ 3 Low Mid High

≤4 Mid High High

Table 5. Function points based on complexity

Function type
Complexity

Low Mid High

ILF (Internal Logical File) 7 10 15

EIF (External Interface File) 5 7 10

EI (External Input) 3 4 6

EO (External Output) 4 5 7

EQ (External Inquiry) 3 4 6

Table 3. Criteria for determining complexity of data func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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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향/결과 명확화(Type 3)’ 
단계는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증가”와 “폭우로 

인한 농경지 토양 유실 피해 증가”와 같이 하나의 리스크

에 복합적으로 내포된 영향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

분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강수량의 증가

는 홍수 피해뿐 아니라 산사태 발생 위험의 증가에도 영

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기반시설 파괴 및 인명 피

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영향의 방향성 명확화(Type 4)’ 단
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피해”와 같이 영향의 방향

성이 불분명한 리스크를 “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피해 

증가”와 같이 구체화하여 리스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

다. 이는 기후변화가 일부 지역의 강수 패턴의 변화를 초

래하여 특정 작물의 생산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
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4단계의 진단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국가 

기후리스크는 KADT의 양방향 분류체계와 더욱 유기적으

로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개선된 국가 기후리스크 완결성 검증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강화대책에 제시된 72개 국가 기

후리스크에 적용하여 118개의 세분화된 리스크를 도출하

고, 이를 KADT 세분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국가 기후리스크를 더욱 정교하게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

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알고리즘은 향후 새로운 국

가 기후리스크 정보를 KADT에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과
학적 근거 기반의 적응 정책 수립 및 이행에 필수적인 기

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후속 연구

를 통하여 알고리즘의 지속적 고도화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여 세부 유형 및 기준의 타당

성 확보, 알고리즘의 확장성 및 유연성 제고 등 보완이 필

요하다.

3.2. KADT 구조 상세화

3.2.1. 상향식 분류체계

KADT 상향식 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 요인 및 범주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영향인자(Climate Impact Drivers, CID)를 기반으로 

하며, 국내 기후위기 적응정보와의 호환성 및 활용성을 

Fig. 2. The completeness diagnostic algorithm of national climate risk with 4 type(ambiguous CID, multiple 

targets, variables factor, variables direction).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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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IPCC AR6의 CID 구조 및 기상청(KMA)의 기상현상 

분류를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최적화된 5개 유형

(Types)-14개 소유형(mid-Type)-29개 범주(Categories) 체

계를 시스템 코드와 함께 제안하였다(Table 6). 
구체적으로, 기존 CID의 “강수/건조” 유형은 “강수”와 

“건조” 2개의 유형으로 분리하고, “눈/얼음”은 “강수” 유

형의 소유형으로 재분류하여 분류체계의 논리성을 강화

하였다. 또한, 강화대책 분석 과정에서 “기후위기” 또는 

“극한기상”과 같이 모호하게 표현된 CID를 명확하게 표

현하기 위해 “오류-CID 특정 필요” 범주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 기후리스크 완결성 진단 알고

리즘”은 모호한 CID 표현을 구체적인 CID로 특정하여 분

류체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강화대책의 리스크 중 하나인 E05(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보호종 서식지 감소) 리스크는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극한 기온” 등 구체적인 

CID로 세분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KADT 상향식 

분류구조는 국내 기후영향요인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IPCC AR6의 CID를 기반으로 국제적 호환성을 확보하여 

향후 국내·외 적응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에 실질적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ID Type
CID categories

Category 1 Category 2 Code

Precipitation
(P)

Precipitation (PR) Precipitation change PRCN

Rainfall (RN)

Increase in rainy days IRND

Change in rainfall pattern CRNP

Heavy rain HVRN

Dryness (DR) Drought DRGT

Snow/Ice (SI)

Frost FRST

Hail HAIL

Heavy snowfall HVSN

Temperature
(T)

Temperature change (TC)
Temperature change TPCN

Diurnal range DIRG

High temperature (HT)

Temperature increase TPIC

Tropical night TRNT

Abnormally high temperature HTMP

Heat wave HWAV

Low temperature (LT)
Abnormally low temperature LTMP

Cold wave CWAV

Atmosphere
(A)

Atmospheric phenomena (AT)
Strong wind STWD

Typhoon TYPN

Air pollution (AP) Air pollution ARPL

Wind (WD)
Wind speed WNSP

Wind direction WNDI

Humidity (HM) Humidity HUMI

Marine
(M)

Marine phenomena (MP)
Wave WAVE

Surge SRGE

Marine environment (ME)

Mean sea level rise SLVR

Sea surface temperature rise STPR

Abnormally sea surface temperature ASTP

Ocean acidification OACD

Error Error CID specification required -

Table 6. The bottom-up classification of KADT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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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lass
(code)

Middle class
(code)

Low class

Index Code

Scientifically based 
information

(SCI)

Water environment (W)

Water quantity WQUAN

Water quality WQUAL

River facilities RIVFC

Ecosystem (E)

Freshwater ecosystem FWECO

Island ecosystem ISECO

Terrestrial ecosystem TSECO

Integrated ecosystem INTEC

Marine ecosystem MRECO

Endangered/Protected species PRTCS

Forest (F)

Forest stream FSTRM

Forest pests and diseases FRPND

Forest ecosystem FRECO

Forest disasters FRDST

Forest products FRPRD

Land, transport (L)

Transportation TRNSP

Facilities FACIL

Residential areas RESAR

Vulnerable areas VULAR

Agriculture, food 
& rural (A)

Agricultural water facility AGWFC

Agricultural environment AGENV

Agricultural and livestock facility AGLFC

Pests and diseases PSTDS

Productivity PRDCT

Oceans & fisheries (O)

Fisheries resources FIRSS

Coastal erosion and sedimentation CSENS

Inundation and flooding FLOOD

Coastal water management CWMNG

Coastal facilities CSTFC

Health & welfare (H)

Infectious diseases INFDS

Zoonotic diseases ZOODS

Kidney diseases KIDDS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CARDS

Heat and cold-related diseases HNCDS

Mental disorders MENDS

Respiratory and allergic diseases READS

Industries (I)

Electricity facilities ELEFC

Industry INDST

Energy usage ENUSE

Trade TRADE

Common application (C) Climate scenarios CLISC

Table 7. The Top-down classification of KADT SCI category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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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하향식 분류체계

KADT 하향식 분류체계는 정책결정자 및 적응대책 담

당자 등의 활용 편의를 고려하여 국가 기후위기 리스크 

기반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의 계층적 구조를 통

해 방대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지

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KADT 하향식 분류체계를 기

반으로 SCI, SOL, PEV 각 분류체계 별 개선을 진행하였

다. 첫째, 대분류 SCI의 기존 22개의 소분류 항목은 기후

위기 리스크 관리 대상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총 40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이에 따라 물환경(3개), 생

태계(6개), 산림(5개), 국토·교통(4개), 농업·축산·식품(5
개), 해양·수산(5개), 보건·복지(7개), 산업(4개), 공통 활용

(1개)의 소분류 항목에 시스템 코드를 부여하여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관련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연계 

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7). 
이에 따르면 “국가 기후위기 리스크 완결성 진단 알고

리즘”을 통해 도출된 118개의 기후위기 리스크는 각 리스

크의 관리 대상을 중점으로 40개의 소분류 항목에 매칭시

킬 수 있다. 둘째, 대분류 SOL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강화 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 제시되는 226개 과제

를 KADT의 9개 중분류 체계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기존 

강화대책의 4대 정책을 소분류 항목 수준에 그대로 활용

하면 중복 사업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1) 과
학기반 관리, 2) 안전체계 관리, 3) 인프라 관리, 4) 거버넌

스 관리의 4가지 소분류 항목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를 모든 중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총 36개의 상세 

항목이 도출되며, 최종적으로 226개의 과제와 연결된다

(Table 8). 
마지막으로 대분류 PEV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목

록’ 8,374건을 토대로 소분류 체계를 마련하였다. 각 지방 

적응 대책을 KADT 중분류에 자동으로 할당하기 위한 분

류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등 일부 지방 적응 대책 부문의 경우 KADT 중분류 항목

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 부문 내 세부 대책을 검토하여 수

동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에 PEV의 소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12개 

항목(적응정보 생산관리, 재해예방 및 대응, 정책&계획 

수립 및 활용, 시설관리 정책, 자연환경 관리 정책, 연구개

발, 건강 관리 정책, 병충해 관리 정책, 교육&홍보 정책, 
기후위기 적응 지원사업, 기후위기 적응 환경조성, 미분

류)을 정의하고, 이를 PEV의 모든 중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총 108개의 세부 항목이 도출되며, 8,374개의 

적응대책 목록과 최종적으로 연결된다(Table 9).
다만 이러한 수동적 분류과정은 향후 Random Forest, 

Naive Bayes Classification 등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미분류 항목을 최소화하고 분류 작업의 효율

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Sokolova 
and Lapalme, 2009).

3.3. 적응정보 공통포맷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KADT와 연계된 국가 

기후리스크 평가 체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리 공

간 데이터, 기후 관련 피해 통계, 그리고 관련 관측 및 예

측 모델에 관한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

구에서 제시된 KADT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실제 적응

정보를 표준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적응정보 공통포맷(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KADT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코드화 및 표준화를 통해 

High class
(code)

Middle class
(code)

Low class

Adaptation solutions·options
(SOL)

Water environment (W)
Ecosystem (E)

Forest (F)
Land, transport (L)

Agriculture, food & rural (A)
Oceans & fisheries (O)
Health & welfare (H)

Industries (I)
Common application (C)

Science-based management

Safety system management

Infrastructure management

Governance management

Table 8. The Top-down classification of KADT SOL category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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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및 부처별로 산재된 정보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KADT
의 특징을 바탕으로, 특정 코드 및 지역별 맞춤형 적응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응정보 공통포맷(안)의 구성 방향

을 제시하였다(Table 10).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적응정보 공통포맷은 KADT의 

세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시스템 코드를 구성하고, 각 

코드에 해당하는 지리 공간정보, 기후 관련 피해 통계, 관

Table 9. The Top-down classification of KADT PEV category (Suggestion)

High class
(code)

Middle class
(code)

Low class

Policy evaluation·governance
(PEV)

Water environment (W)
Ecosystem (E)

Forest (F)
Land, transport (L)

Agriculture, food & rural (A)
Oceans & fisheries (O)
Health & welfare (H)

Industries (I)
Common application (C)

Adaptation information production management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y & plan establishment

Facility management policy

Natural environment management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Health management policy

Pest management policy

Education & public relations policy

Climate adaptation support project

Climate adaptation environment creation

Unclassified

Table 10. The framework of adaptation information standard format (Suggestion)

Code 1. Spatial·temporal data
2. Observation·prediction 

data
3. Law·reports nth column

SCIWWQUAN01_PRN
HVRN

Seoul, Gangnamgu
1 km×1 km
year.mm.dd

- Flood damage
- Precipitation

- Embankment installation 
standards

- Adaptation measured 
reports

Offer as self-internal 
data & Linked data

(open API)

SCIEFWECO01
_PDRDRGT

- Spatial data
- Temporal data
- Resolution
- Population

- Damage history
- Observation data
- Prediction data
- Numerical model input 

data

- Reduction tech. manual
- Policy implementation
-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 Framework Act Law

SCIFFSTRM01
_PDRDRGT

SCIAAGWFC01
_PDRDRGT

SCILRESAR01
_PRNHVRN

SCIHINFDS01
_THTTPIC

SOLWSCIMG11
_PRNHVRN

PEVWDPVNM01_PRN
HVRN

mth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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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및 예측 데이터, 적응 해법 및 정책 정보 등을 연계하

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환경부 내부 자원뿐만 아

니라 다른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응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적응정

보 공통포맷(안)은 추후 연구 및 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

을 수 있는 정보의 형태를 고려하여 수집하는 정보의 항

목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렇게 구축된 적응정보 공통포맷의 구조는 KADT의 

양방향 분류체계에 내재된 국가 기후리스크 및 CID와 연

계되어, 공간정보 및 적응정보의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다양한 해석 관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4. KADT 효율성 평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보고서 작성은 방대한 

데이터 검색 및 분석 작업으로 인해 상당한 복잡성을 수

반하며, 여러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에

서 어려움을 자주 겪을 수 있다. 특히, 데이터 관리 또는 

공유 체계가 없으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의 비효율

성,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의 부재, 기관 간 협력 부족 등

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Climate Change Committee, 
2021; Patt et al., 2005). 국내 역시 데이터 관리의 책임이 

주로 지자체에 집중되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능점수 산정방법론을 활용하여 KADT와 공통포맷 기반

으로 향후 구축되는 종합플랫폼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 수립 보고서(이하 ‘적응대책 보고서’) 작성관련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끼치게 될 영향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제 2차 강남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보고서를 대상으로 KADT 중분류 중 “물환경”에 부문에 

초점을 맞춰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Gangnam-gu Office, 
2019). 본연구에서 제안하는 효율성 정량화 방법은 기존

의 기능점수산정방법론이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적용한 

사례와는 다르게, KADT 기반 플랫폼 환경에서 데이터 처

리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사전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존의 적응대책 보고서 작성 절차는 크게 세 가지 작

업으로 분류된다. 첫째, “해당 정보가 있는 사이트에 접속

하여 조회된 데이터를 내려받아 가공하는 작업”은 외부 

조회(External Query, EQ)와 내부 논리 파일(Internal 
Logical File, ILF) 기능 유형으로 구성되며, 외부 시스템

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작업 특성상 복잡도는 

쉬움(3 DETs, 1 FTR)에서 중간(4-15 DETs, 1-2 FTRs)으
로 분석되었고, 평균 총 15회가 수행되었다. 둘째, “사이

트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내려받아 보고서 내에 있는 정보 

및 데이터 추출” 작업 또한 외부 시스템 접근 및 정보 추

출 작업으로, 외부 조회(EQ)와 외부 입력(External Input, 
EI) 기능 유형으로 구성되며, 복잡도는 쉬움(3 DETs, 1 
FTR)에서 중간(4-15 DETs, 1-2 FTRs)으로 분석되었고, 
평균 총 18회가 수행되었다. 셋째,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

델을 구동하여 결과 도출” 작업은 외부 출력(External 
Output, EO) 기능 유형으로 구성되며 (DET, RET, FTR 
숫자 및 근거 명시 필요), 외부 시스템의 모델 실행 및 결

과 확인 작업 특성상 복잡도는 쉬움(3 DETs, 1 FTR)에서 

중간(4-15 DETs, 1-2 FTRs)으로 분석되었고, 평균 총 2회

가 수행되었다. 각 작업의 기능점수를 합산한 결과, 기존 

방식의 총 기능점수는 최소 266점에서 최대 364점으로 산

정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업무 예상 소요 시간도 함

께 추정하였다. 다만, 기능점수와 달리, ISO/IEC 
20926:2009에서는 소요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명시되

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복잡도 별 소요 시간을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이때, 복잡도 별 소요 시간은 특정

한 시간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시간 범위로 설정하였

다. 예상 소요 시간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각 절차의 기능유형 복잡도에 따른 소요 시간 × 각 절

차를 실행하는 횟수     (1)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3가지의 절차에 따라 기

존의 적응대책 보고서 작성 방식의 소요 시간을 산정해 본 

결과 최소 68시간에서 최대 272시간이 도출되었다. 대한

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일반근로자의 하루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 날짜를 계산하면 최소 8.5
일에서 최대 3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Fig. 3).

반면, KADT가 도입된 이후 예상되는 업무 절차는 다

음과 같다. 첫째, “KADT 내 하향식 분류체계의 SCI, 
SOL, PEV 대분류에서 해당하는 세분류 조회” 작업은 외

부 조회(EQ) 기능 유형으로, KADT 시스템 내부 데이터 

조회 작업으로 복잡도는 낮음(3 DETs, 1 FTR)으로 분석

되며, 약 6회에서 9회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상
향식 분류체계에서 연결된 CID 조회” 작업 역시 외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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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EQ) 기능 유형으로, KADT 시스템 내부 데이터 조회 

작업으로 복잡도는 낮음(3 DETs, 1 FTR)으로 산정되며, 
약 3회 수행될 것으로 산정하였다. 셋째, “공통포맷에서 

특정 지역의 피해 현황, 관측 데이터, 예측 데이터, 기후 

데이터를 링크된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데이터 조회 및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 조회” 작업은 외부 조회(EQ)와 내

부 논리 파일(ILF) 기능 유형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연동 

및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복잡도는 각각 중간 ~ 높음(4-6 
DETs), (10-15 DETs)으로 간주하고, 약 6회에서 9회 수행

될 것으로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KADT 방식의 총 기능

점수는 최소 120점에서 최대 240점으로 산정되었으며, 예
상 소요 시간은 최소 27시간에서 최대 78시간이 도출되었

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 날짜를 계산하면 최소 약 3.5일에

서 최대 약 9.7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Fig. 3). 
결과적으로, KADT 도입 후 업무 효율은 기존 방식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120%까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 소요 업무시간은 약 5일 ~ 2주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KADT를 통해 적응대책 보고

서 작성 업무의 복잡도를 낮추고 유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토의

본 연구는 적응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의사결정트리를 국가 기

후리스크 완결성 진단 알고리즘으로 보완하고 KADT의 

구조를 개선하였다. 또한, KADT와 연계되는 적응정보 공

통포맷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기능점수 산정방법

론을 적용하여 KADT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여

기에는 몇 가지의 개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첫째, KADT의 양방향 분류체계는 적응정보를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구현하거

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측면

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KADT에 따라 부처

별 관측 및 예측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유

무 및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추후 KADT 기
반의 종합플랫폼 구축 시, 운영 및 유지보수, 데이터 원본 

제공 및 업데이트 빈도 등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가 요구된

다. 따라서, KADT에 기반한 정보관리체계(종합플랫폼)의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

정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평가하고, 그 외에도 발생할 

Fig. 3. The framework and function points calculation process of each work procedure



서도현 · 오윤영 · 유영재 ･ 진형아 ･ 전성우 ･ 정시원 ･ 장유진 ･ 김지연 ･ 노순아 ･ 백지원 ･ 유명수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4, Vol. 15, No. 5-2

828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

해서 개선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를 중심으로 10개의 적응정보 생

산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국가 기후위기 적

응연구 협의체”를 중심으로 향후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지

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둘째, 적응정보 공통포맷은 아

직 개발 단계로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며, 국제

적 호환성 등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적응정보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협력도 중요하므로, 개발 초기 단계부

터 국제표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IPCC, 
2014).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표준(KS) 및 국제표

준(ISO)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범용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기능점수산정방법론에 기반하여 적응 대책 

업무의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던 과정 또한 

KADT의 완성과 더불어 개선할 것이다. 현재까지 기능점

수산정방법론은 국내외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품

질 향상 등에 제한적으로만 활용되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국가의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 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등 업무 절차 전반을 정량화하고 효율성을 평

가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후

위기 적응대책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기존의 소프트웨

어 개발 프로젝트와 달리 명확한 기능적 요구사항이나 표

준화된 업무 절차가 없어 기능점수산정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KADT에 기반하

여 관련 업무 절차를 데이터 기능 및 트랜잭션 기능 관점

에서 정량화하고 기능점수를 산정하였다. 이는 향후 

KADT 기반의 종합플랫폼과 이와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

축 시 경제적 활용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를 제

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산

정한 각 업무의 기능점수 및 예상소요시간은 적응대책 보

고서 작성 업무 중 “물환경” 부문의 분석 업무에만 한정한 

것으로, 향후 산림, 생태계, 농업 등 전 부문을 확대하고, 
정보 분석과 편집 등과 같이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효율성

을 평가하는 방식도 새롭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정하였던 업무 소요 시간은 수행자의 숙련

도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KADT와 이에 기반한 종

합플랫폼이 완성되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업무 절차를 좀 

더 정량적으로 재구성하고 작업자의 숙련도별 업무 효율

성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기능점수를 재산정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산정 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기능점

수 및 소요 시간 산정 방법이 보완 된다면, 종합플랫폼뿐

만 아니라 유관 정보시스템들을 활용한 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하거나, 개발·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수립의 

정량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

미 배출된 온실가스의 누적 효과로 인해 기후변화 및 그

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IPCC, 2021). 
이에 따라 현재는 탄소 감축과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신뢰가 확보된 적응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다(IPCC, 2022).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KADT 구조를 세

분화하고, “국가 기후리스크 완결성 진단 알고리즘”과 

“적응정보 공통포맷” 등을 보완하였다. 또한, 기능점수산

정방법론(ISO/IEC 20926:2009 (IFPUG FPA))을 활용하여 

KADT 기반의 적응대책 수립 업무의 효율성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적응대책 보

고서 작성 업무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국가 

기후리스크 완결성 진단 알고리즘”은 KADT의 양방향식 

분류체계를 통해 국가 기후리스크의 완결성을 평가하거

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

는 데 특히 유용하다. KADT의 상향식 분류구조는 IPCC 
AR6에서 제시하고 있는 CID와 기상청(KMA)의 기상현

상 분류를 융합하고 목록을 세분화하는 개선 작업을 수행

하여 호환성을 높였다. 또한 하향식 분류구조는 3대 분류

(SCI, SOL, PEV)와 9중 분류(물환경, 생태계, 산림, 국토·
교통, 농업·축산·식품, 해양·수산, 보건·복지, 산업, 공통 

활용)로 구성하였으며, 부문별 중점 관리 대상 지역과 항

목들이 잘 매칭될 수 있도록 소분류 이하 분류구조를 각

각 40/118(SCI) - 4/36(SOL) - 12/108(PEV)로 구체화하였

다. 또한 KADT와 연계되는 적응정보 공통포맷은 국가 기

후리스크, 적응 대책 등 핵심 정보들과 쉽게 연계되고, 메
타데이터, 시공간 정보, 데이터 출처 등을 포함하여 정보

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제시

하였다. 최종적으로 KADT와 적응정보 공통포맷이 종합

플랫폼 형태로 구축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기존 적응대책

을 수립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절차를 단계별로 구조화하

고, 기능점수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KADT기반 종합플랫폼의 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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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업무 관련 기능점수는 최소 120점에서 최대 240점

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수동방식(최소 266점, 
최대 364점) 대비 50%에서 최대 120% 이상(5일∼2주일)
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

과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

축하는 데에 기반이 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

해 국내뿐 아니라 적응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

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ADT는 국내 환

경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CID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개선을 통해 국제표준 분류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이 매우 높다. 아울러 KADT를 포함한 국가 기후위기 적

응정보 종합플랫폼이 구현되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게 

된다면, 국내의 적응 관련 정책뿐 아니라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등을 통해 향후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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