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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공메타버스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며 일부 서비스는 조기 종료

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한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외부 환경을 분석

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PEST-SWOT-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새로운 경제 생태계 창출(OE), 사회적 수

용성 증대(SS), 융합 기술 발전 기회 활용(OT)이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 기술 표준화 확보, 
보안 체계 강화, 공공성과 경제성의 균형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메타버스가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디지

털 전환을 넘어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blic metaverse has been increasingly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its performance has often fallen short of 
expectations, with some services being prematurely discontinued due to inherent limitations. This study aims to suppor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ublic metaverse as an innovation platform by analyzing it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and 
identifying strategic priorities through a PEST-SWOT-AHP analysis. 

The analysis identified key factor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economic ecosystem (OE), the enhancement of social 
acceptance (SS), and the uti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technological convergence (OT). Based on these findings, four strategic 
directions were proposed: creating economic value within the platform, achieving technological standardization, strengthening 
security systems, and balancing public interest with economic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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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메타버스는 최근 수년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

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메타버스를 통해 경제, 문화, 교육, 공공 서비스 등 현실 세계

의 활동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신기술 기반 공공 서비스 제공 차원에

서 교육·전시·회의·관광(축제) 등에 메타버스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공분야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단순 공간 구현에 그

쳐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1]. 

2023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메타버스 

사업 예산 및 사업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

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 

총 1,0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2].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메타버스 기반의 공공 

서비스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용자 참여도와 콘텐

츠 부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실패로 평가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기대를 모았던 ‘메타버스 서울’은 세계 최초 공

공메타버스 플랫폼을 표방하며 2022년에는 '타임지 최고의 

발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5개년 3단계 계획으로 도입-

확장-정착으로 경제, 교육, 문화관광, 소통, 도시, 행정 전반

을 아우르는 메타버스 도시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초기 기대

와 달리 시민의 흥미와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성과가 미비하

였고, 하루 방문자 273명, 일 평균 다운로드 건수 역시 100건

을 넘기지 못했다. “공공메타버스에 시민 세금 20억 썼다”, 

“재미도 의미도 없고 돈도 벌 수 없는 공간 누가 머무나”는 

혹평을 받기도 하였다[3]. 이러한 실패는 공공메타버스 운영

이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를 넘어 공공성에 부합하는 운영 

전략과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위에서 언급한 메타버스 서울은 이용자 부족과 유지비용 

등 이유로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인 5개년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한 채 2024년 10월 종료되었는데, 서비스 시작 후 종료까지 

55억이 투입되었다. 신사업 특성상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함

에도 서비스 1년 9개월 만에 조기 종료가 결정되면서 서울시

가 단기성과에만 치중해 근시안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4]. 비단 메타버스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 메타버스도 콘텐츠의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고 있어 

이용자 수가 급감하는 등 공공메타버스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시행 준비가 미흡할 경우 안정적인 정책집

행 및 제도안착을 막고 뒤늦은 정책수정 및 유예·철회로까지 

이어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5]. 즉 공공메타버스의 성공적 운영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

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의 급속한 확산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

가로 메타버스 관련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그

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 인

터페이스 설계, 기술 구현 방식 등 미시적 관점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특히 공공메타버스 관련 연구는 개별 서비스의 구

축 사례나 활용 방안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어, 공공메타버스

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이나 전략적 방향

성을 제시하는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뢰 구축과 선진적인 공공메타

버스 구현을 위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 분석과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분석을 

통해 공공메타버스의 내·외부 환경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전략적 우

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공공메타버

스 운영의 실질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

을 제시하며,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구체

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검토

2-1 공공메타버스

본 연구는 공공메타버스와 공공 플랫폼의 발전 방향, 공공 

가치 창출 이론을 아우르는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 틀을 구

축하였다. 문헌조사는 최신성을 유지하며, 동료 검토를 거친 

학술 논문과 정책 보고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자료 

선정 기준으로는 공공메타버스 활성화와 관련된 이론적 기여 

가능성, 거버넌스 체계와 공공 가치 창출의 학술적 신뢰성, 그

리고 플랫폼 정책과의 연관성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연구의 분석 항

목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검토는 공공

메타버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 전략 방

안의 설계를 위한 학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특히, 문헌조사

를 통해 도출된 핵심 개념과 요인은 이후 연구 설계와 AHP 

분석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메타버스는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

한 세계 또는 새로운 가상 세계를 의미하며, 3차원의 가상공

간을 지칭한다[6]. 공공메타버스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내린 

연구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메타버스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3차원 가상공간 플랫폼 또는 월드맵(World 

Map)”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 

시민 소통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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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메타버스 환경으로, 이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상호작

용하며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이나 가상공간을 지칭한다.

현재 메타버스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

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2024년 8월 가상융합산업진

흥법(메타버스산업진흥법) 시행을 기점으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동법에 근거하여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5-2027)’ 수립에 착수하는 등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

성과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공공메타버스는 플랫폼 구축 방식과 콘텐츠 역할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플랫폼 구축 방식에 따

른 분류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 경우와 제페토, 이

프랜드 등 기존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월드맵을 

구현한 경우로 나뉜다.　자체 플랫폼 구축 사례를 살펴보면, 

‘메타버스 서울’은 비대면 공공 업무 및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

고, 서울광장과 DDP 등 주요 랜드마크를 미러월드로 구현하

였다. 경상북도의 ‘메타포트’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면세점, 경북도청 등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자유특

구 계획 수립과 메타버스 영화제 등 온라인 문화행사도 운영

하고 있다. ‘안산 메타시티’는 시정 홍보와 시화호 등 지역 관

광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며, '메타버스 전남'은 여수, 순천, 

진도 등 3개 지역의 6개 관광명소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

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반면, 기존 상용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로는 경찰청의 다양

한 시도가 주목할 만하다. 경찰청 산하 기관들은 네이버 제페

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 경찰서를 구현했는데, 남양주북부

경찰서, 대구경찰청, 경찰대학 등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온라

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소통 및 상담 프

로그램을 제공하며 새로운 형태의 치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공공메타버스는 콘텐츠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표 1

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7]. 첫째, 교육 

및 문화 메타버스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 기관이 

전시회, 문화 이벤트, 역사 교육을 제공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둘째, 정부 및 정책 관련 메타버스는 공공기관의 정

책 토론, 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위한 사회적 소통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협업 및 업무 관련 메타버스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내 업무 협업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 환

경으로 활용된다. 넷째, 시민 참여 및 서비스 제공 메타버스는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

여적 플랫폼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관광 메타버스

는 지역의 관광 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환경을 제공한다.

이 중 지자체 관광 및 축제 메타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

다. 비대면 축제 개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한 체험행

사의 개발 및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의 발굴을 통해 관광객들이 주변에 긍정적인 추

천이나 지역 관광지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다[8]. 메타버스

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축제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하

고 이에 따라 가치사슬 구축 또한 가능하다. 그렇기에 산업 

간의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원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9]. 이러한 비대면 지역 축제가 참가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되었지만 온라인 방

식을 이용한 축제 프로그램은 현재로써는 분명 한계가 존재

한다[10]. 지자체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정적 인식을 극복

하기 위한 수단으로 높은 화제성과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라는 지자체의 홍보나 토론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메타버스의 공간구성은 대중의 신뢰도가 높은 공공 디자인적 

성격이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11].

표 1. 콘텐츠 역할에 따른 공공메타버스 유형 분류

Table 1. Public metaverse classification by contents
　 Description Characteristics

Education and 
Cultural 

Metaverse

Virtual metaverse spaces 
utilized by cultural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libraries, 
and art galleries to provide 
exhibitions, cultural events, 

and historical education

Cultural Value

Government 
and Policy 
Metaverse

Metaverse environments for 
public institutions to conduct 
policy discussions, meeting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Social Value

Collaboration 
and Work 
Metaverse

Metaverse environments 
designed to enhance work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within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Collaborative 
Value

Citizen 
Engagement 
and Service 
Metaverse

Metaverse environments for 
strengthening interaction with 
citizens and providing public 

service

Participatory 
Value

Local 
Government 

Tourism 
Metaverse

Metaverse environments for 
experiencing local tourism 

and regional cultural contents

Experiential 
Value

 

2-2 공공 가치 창출 이론(Public Value Theory)

 

공공 가치 창출 이론은 Mark Moore가 주장한 이론으로 

공공기관의 목적이 단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

다고 본다. 이 이론은 공공 서비스에서의 가치는 단순히 조직

의 효율성이 아니라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의 요구

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 위 이론을 기반으로 여러 사회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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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공공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는데, 민간 부문의 관

리 기법과 효율성을 공공에 도입해 성과를 높이려는 신공공

관리(NPM)와 공공행정에서 시민 참여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공공서비스(NPS) 이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공공 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공공

메타버스는 공공 서비스의 목적을 주로 하므로 일반 메타버

스와는 다른 여러 특성이 있다. 

첫째,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 서비스의 핵심은 모

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전략을 세우고 포괄

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공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13].

둘째, 영리성을 갖지 않으며 공익성, 사회적 가치가 필요하

다. Denhardt & Denhardt는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2003)”에서 공공행정의 목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

해 맞추어야 한다고 하며, 공무원의 역할은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시민과 협력하며 봉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셋째, 정책 및 제도적 가치를 선도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다른 주체들이 사회 

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공공기

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15]. 또한 메타버스 플

랫폼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법 이슈 발생이 높기에 법

제도적 쟁점 검토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안하였다[16].

공공메타버스는 기술적 발전 외에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공-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가치 창출 이론을 적용하여 공공메타버스를 운영함으로

써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신뢰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공공메타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

메타버스는 이율 창출을 위한 민간 플랫폼과는 그 목적을 달

리하며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3 공공 플랫폼 방향성 연구 

공공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성공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

다. 국가의 정책이나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연

구방법으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이 있으며, 정책 또는 전략의 주요 요인 간의 상대

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7]. 공공메타버스 거버넌스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LDA 기반 토픽 모델링으로 주제어를 선정하고, 그 주제어를 

AHP 모델에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였다

[18]. AHP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확

산을 위한 정책 우선 과제를 도출하기도 하였다[19]. 안전보

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분석기법의 하나인 SWOT/AHP를 이용하였다

[20]. 핵융합 연구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위해 PEST -SWOT-AHP 분석을 시행하여 우선순

위를 도출하였다[21]. 이러한 분석적 계층화 과정을 활용한 

연구는 경영학, 행정학, 정책학 등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

며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17].

공공메타버스 운영에서 SWOT과 PEST 분석을 통합하면, 

공공기관이 직면한 내·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내

적 강점을 외적 기회와 연결하거나 약점을 외부 위협 요인과 

비교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효과적 경영전략 수립에 사용되는 SWOT 분석과 

환경 조성과 시사점을 찾는 데 주로 활용되는 PEST 분석 및 

계층화 과정인 AHP 분석을 통해 공공메타버스 활성화를 위

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PEST-SWOT-AHP

PEST 분석은 1967년 프랜시스 J. 아길라(Francis J. 

Aguilar)의 저서 Scanning the Business Environment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기업이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

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 잡아왔다. PEST 분석은 거시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평가하는 모델로, 전략적 목

적을 가진 분야를 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

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요인으로 분류하여 객

관화하는 방법이다[22],[23]. PEST- SWOT는 PEST 분류 

기준을 다시 내외부 환경 분석 기준인 SWOT와 연계하는 것

으로, PEST 요인을 SWOT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

하고, 다시 긍정·부정 요인으로 나눔으로써 환경을 보다 세분

화하여 분석하고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이다[17],[24].

SWOT 분석은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의 기회와 위험 

요소를 대응하여 네 가지 유형의 전략을 도출하여 목표를 제

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17],[25]. 하지만 SWOT 분석

을 통해 도출된 전략은 각 요인의 효율성, 중요성, 그리고 우

선순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HP 분석을 결합하여 SWOT 

요인의 정량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SWOT- 

AHP 분석이다[17],[26].

SWOT 방법론이 전략 수립 단계에서 내외부 환경 분석에 

따른 논리적인 전략 대안 도출에 유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

나 SWOT 분석이 환경 분석에 대한 목록 정리 수준의 제시나 

정성적 분석에 그치기 때문에 도출된 SWOT 요인에 대한 가

치판단 등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각(Kajanus et 

al., 2004)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Kurttila et al.(2000), Kangas et al.(2001)이 SWOT-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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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즉 도

출된 SWOT 요인에 대하여 AHP 방법론으로 정량적 우선순

위를 평가함으로써 앞서 언급된 SWOT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AHP의 특장점인 정량성을 강화한 것이다.

3-2 조사 및 분석 방법

1단계에서는 공공메타버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기존의 학술 연구, 정책 보고서, 그리

고 언론 기사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경제적, 사회

적, 기술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메타버스

의 핵심 구성 요소를 정의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 재직자, 대학교수와 연구원, 국내 대기업에서 메타

버스 신사업 담당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메타버스 플랫폼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문헌조사에서 도출

된 초기 요인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공메타버스 활성화의 주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

무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2단계에서는 PEST 분석을 기반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기술적 요인으로 분류된 메타버스 활성화 요인을 SWOT 

분석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내부적이고 긍정

적인 요인은 ‘강점(Strength)’, 내부적이지만 부정적인 요인

은 ‘약점(Weakness)’, 외부적이며 긍정적인 요인은 ‘기회

(Opportunity)’, 외부적이고 부정적인 요인은 ‘위협(Threat)’

으로 명확히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PEST 요인은 

SWOT 요소에 따라 다시 세분되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기

술적 관점에서 총 16가지 세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세

분화 과정은 메타버스 활성화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종합

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체

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기여하였다.

3단계는 공공메타버스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대상자

는 남자 16명, 여자 13명으로 구성되었고 소속 기관 기준으

로는 공공기관 7명, 메타버스 산업계 11명, 학계 11명을 대

상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는 20대 9명, 30대 9명, 40대 11

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29명의 설문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을 검토하였다. CR이 0.2보다 큰 1

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8개의 유효 응답을 확보

하여 이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

석을 수행하였다. AHP 분석기법을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 유

효 응답자의 수는 일반적으로 5명에서 36명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분석의 목적과 응답자의 전문성에 따라 결정

된다[17],[18],[20],[21]. 본 연구에서는 총 28명의 유효 

응답자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표본 크

기 범위 내에 속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적합한 수

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응답자 모두가 메타버스 및 공공 플랫

폼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표

본 크기는 학술적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연구 목적에 부합하

는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 

4단계에서는 쌍대비교 설문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

석 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 상위 요

인인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간의 상대적 중요도

를 평가하여 상위 요인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 과정은 공

공메타버스 활성화 요인에 대한 거시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둘째, 상위 요인 각각에 포함된 정

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이라는 네 가지 하위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하위 요인

들이 공공메타버스 활성화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평가하

였다. 셋째, 상위 요인의 가중치를 하위 요인에 반영하여 16개 

하위 요인의 복합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 복합 가중치는 공

공메타버스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요인을 통합적으

로 평가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도출된 결과는 공공메타버스 활성화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5단계에서는 AHP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가장 높은 중요

도를 가진 요인을 중심으로 SWOT Mix 전략을 설계하였다. 

전략 설계는 강점(Strengths)과 기회(Opportunities)를 극대

화하고 약점(Weaknesses)과 위협(Threats)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과 전략 수립 과정은 연

구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공메타버스 활성

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

여하였다. 특히, 도출된 전략은 이론적 타당성과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모두 갖춘 결과로, 공공메타버스 정책 수립과 실행

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Ⅳ. 연구결과

4-1 PEST-SWOT 연계 요인 도출 결과

공공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PEST 기준으로 분류

하고, 분류한 요인을 내부․외부요인과 긍정․부정요인으로 구분

하여 SWOT 분석을 하여 표 2, 표 3과 같이 16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내부요인 분석에서는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 주도의 

메타버스 시범사업 추진이 시장의 공정성과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는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공공메타버스의 초기 환

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관련 법제

도와 규제 체계의 미흡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장기적 안정성

을 저해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혁신 서비스와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약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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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Strength (+) Weakness (-)

P
(SP)Government-led pilot 

projects
(WP)Lack of regulation 

and legal systems

E
(SE)Excellent domestic IT 

infrastructure
(WE)High initial 

construction costs

S
(SS)High acceptance of 

new technologies
(WS)Concerns about 

digital divide

T
(ST)Activ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WT)Lack of technology 
standardization

표 2. PEST-SWOT 내부요인 도출

Table 2. Derivation of PEST-SWOT internal factors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하드웨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메타버스 구축의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초기 구축 

비용이 상당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은 공공메타

버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자원 배분과 예산 확보에 있

어 주요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의 

성장이 기술 수용도가 높은 소비층을 확대하며, 이는 공공메

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여전히 존재

하며, 고령층, 저소득층, 디지털 소외 계층이 메타버스 서비스

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공공 서비스의 형평성과 보편적 접근

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메타

버스 기술을 기존 공공 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융합하고, 모든 

계층이 기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및 장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사회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가상현실/증

강현실(VR/AR)과 같은 혁신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는 점은 공공메타버스 활성화에 있어 큰 기회로 작용한다. 이

러한 기술들은 메타버스 환경의 구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

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특히, 통신 속도의 향상과 몰입형 콘텐츠 

기술 발전은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기술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부족이 메타버스 

생태계의 확장성을 제한하는 주요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은 각기 다름 기술 스택과 데이터 구조를 기

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플랫폼에서 생성된 3D 

객체나 아바타가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이는 메

타버스의 확장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다. 공공메타버스 분야에서는 표준화 부족으로 인해 플랫폼 

간 호환성 제한, 중복 개발로 인한 비용 증가, 보안과 개인정

보 보호 문제, 정책 수립의 일관성 결여, 글로벌 확장성 제한 

등의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핵심 기술 경쟁력의 부족과 

숙련된 전문 인력의 제한적인 확보는 기술적 발전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약점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

표 3. PEST-SWOT 외부요인 도출

Table 3. Derivation of PEST-SWOT external factors
External Opportunity (+) Threat (-)

P
(OP) Acceleration of 
digital government 

transition

(TP)Risks of personal 
data breaches and cyber 

security threats

E
(OE)Creation of new 

economic ecosystems
(TE)Dependence on large 

platform companies

S
(OS)Diversification of 
social communication 

channels

(TS)Disconnection 
between reality and 

virtual worlds

T
(OT)Advancement of 

converging technologies
(TT)Intensification of 
technological gaps

외부요인 분석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디

지털 정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공메타버스 생태계 활

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은 정책적 차원

에서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하여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저하

시킬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가능성이 공

공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회로 작용한다. 반면, 글로

벌 대형 플랫폼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는 자국 메타버스 생태

계의 독립성을 위협하며, 국가적 경제 주권을 약화시키는 위

협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형태

의 사회적 소통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긍정적인 사회 변화

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

의 괴리가 심화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5G, 

AI, VR/AR 등 융합 기술의 발전이 메타버스 생태계의 기술

적 성장을 가속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격

차가 심화되고, 기술적 종속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

  

4-2 PEST-SWOT-AHP 분석 결과

 

PEST-SWOT 분석을 통해 분류된 공공메타버스 활성화 

요인들을 1:1 쌍대 비교를 통해 상위요인과 하위요인 각각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상위 요인 중 강점(S)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기록하며 공

공메타버스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O)는 강점과 유사한 중요도를 보이며 공공메타버스의 

발전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평가되었다. 반

면, 위협(T)과 약점(W)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

었다.

강점(Strength) 요인 분석 결과, 사회적 요인(SS)이 0.314

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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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높은 사회적 수용성과 적응력이 공공메타버스 성

공에 핵심 요인으로 평가됨을 의미한다. 기술적 요인(ST)은 

0.277로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데, 이는 국내의 

VR, AR, AI 등 첨단 기술 개발 역량이 공공메타버스의 중요

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 요인(SP)의 

가중치가 0.1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공공메타버스가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기본적으로 확보된 상태이므로 차별적 강점으로서의 중요도

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공메타

버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적 지원을 넘

어서 사회적 참여 활성화, 기술적 완성도 제고,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이 더욱 중요한 강점 요소로 작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약점(Weakness)에서는 기술적 약점(WT)이 0.296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했다. 이는 기술 표준화와 상호운용

성의 부족이 공공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

인임을 나타내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경제적 약점(WE)이 0.295

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초기 구축 비용 

부담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이어서 사회적 약점(WS)이 0.230

으로 평가되었고, 정책적 약점(WP)은 0.180으로 약점 그룹 

내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기회(Opportunity) 요인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OE)이 

0.346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기록했다. 이는 메타버스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경제 생태계 조성의 가능

성이 공공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적 기회(OT)는 0.314로 두 번째로 높

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이는 5G와 AI, VR/AR 등의 첨단 기

술 융합이 공공메타버스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메타버스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통 및 참여기회 확대 가능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기회(OS)

는 0.174로 세 번째를 기록했으며, 정책적 기회(OP)는 

0.167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위협(Threat) 요인 분석 결과, 정책적 요인(TP)이 0.322

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기록했다. 이는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위협의 증가가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으

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적 위협(TT)은 0.295로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선진국과의 핵심 

기술 격차 심화 및 기술 종속에 대한 우려가 주요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위협(TE)은 0.230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으며, 이는 글로벌 대형 IT 기업에 의한 메타버

스 플랫폼 종속 가능성이 공공메타버스의 독자적 발전을 저

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위협(TS)은 0.153으로 가

장 낮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는 메타버스 몰입으로 인한 현실 

세계와의 괴리 및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 심

각한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분석 과정에서 AHP 결과의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은 모두 0.1 이하로 나타나, 도출된 결과가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

공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약점과 위협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기

술적 강점과 경제적 기회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과 기술 개

발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위협 요인을 해결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 4. PEST-SWOT 그룹의 로컬 가중치

Table 4. Local weights of PEST-SWOT groups

Group Weight Rank
Sub

Group
Weight Rank

S 0.320 1

SP 0.193 4

SE 0.216 3

SS 0.314 1

ST 0.277 2

CR=0.00273

W 0.176 4

WP 0.180 4

WE 0.295 2

WS 0.230 3

WT 0.296 1

CR=0.00445

O 0.319 2

OP 0.167 4

OE 0.346 1

OS 0.174 3

OT 0.314 2

CR=0.00086

T 0.184 3

TP 0.322 1

TE 0.230 3

TS 0.153 4

TT 0.295 2

CR=0.00104

 CR=0.00408

AHP 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하위 

요인의 복합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전체 복합 가중치 산출 결

과, 신규 경제 생태계 창출 기회 활용이 0.11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며 공공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

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사

회적 수용성 증대가 0.101로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

으며, 이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융합 기술 발전 기회 활용은 

0.100으로 세 번째 순위를 기록하며, 메타버스 생태계 내 기

술적 발전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기술적 강점은 0.089로 네 번째 순위를 기록하며, IT 인프

라와 하드웨어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방향임을 나타낸다. 정책

적 강점 또한 0.069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메타버스 생태계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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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하위 요인으로는 기

술적 위협이 0.028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이 외에

사회적 약점(0.041), 경제적 약점(0.052) 및 정책적 위협

(0.059) 등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순위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필요에 따라 보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요

인으로 판단된다.

표 5. PEST-SWOT 하위 요인의 글로벌 가중치

Table 5. Global weights of PEST-SWOT sub groups
Sub Group Weight Rank Sub Group Weight Rank 

SP 0.062 6 OP 0.053 10

SE 0.069 5 OE 0.110 1

SS 0.101 2 OS 0.056 8

ST 0.089 4 OT 0.100 3

WP 0.032 15 TP 0.059 7

WE 0.052 12 TE 0.042 13

WS 0.041 14 TS 0.028 16

WT 0.052 11 TT 0.054 9

특히, 공공메타버스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요인이

나 기술적 요인이 가장 높은 중요도로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

적인 예상과 달리, 경제적 요인(OE)이 최우선 순위로 평가된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 분석 결과는 공공메타버스가 단순히 

기술적, 정책적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부각

시킨다. 특히, 경제적 요인의 우선순위는 공공메타버스가 공

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정책 및 전략 설계에서 경제적 생태

계 구축을 중요한 축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공공메타버스의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공공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 기

술적 기회와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사회적 지지 기반

과 경제적 생태계 창출을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해

야 함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신규 경제 생태

계 창출 기회 활용과 사회적 수용성 증대는 메타버스 생태계

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적 과제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적 위협이나 사회적 약점과 같은 낮은 중요도

를 가진 요인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와 개선이 요구되

며, 이를 통해 공공메타버스의 안정성과 포괄성을 높이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3 공공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도출

공공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

해 PEST -SWOT-AHP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각 그룹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한 요

인들을 중심으로 SO(강점-기회), WO(약점-기회), ST(강점

-위협), WT(약점-위협) 전략을 표 6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

저, SO 전략은 국민의 높은 기술 수용도와 적응력을 활용하

여 메타버스 기반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

을 둔다. 이 전략은 메타버스의 강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플

랫폼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WO 전략은 메타버스 기술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부족이라

는 약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

여 메타버스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이 전략

의 핵심이다.

ST 전략은 국민의 높은 기술 수용성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전략은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안

정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

는 것을 강조한다.

표 6. SWOT-AHP 결과에 따른 전략 도출

Table 6. Strategies based on SWOT-AHP analysis results

　
S W

SS .101 WT .052

O
OE 

.110

Use high technological 
acceptance to develop 

new economic 
ecosystems in the 

metaverse

Improve technological 
standardization to 
support economic 
ecosystem creation　

T
TP 

.059

Address cyber security 
threats using strong 

technological 
acceptance

Enhance technology 
standards and reduce 
risks through policy 

support　

마지막으로, WT 전략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기

술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표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적 약점과 보안상의 위협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이 전략의 주요 방향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메타버스 도입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낮은 사용자 참여도와 콘텐츠 부족

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였

다. 이에 공공메타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성공

요인과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PEST 분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관점에서 요인

들을 도출하고, 이를 SWOT 분석과 연계하여 16개의 세부 

요인을 분류하였다. 이후 전문가 대상 AHP 분석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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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공공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국민의 높은 

기술 수용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고, 경

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플랫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다. 국민의 기술 적응력과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호의적인 태

도는 공공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공공메타버스는 기존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

다. 기존의 공공메타버스가 단순히 오프라인 행정서비스의 온

라인 이전이나 일회성 문화행사 개최에 그쳤다면, 이제는 플

랫폼 내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순환되고 축적되는 구

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메타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문화 콘텐츠에 대한 크리에이터 보상 체계 도입, 공공데

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그에 따른 수익 창출 구조 

확립, 지역 문화자산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이 가능하다. 특히 메타버스 내 활동이 실제 경

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참여자

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공공메타버스의 약점인 기술적 표준화 부

족과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술적 표준화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술적 인프라 강화

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메타버스 기술 분

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술적 약점을 보완해야 한

다. 또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 프로세

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술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메타

버스 생태계의 장기적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

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위협은 공공메타버스 활성화의 주

요 리스크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공메타버스 플

랫폼 내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AI 기반의 보안 기술

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프

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안 의

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공

공메타버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

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적 지원과 실행을 공공메

타버스는 본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서비스의 혁

신, 디지털 기반의 시민 참여 확대라는 공적 가치 실현을 목

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

고, 이것이 다시 경제적 가치로 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메타버스의 전략 방안의 실행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명확한 역할 정립

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술 

표준화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기반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

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기술 개발과 

플랫폼 운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메타버스의 경제 생태

계를 지원하며, 학계는 기술적 검증과 정책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실행 로

드맵 1단계는 이해관계자의 역할 정립과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기술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행하는 단계이

다. 2단계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와 지역 기반 콘텐츠 

다양화를 추진하는 정책 실행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공공

메타버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적 확산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Ⅵ.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메타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기

존의 단편적인 기술적 접근이나 규제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

나, 공공메타버스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

였다. 특히, PEST 분석과 SWOT 분석을 연계하여 주요 요인

을 도출한 뒤, AHP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공공메타버스 

정책과 전략 수립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

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 공공메타버스는 단순히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 플랫

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제적 요

인(OE)이 최우선 과제로 평가된 것은 공공메타버스가 기술적 

혁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생태계 구축, 기술적 혁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구체적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

공메타버스를 기술적 구현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공공메타버스가 시민 삶의 질 향상,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참여 민주주의 촉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공공메타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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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

록,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보상 체계 설계, 지역 문화자산의 

디지털 전환,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공공메타버스가 기존의 

공공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핵심 플랫

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공공

메타버스가 기술적 혁신과 공공 서비스 혁신의 결합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공공메타

버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전문가 중심의 분석에 의존하였다. 이는 일반 대

중의 관점이나 사용자 경험을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

미한다. 둘째,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및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중장기적으로 그대로 적용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연구 결과가 거시적이고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세분화되고 구체적

인 실행 방안이나 단계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용자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도 순위에서 다소 낮게 

평가되었지만, 공공메타버스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공공메타버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단계적 전략을 제시

함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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