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묵, 명지대학교 정수현, 강원대학교

임유진, 한국행정연구원 송진미)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일러두기｜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내 통합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 연구 01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113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123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147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 177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열린민주당 열린정책연구원) 183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191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시대전환 시대전환LAB) 197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203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민생당 민주평화연구원) 225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31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237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친박신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 249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Contents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 연구

I. 서론

본 연구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2020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 및 운영 실적
자료를 토대로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성과와 변화를 비교 평
가하고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정책연구소의 기능 강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
고자 한다.

한국에서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과 운영은 2004년 개정된 ｢정당법｣과 ｢정
치자금법｣에 근거한 정당의 국고보조금과 관련된다. ｢정당법｣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
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
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정당법｣ 제38조 1항). 또한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정당법｣ 제38조 2항)는 조항을 통해 정책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의 근거로 마련하는 한편,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
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에 사용할 것을 제도화했다(｢정치자금법｣ 제28
조 2항).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정당법｣
제35조 3항)하고 있다.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개발 연구활동을 통해 정당
의 정파적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정책 정당으로의 발전을 위해 설립, 운
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정당은 당헌 등의 규정을 통해 정책연구소에게
각 정당의 중앙당과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
서 정당 정책연구소는 설립과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정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과 함께 친밀성이라는 양면적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2020년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아래 <표 1-1>의 11개 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정당의 정
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연간활동실적을 분석함으로써 정당 정책연구소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그림 1-1> 참고).

− 1 −



정책연구소 법인등록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2008.09.04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2004.11.26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2012.12.11

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 2020.06.29
열린민주당 열린정책연구원 2020.07.08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020.10.27
시대전환 시대전환LAB 2020.12.27
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2018.10.30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8.12.11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2018.01.12

친박신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 2020.10.27

<표 1-1> 2020년 정책연구소 현황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Idx=1241).

* 민생당의 정책연구소로서 민주평화연구원도 실적을 제출했으나, 정기보고에서 2020

년 2월 이후 활동 실적이 전무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2020년 1

월 수행된 것으로 보고된 실적은 혁신과미래연구원의 실적으로 포함했음.

  첫째, 2020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정당 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운영실적
을 분석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정당 정책연구소의 설립 근거와 중앙당과의 관
계를 분석한다.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정책연구소의 자체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정당 정책연구소가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위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실제 
운영 차원에서 2020년 정당 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운영실적을 비교 분석하고 
지난 5년 간(2016~2020년) 정당 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운영실적과의 비교를 
통해 정당 정책연구소의 변화 추세를 시계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해외 사례연구로서 독일, 미국, 호주의 정당 싱크탱크들에 대한 사례
를 분석한다. 그리고 『글로벌 베스트 싱크탱크 인덱스 보고서(Global Go To 
Think Thank Index Report))』의 2020년 정당 연계 싱크탱크
(political-party affiliated think tank)의 순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정당 정
책연구소에의 함의를 모색한다.   
  셋째, 정당 정책연구소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정당정책연구
소의 실제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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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인터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 정책연구소의 핵심 인사 및 실무진에 대
한 서면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결정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당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한계 등 구조적 현황 등 실제적 차원을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 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과 내부 인터뷰, 그리고 기존에 축
적되어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당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싱크탱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당의 명칭변경 
또는 합당 및 분당 등 정당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
당 정책연구소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그리고 나아가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림 1-1> 연구 주제

II.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과 2020년 활동 실적

  한국에서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은 정책의 개발 및 연구 활동을 촉진
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며(｢정당법｣ 제38조),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여 사
용하도록 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8조). 
  그러나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신생정당의 출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한국 정
당정치의 현실에서 정당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의 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병립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가 도입됨에 따라 주요 정당의 위성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정
당들이 대거 창당되면서 2020년에는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의 수가 급격
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개의 정당이 정당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활동 실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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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2008.9.4.)

민주연구원
(2016.11.4.)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2013.10.10.)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2012.12.11)

미래정치센터
(2015.8.24)

정의정책연구소
(2017.11.7)

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
(2020.6.29.)

열린민주당 열린정책연구원
(2020.7.8)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020.10.27)

시대전환 시대전환LAB
(2020.12.27)

민생당

국민정책연구원
(2016.3.9) 바른미래

연구원
(2018.10.30)

혁신과미래연구원
(2020.4.1)바른정책

연구소
(2017.4.7.)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8.12.11)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2018.1.12)

친박신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
(2020.10.27)

<표 2-1> 정책연구소의 변화(2013~2020)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 연간 활동실적을 보고한 11개 정책연구소를 기준

으로 현재의 정당명을 배치하였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정
당정책연구소는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에 불과하며, 정의당은 2012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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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당규

더
불
어
민
주
당

[제57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0.8.28.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
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
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표 2-2>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규정

당 이후 진보정의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정의정책연구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
면서 정책연구소를 운영해왔다. 2020년 새롭게 창당된 국민의당 소속 국민미
래연구원, 열린민주당 소속 열린정책연구원, 기본소득당 소속 기본소득정책연
구소, 시대전환 소속 시대전환LAB이 설치, 운영되었다. 이외에 민생당 소속 
혁신과미래연구원, 우리공화당 소속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진보당 소속 진보정
책연구원, 친박신당 소속 미래한국사회연구원 등 11개의 정당정책연구소가 운
영되었다(<표 2-1> 참고). 
  본 장에서는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11개 정당의 정당정책연
구소의 활동과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 재정 등 기본적
인 현황과 함께 연구와 정책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실적, 교육과 연수
활동, 정책홍보, 자료발간 등의 활동과 실적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1.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

1) 설립 및 운영 근거

  2020년 활동실적을 보고한 11개의 정당정책연구소는 ｢정당법｣에 근거하여 
당헌에 중앙당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
다. <표 2-2>에 나타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 민생당, 우리공화
당, 친박신당 등 5개 정당은 별도의 당규 없이 당헌에 근거하여 정당정책연구
소를 운영하고 있다. 당규로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별도의 정책연구소 관련 규정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중앙조직 규정 가
운에 하나로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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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의 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소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
개할 수 있다. 
⑤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
로 정한다.

국
민
의
힘

[제46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1.4.22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0.2.17.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
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설립및운영에관한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정
의
당

[제46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0.8.30.
제11호 

정책연구소
제정 2012.11.09
개정 2019.05.04

➀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➁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둔다.
➂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➃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은 당규로 정한다.

국
민
의
당

제84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과 전략의 수립, 정책 네
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
을 설치·운영한다.

제85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
립성을 가진다.
② 삭제<2020.10.5.>
③ 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당과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
록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
로 정한다.

중앙조직규정 
제정 2020.10.5.

열
린
민
주
당

[제38조] 정책연구소 (제정) 2020.3.8. (전면 개정) 2020.5.1.
제2호 

「중앙조직 규정」

제정 2020.11.16.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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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되, 연구소에 대하
여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연구소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이사회 구성과 연구소의 직제,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기
본
소
득
당

[제28조] 정책연구소 (제정) 2020.1.19.

제12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정 2020.6.20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시
대
전
환

[제7장] 정책연구소 (제정) 2020.2.23. (개정) 2021.1.23.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시민교육 및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
로 정한다.

민
생
당

[제8장] 정책연구원 (제정) 2020.2.24. (개정) 2021.7.21.
제98조(위상과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
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제99조(조직과운영)
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
립성을 갖는다.
②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정책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정책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
록 공개할 수 있다.
④ 정책연구원의 명칭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우
리 [제50조] 정책연구소 (전면 개정) 2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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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화
당

① 국가발전 및 당의 정강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개
발·연구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대
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③ 연구소의 구성·운영 및 연구소장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
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진
보
당

[제45조] 정책연구소 (제정) 2017.10.15. (개정) 2020.6.20

제13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정2017.11.1]

①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
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 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은 당규로 정한다.

친
박
신
당

[제31조] 정책연구원 (제정) 2020.2.25.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
로 정한다.

2) 조직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은 중앙당과 정당정책연구소와의 관계, 그리고 정당정
책연구소의 자체 조직역량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했다. 당헌은 중앙당을 
포함하여 정당조직 및 기구의 구성, 의사결정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정당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중앙당과 정당정책연구소의 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정당정책연구소와 관련된 당규와 연구소 정관을 
통해 연구소의 조직과 내부 운영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①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전국대의원대회 산하 중
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당 대표 산하 기관으로서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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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림 2-1> 왼쪽 참고). 민주연구원의 구성 및 운영
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6장, 정책연구소(당헌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며 “연구를 위한 인사
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당헌 제57조 1항). 또한 “연구소의 이사장
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있다(당헌 제57조 2항). 또한 연구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당
헌 제57조 3항) 등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
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원장은 당헌에 근거하여 전국대의원대
회(당헌 제15조), 중앙위원회(당헌 제19조), 당무위원회(제22조), 당대표 및 최
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선거인단(당헌 제42조)을 구성하며, 최고위원
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당헌 제28조) 중앙당의 의사결정 과
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의 실제 운영에서 중앙당과의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헌을 통해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원장이 정해진 임기를 채운 경우는 적다. 현 노웅래 원장
(2021~현재)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연구원장 가운데 2년의 임기를 채운 경
우는 변재일 원장(2012~2014년), 민병두 원장(2014~2016년), 김민석 원장
(2017~2019년)에 불과하다. 이외에 김용익 원장(2016~2017년), 양정철
(2019~2020년), 홍익표 원장(2020~2021년)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
다. 더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원장들의 인터뷰는 정당정책연구소의 중앙당에 
대한 독립성과 관련하여 정당정책연구소가 직면하는 한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제21대 총선 승리 이후 사임한 양정철 원장
은 마지막 출근 당일 기자들과 만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임한다고 밝혔으며(매일경제신문 2020.4.17), 홍익표 원장의 사임 이유 역
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새 지도부 가 들어선 만큼 관례
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체”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볼 때(한국일보
2021.6.9.), 연구원장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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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 조직도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https://theminjoo.kr/introduce/location); 민주연구원 홈페이

지(https://idp.theminjoo.kr/ochart) .

②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1995년 여의도연구소로 설
립된 이후 2013년 여의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당정책연구소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중앙당과
의 관계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산하에 위치하며, 사무총장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그림 2-2> 참고). 여의도연구원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
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당헌 제46조 1
항),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있다(당헌 
제46조 2항). 2020년 2월 17일에 제정된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당 대표가 겸임”하며(제5조 2항), 연구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당대
표가 임명”하도록 한다(제6조 2항). 여의도연구원은 연구원장의 임기를 2년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4항). 그러나 여의도
연구원의 경우 원장이 중앙당에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기보다는 “연구원의 운
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제12조 1
항). 또한 “연구원의 연차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감사결과, 기타 당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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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제12조 2항),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사무총장과 최고위원회
에 보고하도록 한다(제15조 4항).
  여의도연구원의 오랜 역사와 연구원장의 임기보장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
고 2004년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연구원
장 임기를 채운 원장은 이주영 원장(2013.5~2015.6)이 유일하다(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ydi.or.kr/history?id=0). 이주영 원장과 현 지상욱 원
장(2020.6~현재)을 제외한 모든 원장들은 가장 짧게는 4개월(추경호 원장, 
2017.3~2017.7)에서 1년 내외의 짧은 기간만 근무하는 등 실제로는 원장의 임
기가 짧으며 원장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물론 원장의 잦
은 교체가 중앙당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1) 장기적인 관점에
서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연구 활동의 지속
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림 2-2>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 조직도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organization.do).

1)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당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했던 시기 연구소장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예컨대, 윤영오 소장(1996.2~1998.5), 유승민 소장(2000.2~2003.9)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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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의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의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
기적 연구를 위해”(당헌 제46조 1항) 설립되었으며, “중앙당에 별도 법인”(당
헌 제46조 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다른 정당들의 정당정책
연구소와 비교해 중앙당과의 관계가 상당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다른 정당들의 경우 당 대회 산하에 정당정책연
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정의정책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그림 2-3> 참고). 또한 정의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이사
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당규 제11호 제5조). 
이는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연구원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이사장(당 대표)가 연
구원장을 지명하는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과는 다르게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당 대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의정책연구소
의 소장과 부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고쳐 대표가 승인”
하며(당규 제11호 제11조 2항),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당규 제
11호 제11조 3항). 실제로도 2015년 미래정치센터에 현 손호철 이사장이 취임
했으며, 정의정책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2017년과 2019년 연임이 결정
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또한 김정진 소장(2016.8.25.~2019.11.6.)과 김병
권 소장(2019.11.6.~) 모두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소의 연구
와 운영의 연속성이 실제로도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정
책연구소의 소장으로 하여금 “당 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당
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전국위
원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당헌 제18조 2항), 정당정책연구소가 중앙당의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의정책연구소는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으로 
구성되는 임원의 자격을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당규 제
11호 제8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외 인사를 이사와 감사에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당정책연구소와 구별되는 정의정책연구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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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정의당 조직도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https://www.justice21.org/newhome/about/info05.html).

④ 국민미래연구원

  국민미래연구원은 국민의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과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
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당헌 제84조 1항).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
와 조직의 독립성”을 가진다(당헌 제85조 1항). 국민의당은 2020년 1월 29일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창당했으나, 현재까지 국민의당 홈페이
지에서 정당 조직도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미래연구원의 “구
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관(당헌 제85조 4항)도 찾기 어려웠다. 다
만, 현재 국민미래연구원의 이사장은 안철수 당대표이며(2020.6.12.~), 연구원
장은 정연정 원장(2020.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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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열린정책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은 열린민주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당헌 제38조 1
항). 열린정책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며”(당헌 
제38조 2항),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당헌 제
38조 3항). 이외에 열린정책연구원 원장은 당헌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제12조 
3항)에 포함되며, 당규 제2호 중앙조직규정에 의해 정책위원회(제24조 2항)와 
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제37조 2항)를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제15조 2항)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 당헌 및 당규를 통해 중앙당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열린정책연구원이 설립된 2020년 6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조직도 및 연구원 정관 등 구체적인 운영 정보를 찾아보기 어
려웠다.  

⑥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기본소득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
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제28조 1항)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제28조 2항).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은 <당규 제12호 정책연구소 규정>에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의정책연구소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가 중앙당에서 당원총회 산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며(<그림 2-4> 참고),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운
영위원회에서 결정”(당규 제12호 제5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장 및 부소
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승인”하며(당규 제12호 
제11조 2항), 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당규 제12호 제11조 3항)하는 등 
정당정책연구소가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다.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와 유사하게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으로 구성되는 임원의 자격에 있어 “임원이 되고
자 하는 자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 당의 당원에 한정”하고 
있다(당규 제12호 제8조). 현재, 2020년 6월 5일 제2대 지도부가 구성되어 신
지혜 당 대표가 상임대표로서 기본소득당을 이끌고 있으며, 2020년 10월 27일 
설립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이사장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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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기본소득당 조직도

출처: 기본소득당 홈페이지(https://www.basicincomeparty.kr/about/structure)

⑦ 시대전환 LAB

  시대전환LAB은 시대전환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시민교육 및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
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당헌 제45조 1항). 시대전환LAB은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들과는 다르게 정책기획조정위 산하의 기구로서 위치하고 
있으며(<그림 2-5> 참고),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당헌 제45
조 2항) 점에서 연구원장과 연구원의 운영에 있어 중앙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당헌 제45조 3항), 시대
전환LAB 소장과 부소장은 중앙대표당원회의를 구성하며(당헌 제16조 2항), 소
장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정책조정회의 참석(당헌 제23조)하도록 하는 등 중앙당
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당에 대해 독립성인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대전환LAB 홈
페이지는 개설되지 않았으며, 시대전환 홈페이지(https://www.transition.kr/)
에서도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정관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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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시대전환의 조직도

출처: 시대전환 홈페이지(https://www.transition.kr/home/sub02.php) 

⑧ 혁신과미래연구원

혁신과 미래연구원은 민생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
인”으로 운영된다(당헌 제98조). 2020년 2월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대안신
당과 합당되어 민생당이 된 이후에도 민주평화당의 정당정책연구소였던 민주
평화연구원도 함께 운영되었으나 통합 이후 민주평화연구원의 활동은 거의 나
타나지 않았으며 혁신과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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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민생당 홈페이지(http://www.minsaengdang.kr/)에서 정당의 조직도
가 나타나지 않아 혁신과미래연구원의 위상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웠다. 다만 
당헌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당헌 제99조 1항),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담당하고 정책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당헌 제
99조 2항), 연구원장의 구체적인 임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중앙
당과의 관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그림 2-6> 참고). 
실제로 현 원장인 박상병 원장을 제외하고 제1대 홍경준 원장
(2018.10~2020.4.)과 제2대 이수봉 원장(2020.4.~2020.6) 모두 비교적 짧은 기
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
에 없다고 하겠다. 

<그림 2-6> 혁신과 미래연구원 조직도

출처: 혁신과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iif.or.kr/htm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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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우리공화당의 정당정책연구원으로서 “국가발전 및 당의 
정강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
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당헌 제50조 1항). 우리공화당 정당
조직도에서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위치하고 있으며(<그림 
2-7> 참고),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하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
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당헌 제50조 3항). 더욱이 최고위원회 등 
중앙당의 정책결정과정에 정당정책연구원장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현재 조원진 당대표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8
년 창립 이후 이주천 원장이 재임 중이다. 

<그림 2-6> 우리공화당 조직도

출처: 우리공화당 홈페이지(http://www.orp.kr/main/sub_menu/sub_01_org_chart6.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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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은 진보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개발
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당헌 제45조 1항).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
으며(당헌 제45조 3항),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당규 제13호 정
책연구소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의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담당하
며(당규 제13호, 제5조), 연구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당규 제13호 제6조 2항),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당규 제13
호 제6조 3항). 진보정책연구원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로 구성되며(당규 제13호 제4조),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 이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당규 제13호 제9조)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이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
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승인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림 2-7> 진보당 조직도

   출처: 진보당 홈페이지(https://jinboparty.com/pages/?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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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미래한국사회연구원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친박신당의 정당정책연구소로서 “정책의 개발･연구활
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당헌 제31조 
1항). 그러나 친박신당 홈페이지(https://www.pro-parknewparty.kr/wp/partyrule/)에 
정책연구소 관련 당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원 홈페이지도 개설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현재 이사장은 홍문종 당대표가 겸하고 있으
며, 신재춘 원장이 재임 중이다. 

<그림 2-8> 친박신당 조직도

출처: 친박신당 홈페이지(https://www.pro-parknewparty.kr/wp/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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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원

  정당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년 정당정
책연구소의 정기보고를 제출한 정당정책연구소 전체 연구 인력의 수는 119명
으로 이들 중 박사급 39명(32.8%), 석사급 28명(23.5%), 기타 51명(4.7%)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한편, 연구인력 이외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정책연
구소는 민주연구원(35명), 여의도연구원(1명), 정의정책연구소(3명), 국민미래연
구원(4명), 열린정책연구원(1명), 기본소득 정책연구소(1명), 혁신과미래연구원
(11명), 미래한국사회연구원(1명) 등으로 57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의정책연구
소(2명)와 미래한국사회연구원(1명)의 외부파견을 제외한 54명은 자체고용의 
형태였다. 
  2019년과 비교하여 정기보고를 제출한 정책연구소의 수가 7개 기관에서 11
개 기관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 인력의 수는 169명에서 50명이
나 감소한 119명에 머물렀다. 특히 박사급 연구원 15명, 석사급 연구원 32명
이 각각 감소했으며 기타로 분류되는 석사학위 미소지자들의 수는 3명 감소했
다. 최근 정책연구소의 전체 연구 인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박사
급 연구원의 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책연구소의 전문성이 제고되
어온 것으로 평가되어온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이며 이는 정책연구소의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부정적 변화라고 하겠다.
  또한 <표 2-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책연구소별로 연구 인력의 규모와 구
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16명(45.7%), 석사급 
연구원 2명(5.7%), 기타 17명(48.6%) 등 총 35명으로 2019년 전체 73명을 고
용했던 것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연구 인력의 수가 감소했다. 특히 2019년과 
비교해 박사급 연구원 13명, 석사급 23명, 기타 2명 등이 감소했다. 민주연구
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 인력의 비율이 2019년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이는 
민주연구원 전체 연구 인력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최
근 민주연구원이 연구 인력의 구성에서 박사급 연구 인력의 비중을 늘리는 방
향으로 운영해왔던 것과는 매우 상반된 추세이며, 민주연구원의 연구 인력의 
급격한 감소가 전체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8명(16.0%), 석사급 연구원(34.0%), 기
타(50.0%) 등으로 전체 50명으로 구성되었다. 2019년과 비교해 박사급 연구원
은 2명이 증가했으며, 석사급 연구원과 기타에서 각각 4명씩 감소했다. 정의정

− 21 −



책연구소는 박사급 연구원 3명(27.3%), 석사급 연구원 5명(45.5%), 기타 3명
(27.3%) 등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과 비교하여 박사급 연구원
과 석사급 연구원의 인력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기타에서 1명이 증가
했다.   

　
　

연구원 직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자체
고용

외부
파견 합계

민주연구원 16 2 17 35 35 35
(45.7) (5.7) (48.6) (100.0) (100.0) (100.0) 

여의도연구원 8 17 25 50 1 1
(16.0) (34.0) (50.0) (100.0) (100.0) (100.0)

정의정책연구소 3 5 3 11 1 2 3
(27.3) (45.5) (27.3) (100.0) (33.3) (66.7) (100.0) 

국민미래연구원 　 　 4 4
　  (100.0) (100.0)

열린정책연구원 　 　 1 1
 　 (100.0)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1 1 1 1
 (100.0) (100.0) (100.0) (100.0) 

시대전환LAB 1 1
(100.0) (100.0)   

혁신과미래연구원 5 2 4 11 11 11
(45.5) (18.2) (36.4) (100.0) (100.0)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
(100.0) (100.0)  

진보정책연구원 2 2 1 5
(40.0) (40.0) (20.0) (100.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3 1 4 1 1
(75.0)  (25.0) (100.0)  (100.0) (100.0) 

합계 39 28 51 119 54 3 57
(32.8) (23.5) (43.7) (100.0) (94.7) (5.3) (100.0) 

<표 2-3> 2020년 정당정책연구소 연구인력 현황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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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5명(45.5%), 석사급 연구원 2명
(18.2%), 기타 4명(36.4%) 등으로 1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019년 바른미래연
구원(19명)과 민주평화연구원(2명)의 연구 인력의 수를 감안하면 연구 인력의 
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1명, 진보정책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2명(40.0%), 석사급 연구원 2명(40.0%), 
기타 1명(20%)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3명(75.0%), 기타 1명(25.0%)으로 4명으로 구성되었다. 2020년 새롭게 창당된 
정당의 정책연구소 가운데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기타 1명, 시대전환LAB 등은 
박사급 연구원의 수를 1명으로 보고했으나, 국민미래연구원과 열린정책연구원
은 연구 인력의 수와 구성을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과 관련하여 박사급 연구인력
의 수는 중요하다. <그림 2-1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난 5년간 정책연구소
의 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 2020년 정기보고에서 
가장 많은 박사급 연구원을 보유한 민주연구원의 경우 2015년 17명, 2016년 
20명, 2017년 22명, 2018년 22명, 2019년 29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
으나 2020년 1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의 박사급 연구
원의 규모는 2015년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6년 12명, 2017년 9명, 
2018년 6명, 2019년 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0년 8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의 수는 2016년 제20대 총
선과 탄핵 이후 정당의 의석수변화에 따른 정당보조금 총액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0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제21
대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민주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정
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은 큰 변화 없이 1~2명을 유지해
왔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2018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5명으로 증가했으며, 애국미래연구원은 2018년 이후 박사급 연구원 1
명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계기로 비례정당들이 창당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책연구소의 수가 11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소에 근무하는 박
사급 연구원의 총합은 감소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소규모의 정책연구소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박사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전체적으
로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증가되어왔던 추세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따라서 국
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책연구소의 양적 증가가 박사급 연구원의 증가로 반드
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박사급 연구원 수의 급격한 감소가 정당들의 정책개
발 및 연구역량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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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정당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인력 수 변화(2015~2020) 

주) 2020년 기준 박사급 연구인력이 0명인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소, 기본소

득정책연구소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5~2020); 각 정당정

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표 2-4>는 2020년 정책연구소별 연구원의 경력에서 7년 이상의 경력자 비
율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 33명(66.0%)과 민주연구원 15명
(42.9%)이 정의정책연구소 3명(27.5%)에 비해 7년 이상 경력자의 비율이 비교
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신생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과미래
연구원 5명(45.5%), 시대전환LAB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명(100%)도 7년 이
상 경력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정책연구소의 운영 역사가 오
래된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에서 7년 이상 경력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새롭게 설립된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의 경력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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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별

7년 이상 2년이상
~7년미만 2년미만 합계

민주연구원 15 17 3 35
(42.9) (48.6) (8.6) (100.0)

여의도연구원 33 10 7 50
(66.0) (20.0) (14.0) (100.0)

정의정책연구소 3 7 1 11
(27.3) (63.6) (9.1) (100.0)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

기본소득정책연구소 1 1
(100.0) (100.0)

시대전환LAB 1 1
(100.0) (100.0)

혁신과미래연구원 5 2 4 11
(45.5) (18.2) (36.4)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
(100.0) (100.0)

진보정책연구원 5 5
(100.0) (100.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4 4
(100.0) (100.0)

<표 2-4> 2020년 정당정책연구소 연구원의 경력별 분류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4) 재정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의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
소로 배분하기 시작한 이후 정책연구소는 수입의 대부분을 소속 정당으로부터 
배분받는 정당보조금으로 충당해왔다. 정책연구소의 예산이 정부보조금에 의존
하기 때문에 소속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재정에도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2-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20년 정기보고에서 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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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 수입은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정책연
구소의 수입 중 정당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통적으로 상당히 높았다. 
  21대 총선 승리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연구원이 73억 9천여만원
의 정당지원금을 배분받았으며, 여의도연구원 69억 8천여만원, 혁신과미래연구
원 11억 3천여만원, 정의정책연구소 8억 8천여만원 등을 지급받았다. 이외에 
국민미래연구원 2억 9천여만원, 열린정책연구원 2억 8천여만원을 지급받았으
며, 진보정책연구원 1억 4천여만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억여원, 기본소득 정
책연구소, 시대전환LAB,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50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소
속정당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국민미래연구원, 시대전환LAB,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정당보조금만으
로 운영되었으며, 열린정책연구원(99.3%), 애국정책전략연구원(97.6%) 등에서 
정당보조금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민주연구원(87.5%), 정의정책연구소
(82.5%), 여의도연구원(80.0%)도 정당지원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년 이월금의 비중이 높았던 진보정책연구원(65.8%), 기본소
득정책연구소(54.1%)에서 정당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혁신과
미래연구원의 경우 전년이월금은 45억 2천여만원으로 정당지원금의 4배에 이
를 만큼 막대한 규모였다. 
  2020년 정기보고에서 각 정책연구소의 지출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출한 정책연구소는 민주연구원으로 총 61억 7천여만원을 지출했
으며, 여의도연구원(55억 2천여만원), 혁신과미래연구원(22억 6천여만원), 정의
정책연구소(8억 7천여만원), 진보정책연구원(2억 1천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1억여원 정도를 
지출했으며, 기본소득정책연구소(4백만원)와 시대전환LAB 및 미래한국사회연
구원은 정당보조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다.
  한편 정책연구소 수입 대비 지출비율은 애국정책전략연구원(97.2%), 진보정
책연구원(97.2%), 정의정책연구소(82.2%)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민주연구원
(73.1%), 여의도연구원(63.3%), 국민미래연구원(57.2%), 열린정책연구원
(51.5%), 혁신과미래연구원(4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37.3%) 등이 뒤를 이
었다. 정책연구소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은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에 직접 참여했던 중소 정당에서 높게 나타났던 반면, 총선에서 더불어시
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후 복귀했던 기본소득정책연구소(37.3%)와 시대전
환LAB(0%)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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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잔액정당

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
이월금 계

민주연구원 7,390 50 1,002 8,442 6,175 2,267 
(87.5) (0.6) (11.9) (100.0) (73.1) (26.9) 

여의도연구원 6,986 32 1,718 8,736 5,526 3,210 
(80.0) (0.4) (19.7) (100.0) (63.3) (36.7) 

정의정책연구소 879   186 1,065 875 190 
(82.5)   (17.5) (100.0) (82.2) (17.8) 

국민미래연구원 296  296 169 127 
(100.0)  (100.0) (57.2) (42.8) 

열린정책연구원 283 2 285 147 138 
(99.3) (0.7) (100.0) (51.5) (48.5) 

기본소득정책연구소 6 5 11 4 7 
(54.1) (45.9) (100.0) (37.3) (62.7) 

시대전환LAB 5 5  5 
(100.0) (100.0)  (100.0)

혁신과미래연구원 1,131 3 4,526 5,660 2,261 3,399 
(20.0) (0.1) (80.0) (100.0) (40.0) (60.0) 

진보정책연구원 146 76 222 216 6 
(65.8) (34.2) (100.0) (97.2) (2.8)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02 2 1 104 102 2 
(97.6) (1.6) (0.8) (100.0) (97.8) (2.2) 

미래한국사회연구원 5 5 5 
(100.0)  (100.0) (100.0)

<표 2-5> 2020년 정당정책연구소 활동 경비(단위: 백만원, %)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각 정책연구소들이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과 활동경비는 크게 차이
가 나타난다(<표 2-6> 참고). 2020년 정당에게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907억 1
천 8백여만원에 이른다. 2020년의 경우 제21대 총선이 치루어져 선거보조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보조금을 포함한 국고
보조금의 규모는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361억 1천500여만원(39.9%)을 지급받
았으며, 더불어민주당 327억 600여만원(36.15%)을 지급받았으며, 민생당 117
억 5천여만원(13.1%), 정의당 56억 7천9백여만원(6.3%), 진보당 14억 5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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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만원(1.6%), 국민의당 10억 1천7백여만원(1.1%), 열린민주당 9억 6천 8백여
만원(1.1%), 국가혁명당 8억 4천2백여만원(0.9%), 기본소득당 1천 6백여만원, 
시대전환 1천 5백여만원, 친박신당 43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배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거보조금을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토대로 각 정당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지원 비율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정당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지원했으며, 국민의 힘(37.9%)
도 ｢정치자금법｣의 규정 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정의당(30.4%), 국민의당(30.0%), 열린민주당(30.2%), 민생당(30.0%), 진보당
(30.0%) 등은 30%에 근접한 경상보조금을 정책연구소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
난다. 기본소득당(38.0%)과 친박신당(39.7%)의 경우 30%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으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적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공화당의 경우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금의 규모가 적어 정당이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경상보조금(78,286,970원)보다 
중앙당이 애국정책전략연구원으로 지출한 금액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101,500,000원). 이는 애국정책전략연구원에 대한 우리공화당의 정당보조금
이 경상보조금 이외에 다른 재원을 통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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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정책연구소 활동실적

  2020년 활동실적을 보고한 11개 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전체 활동형태별 
실적을 연구·개발, 토론회 등 개최실적, 교육·연수 활동, 정책홍보, 간행물 등 
자료발간,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2020년 활동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연구·개발(31.1%)이었으며 다음으로 정책홍보(18.7%), 토론회 등
(11.6%), 자료발간(8.8%), 교육·연수(2.3%) 등의 순서였다. 개별 항목에 해당하
지 않는 기타로 분류된 활동도 상당한 비중(27.5%)을 차지했다(<그림 2-11> 
참고). 

<그림 2-11> 2020년 정책연구소 활동형태별 실적(%)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한편, <그림 2-1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의 
비중은 각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지
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형태는 연구·개발 활동이었다. 
다만 연구·개발의 비중은 2016년 41.2%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2017년 33.7%, 
2018년 29.7%까지 감소했다가 2019년과 2020년 31.1%로 다소 회복되었다. 
자료발간 실적은 비중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활동형태였다. 2015년 
9.0%에서 2016년 12.7%, 2017년 17.9%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 17.6%, 
2019년 15.7%, 2020년 8.8%까지 감소했다. 정책홍보 활동 역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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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에서 2016년 18.6%, 2017년 16.3%로 감소하다 2018년 28.1%로 급격
하게 증가했으며 2019년 이후 18%대가 유지되고 있다. 토론회 등 개최실적은 
2015년 18.6%, 2016년 18.0%, 2017년 22.2%로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2018
년 14.6%, 2019년 18.5%, 2020년 11.6%로 다소 변화가 나타났다. 교육·연수 
활동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실적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2>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 변화(2015~202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5~2020).

  그러나 <표 2-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개별 정책연구소의 유형별 활동실적
은 정책연구소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활동실적 전체 건수에서 정
의정책연구소가 637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342
건), 혁신과미래연구원(232건), 민주연구원(210건), 진보정책연구원(116건) 등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애국정책전략연구원(12건)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
조했다. 반면, 2020년 새롭게 설립된 열린정책연구원(57건), 국민미래연구원
(17건), 기본소득정책연구소(7건), 미래한국사회연구원(1건)은 활동 실적이 적었
으며, 2020년 12월 27일에 설립된 시대전환LAB의 경우 2020년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연구원이나 민주연구원과 같은 대형 
연구원에서 활동실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의정책연구소와 혁신과미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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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연구원의 규모가 작은 정책연구소가 반드시 활동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연구소별 활동실적을 분류해보면 연구소별 차이는 더
욱 분명하다. 민주연구원은 연구개발 91건(43.3%)과 토론회 등 개최실적 39건
(18.6%)에 비중을 두었으며 자료발간 21건(10.0%)과 교육·연수활동 10건
(4.8%), 정책홍보 1건(0.5%) 등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활동을 했다. 여의도연구
원은 연구개발 142건(41.5%)과 정책홍보 112건(32.7%)에 비중을 두었으며, 토
론회 등 개최실적 34건(9.9%), 자료발간 30건(8.8%), 교육연수 5건(1.5%) 등
은 10% 미만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활동실적 건수를 보고한 
정의정책연구소는 기타 활동 319건(50.1%), 연구개발 194건(30.5%) 활동의 비
중이 높았으며, 정책홍보 84건(13.2%), 토론회 등 개최실적 30건(4.7%), 자료
발간 8건(1.3%), 교육·연수 2건(0.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2) 
  국민미래연구원은 토론회 등 개최실적이 15건(88.2%)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
으며, 정책홍보 활동 1건(5.9%)을 진행했다. 열린정책연구원은 기타 활동 55건
(96.5%)3) 이외에 연구·개발 2건(3.5%)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정책연구소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20년 10월 말에 설립되었으나 연구개발 
2건(28.6%), 토론회 등 개최 2건(28.6%), 자료 발간 2건(28.6%)과 함께 교육·
연수활동 1건(14.3%)을 수행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정책홍보 73건(31.5%), 토론회 등 개최실적 59건
(25.4%), 자료발간 48건(20.7%), 연구·개발 실적 44건(19.0%), 교육·연수 1건
(0.4%) 순으로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연구개발활동 보다는 
정책홍보와 토론회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등 홍보와 소통을 위한 활동
이 주로 이루어졌음이 나타난다. 반면, 진보정책연구원도 정책홍보 33건
(28.4%)와 자료발간 33건(28.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연구·개발 활
동 31건(26.7%)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연수 10건(8.6%), 토론
회 등 개최실적 9건(7.8%) 등의 순이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교육·연수활동
이 10건(6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연구개발,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자료발간은 각 1건(8.3%)의 활동을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한국사회연구원은 연구개발 1건의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표 2-7>은 활동 형태에 따라 2020년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으로 분

2) 정의정책연구소가 제출한 2020년 정기보고에서 기타 실적이 319건으로 보고되어있으나 세부적인 내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열린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열린정책연구원장의 진행으로 당의 주요 정책공약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
여 대담 방송을 56회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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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보면 정책연구소별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연구·개발 활동의 비
중이 가장 높은 정책연구소는 민주연구원(43.3%)이다.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
(41.5%), 정의정책연구소(30.5%), 기본소득정책연구소(28.6%), 진보정책연구원
(26.7%), 혁신과미래연구원(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당, 기본
소득당, 진보당 등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이 부족한 박사급 연구 인력에도 불구
하고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토론회 등 개최실적 비중은 국민미래연구원(88.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혁신과미래연구원(25.4%), 민주연구원(18.6%) 등이었으며 이외의 다른 정책
연구소에서는 10% 미만에 불과했다. 교육·연수 활동에는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규모 정책연구소로서 활동실적의 수는 10
건으로 진보정책연구원(8.6%)과 민주연구원(4.8%)과 동일한 실적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홍보활동에서 여의도연구원(32.7%)이 가장 활발한 활
동을 했으며 혁신과미래연구원(31.5%), 진보정책연구원(28.4%) 등의 순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연구원은 정책홍보활동이 1건(0.5%)에 그쳤다는 점이다. 마
지막으로 자료발간 실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연구소는 기본소득정책연구
소(28.6%)이나 활동실적이 많지 않아 적은 활동으로도 비중이 커보인다는 점
을 감안해야한다. 이외에 진보정책연구원(28.4%), 혁신과미래연구원(20.7%)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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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발

토론회 
등

교육
연수

정책
홍보

자료
발간 기타 계

민주연구원 91 39 10 1 21 48 210
(43.3) (18.6) (4.8) (0.5) (10.0) (22.9) (100.0) 

여의도연구원 142 34 5 112 30 19 342
(41.5) (9.9) (1.5) (32.7) (8.8) (5.6) (100.0) 

정의정책연구소 194 30 2 84 8 319 637
(30.5) (4.7) (0.3) (13.2) (1.3) (50.1) (100.0) 

국민미래연구원 15 1 1 17
(88.2) (5.9) (5.9) (100.0)

열린정책연구원 2 55 57
(3.5) (96.5)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 2 1 2 0 7
(28.6) (28.6) (14.3) (28.6) 0.0 (100.0)

시대전환LAB

혁신과미래연구원 44 59 1 73 48 7 232
(19.0) (25.4) (0.4) (31.5) (20.7) (3.0) (100.0) 

진보정책연구원 31 9 10 33 33 116
(26.7) (7.8) (8.6) (28.4) (28.4)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 8 1 1 12
(8.3) (8.3) (66.7) (8.3) (8.3) (100.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1 1
(100.0) (100.0) 

합계 508 189 37 305 143 449 1631
(31.1) (11.6) (2.3) (18.7) (8.8) (27.5) (100.0) 

<표 2-7> 2020년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다음으로 정책연구소별로 활동 유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생 정
책연구소들을 제외하고 5년 이상 유지되어온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그림 2-13> 참고). 
  우선 민주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의 비중이 2015년 31.2%에서 2016
년 31.1%, 2017년 29.2%, 2018년 19.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9년 
22.0%, 2020년 43.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반면, 정책 홍보활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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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6.5%, 2016년 7.0%, 2017년 17.8%, 2018년 30.2% 등으로 그 변화
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 3.9%로 급격하게 감소한데 이어 2020
년에는 0.5%로 더욱 축소되었다. 토론회 등 개최실적의 경우 2016년을 기점
으로 다소 감소하다 2020년 다시 비중이 증가했으며, 교육·연수 활동의 비중
은 2019년 급격하게 증가했다 다시 4.8%로 복귀했다. 자료발간 실적의 비중
은 10% 대로 큰 변화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5년간 연구·개발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해왔으며 정책홍보활동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의 비중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5년 36.6%, 2016년 42.3%, 2017년 34.1%, 2018년 
38.8%, 2019년 51.3%, 2020년 41.5%로 여의도연구원의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홍보 2015년 29.8%, 2016년 30.7%, 2017년 
29.0%, 2018년 30.4%, 2019년 22.9%, 2020년 32.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토론회 등 개최실적은 2015년 19.4%, 2016년 16.3%, 2017년 
15.7%, 2018년 12.2%로 감소해오다 2019년 16.1%로 잠시 증가했으나 2020
년 9.9%로 다시 감소했다. 교육·연수활동은 1%대의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
으며 간행물 등 자료발간의 경우에도 2017년 15.7%, 2018년 14.4%에 비해 
2019년 3.7%, 2020년 8.8%는 그 비중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2015년 50.6%, 2017년 50.4%, 2018년 52.0% 등으로 절반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미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정의정책연구소는 규모에 비
해 연구와 개발실적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
겠다. 이외에 교육·연수활동의 경우 2020년을 제외하고 2015년 12.6%까지 증
가했고 이후 2016년 3.5%, 2017년 5.3%, 2018년 5.2%, 2019년 2.3% 등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정책연구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토론회 등 개최실적과 자료발간 실적은 매
년 비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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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 비중 변화(2015~202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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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활동실적 
  
  2020년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실적을 수행주체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표 2-8> 참고). 2020년 11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전체 508건의 연구·
개발 활동실적 가운데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실적은 
440건(86.6%), 외부용역 58건(11.4%), 자체와 외부의 공동실적 10건(2.0%)으
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 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개발 실적은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결과였으며, 외부 용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47.7%) 혁신과미래연구원을 제외하면 대체
적으로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 가운데 일부만이 외부용역 또는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연구소별로 연구·개발 활동 실적 주체를 분석해보자. 민
주연구원은 전체 91건의 연구·개발 활동 중 자체연구 78건(85.7%), 외부용역 
13건(14.3%)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전체 144건의 연구·개발 활동 중 자
체연구 133건(93.7%), 외부 용역 6건(4.2%), 자체·외부(공동) 3건(2.1%)이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전체 194건의 연구·개발 활동 가운데 자체 연구 179건
(92.3%), 외부용역 13건(6.7%), 자체·외부(공동) 2건(1.0%)으로 자체연구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정책연구소의 전체 활
동실적 가운데 연구·개발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책연구소 자체 연구·개
발 활동의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하
겠다. 열린정책연구원의 경우 2건의 연구·개발 활동이 모두 외부용역으로 이루
어졌던 반면,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경우 2건의 연구·개발 활동이 모두 자체적
으로 집행한 성과였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전체 44건의 연구·개발 활동 가운
데 자체 연구 23건(52.3%), 외부 용역 21건(47.7%)으로 외부용역의 비중이 가
장 높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개발 활동 가운데 자체 연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애국정책전략연구원과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 1건은 모두 자체 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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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외부 자체외부
(공동) 계

민주연구원 78 13 91
(85.7) (14.3) (100.0)

여의도연구원 133 6 3 142
(93.7) (4.2) (2.1) (100.0)

정의정책연구소 179 13 2 194
(92.3) (6.7) (1.0) (100.0)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 2 2
(100.0)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 2
(100.0) (100.0)

시대전환LAB

혁신과미래연구원 23 21 44
(52.3) (47.7) (100.0)

진보정책연구원 23 3 5 31
(74.2) (9.7) (16.1)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
(100.0) (100.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1 1
(100.0) (100.0)

합계 440 58 10 508
(86.6) (11.4) (2.0) (100.0)

<표 2-8> 2020년 정당정책연구소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그림 2-1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20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을 최근 5년 
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과 비교해보면 연구·개발 활동건수는 2017년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다 2018년 다소 감소했으며 이후 2019년 증가, 2020년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 주체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연구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의 수가 점
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난다. 한정된 연구원 수로 운영되는 정책
연구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른 연구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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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외부
용역의 수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는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로 이해된다. 

<그림 2-14> 2015~2020년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5~2020).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실적의 추진기간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정책연
구소는 각 정당의 이념에 부합되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
립되었다. 따라서 정책연구소가 현안이나 이슈와 관련된 단기과제에만 치중하
는 것은 정책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2020년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508건의 연구·개발 활동 실적 가운데 3개월 이하 단기과
제 497건(97.8%)이었으나 3개월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는 11건(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참고).
  정책연구소 별로 민주연구원의 경우 전체 91건 가운데 3개월이하 단기 연
구·개발 활동이 90건(98.9%)였고 3개월 이상 중장기 연구·개발 활동은 1건
(1.1%)에 불과했다. 더욱이 단기 연구·개발 활동실적 가운데 1개월 이하 81건
(89.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개월 이하는 9건(9.9%)에 머물렀
다. 여의도연구원도 전체 142건 가운데 3개월 이하 단기 연구·개발 활동이 
140건(98.6%), 3개월 이상 중장기 연구·개발 활동 2건(1.4%)이었다. 마찬가지
로 단기 연구·개발 활동실적 가운데 1개월 이하 125건(88.0%)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정의정책연구소도 전체 194건 가운데 3개월 이하 단기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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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활동이 197건(96.4%), 3개월 이상 중장기 연구·개발활동이 7건(3.6%)이었
으나 이는 2020년 정책연구소 가운데 중장기 연구·개발실적의 비중이 가장 높
은 것이었다. 더욱이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장기 연구·개발 활동에서 6개월 
이하 1건을 포함하여 유일하게 6~12개월 기간의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졌
다. 이외에 열린정책연구원,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시대전환LAB, 혁신과미래연
구원, 진보정책연구원,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 활동실적이 
3개월 이하 단기과제였다.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4개월 
이하

5개월 
이하

6개월 
이하

6~12
개월

12개월 
이상 계

민주연구원 81 9 1 91
(89.0) (9.9) (1.1) (100.0) 

여의도연구원 125 14 1 1 1 142
(88.0) (9.9) (0.7) (0.7) (0.7) (100.0)

정의정책연구소 147 30 10 5 1 1 194
(75.8) (15.5) (5.2) (2.6) (0.5) (0.5) (100.0)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 1 1 2
(50.0) (50.0)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 2
(100.0) (100.0) 

시대전환LAB  

혁신과미래연구원 34 6 4 44
(77.3) (13.6) (9.1) (100.0) 

진보정책연구원 1 7 23 31
(3.2) (22.6) (74.2)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
(100.0) (100.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1 1
(100.0) (100.0) 

합계 391 68 38 8 2 1 508
(77.0) (13.4) (7.5) (1.6) (0.4) (0.2) (100.0) 

<표 2-9> 2020년 연구·개발 활동실적의 추진기간별 분류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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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은 신생 정책연구소를 제외하고 2015년 이후 민주연구원, 여의도
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의 추진기간별 연구·개발 활동실적 변화를 보여준다. 
2015년 이후 매년 모든 정책연구소에서 단기과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각 정책연구소에서 박사급 연구 인력이 대폭 감축되는 등 연구 
인력의 감소와 연관하여 이해될 수 있다. 
  우선 민주연구원의 경우 단기과제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장기 
과제의 수가 2017년까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급
감하여 2020년에는 1건에 불과하게 되었다. 민주연구원의 경우 2018년까지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가 점차 증가했으나 2020년 16명으로 급감했음을 고려하
면 2020년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가 1건에 불과한 이유가 일부 설명될 수 있
다(<그림 10> 참고).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단기과제의 비중이 2015년 82.1%에서 2016
년 85.8%, 2017년 90.8%, 2018년 97.5%, 2019년 99.2%로 증가한 반면, 중
장기 연구과제의 비중은 2014년 17.9%, 2016년 14.2%, 2017년 9.2%, 2018
년 2.5%, 2019년 0.8%로 감소했으며 2020년 1.4%로 다소 회복되었다. 마찬
가지로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
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에 다소 회복되었다(<그림 2-10> 참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민주
연구원

단기 137 95.1 99 92.5 148 91.9 112 91.8 73 91.3 90 98.9 
중장기 7 4.9 8 7.5 13 8.1 10 8.2 7 8.8 1 1.1 
소계 144 100.0 107 100.0 161 100.0 122 100.0 80 100.0 91 100.0

여의도
연구원

단기 115 82.1 163 85.8 128 90.8 158 97.5 262 99.2 140 98.6 
중장기 25 17.9 27 14.2 13 9.2 4 2.5 2 0.8 2 1.4 
소계 140 100.0 190 100.0 141 100.0 162 100.0 264 100.0 142 100.0 

정의
정책

연구소

단기 188 94.5 119 79.3 152 88.4 107 82.3 93 83.8 187 96.4 
중장기 11 5.5 31 20.7 20 11.6 23 17.7 18 16.2 7 3.6 
소계 199 100.0 150 100.0 172 100.0 130 100.0 111 100.0 194 100.0 

<표 2-10> 2015~2020년 추진기간별 연구·개발 활동실적 변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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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정의정책연구소에서 단기 과제의 비중은 2015년 94.5%로 상대
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점차 중장기 과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다른 정
책연구소와 비교해 2020년을 제외하고 중장기 연구·개발 활동실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토론회 개최 등 활동 실적

  2020년 정책연구소의 활동 실적 중 토론회 개최 등 개최활동은 189건
(11.6%)이었다(<표 2-11> 참고). 정책연구소가 정당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
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현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당원, 일반국민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요하다. 2020년 11개의 정책연구소가 개최한 189
건의 토론회 개최 활동 실적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활동은 간담회 89
건(47.1%)였으며 토론회 42건(22.2%), 여론조사 21건(11.1%), 세미나 16건
(8.5%), 기타 16건(8.5%), 포럼 5건(2.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론회 개최등 활동실적에서 정책연구소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혁신
과미래연구원이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연구원 39건, 여의도연구원 34
건, 정의정책연구소 30건을 수행했다. 이외에 국민미래연구원 15건, 진보정책
연구원 9건,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건,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건이 수행되었으
며, 열린정책연구원과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수행실적이 전무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준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전체 59건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 실적 가운데 간담회 34건(57.6%), 여론조사 16건
(27.1%), 토론회 5건(8.5%), 세미나와 기타 각각 2건(3.4%) 등의 순이었다. 다
음으로 민주연구원의 경우 전체 39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활동실
적은 간담회 15건(38.5%)이었고, 토론회와 세미나가 각각 10건(25.6%) 개최되
었다. 여의도연구원 역시도 전체 34건 가운데 간담회가 20건(5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7건(20.6%), 세미나 4건(11.8%), 토론회 3건
(8.8%) 등의 순이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전체 30건의 실적 가운데 간담회가 
14건(4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토론회 10건(33.3%), 여론조사 
4건(13.3%), 기타 2건(6.7%) 등이었다. 이외에 국민미래연구원은 전체 15건의 
실적 가운데 토론회 10건(33.3%), 간담회 4건(26.7%), 여론조사 1건(6.7%)를 
수행했으며 진보정책연구원은 전체 9건의 실적 가운데 포럼 5건(55.6%), 토론
회 3건(33.3%), 기타 1건(11.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전체 2건 모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토론회를 1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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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했다. 열린정책연구원과 시대전환LAB, 그리고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의 개최실
적은 없었다. 
 

연구원 토론회 간담회 포럼 세미나 여론
조사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10 15 10 4 39
(25.6) (38.5) (25.6) (10.3) (100.0)  

여의도연구원 3 20 4 7 34
(8.8) (58.8) (11.8) (20.6) (100.0) 

정의정책연구소 10 14 4 2 30
(33.3) (46.7) (13.3) (6.7) (100.0)  

국민미래연구원 10 4 1 15
(66.7) (26.7) (6.7) (100.0) 

열린정책연구원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 2
(100.0) (100.0)  

시대전환LAB  

혁신과미래연구원 5 34 2 16 2 59
(8.5) (57.6) (3.4) (27.1) (3.4) (100.0)  

진보정책연구원 3 5 1 9
(33.3) (55.6) (11.1)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
(100.0) (100.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합계 42 89 5 16 21 16 189
(22.2) (47.1) (2.6) (8.5) (11.1) (8.5) (100.0)  

<표 2-11> 2020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분류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2015년 이후 정책연구소들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은 변화의 폭이 크기
는 하지만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그
림 2-15> 참고). 2016년 41건으로 가장 적은 개최횟수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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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84건, 2017년 360건, 2019년 327건 등 2년을 주기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감소는 여론조사 실적의 감소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여론조사 활동실적의 경우 2015년 169건에서 2017년 64건, 
2019년 29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체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이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5> 2015~2020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5~2020).

3) 교육·연수 활동실적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정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뿐만 아니라 당원과 당직
자, 지지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활동
을 수행한다. 2020년 전체 11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교육·연수 활동은 총 37
건(2.3%)으로 정책연구소의 활동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기보고
에는 정책연구소의 교육·연수 활동의 대상자를 당직자, 당원, 청년/대학생, 시
민,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의 경우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활동이 18건(4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당직자 5건
(16.7%), 청년 및 대학생 3건(8.1%), 시민 2건(5.4%), 기타 9건(24.3%)의 순서
로 나타났다(<표 2-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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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당원 청년
대학생 시민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1 1 1 7 10
(10.0) (10.0) (10.0) (70.0) (100.0) 

여의도연구원 1 2 2 5
(20.0) (40.0) (40.0) (100.0) 

정의정책연구소 1 1 2
(50.0) (50.0) (100.0)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

기본소득정책연구소 1 1
(100.0)  (100.0) 

시대전환LAB

혁신과미래연구원 1 1
(100.0)  (100.0) 

진보정책연구원 3 7 10
(30.0) (70.0)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8 8
(100.0) (100.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합계 5 18 3 2 9 37
(16.7) (48.6) (8.1) (5.4) (24.3) (100.0)

<표 2-12> 2020년 대상별 교육·연수 활동실적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별로 2020년 교육·연수 활동 실적을 구분해보면 민주연구원은 
총10건의 교육·연수 활동 가운데 기타 7건(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 당직자, 당원,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활동실적이 각각 
1건(10.0%)이었다. 특히 민주연구원의 경우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압도적으
로 승리하면서 신임 의원 및 신임 보좌관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총선 입
후보자 및 21대 국회보좌진 포럼 등 이들에 대한 교육·연수 활동을 6차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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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전체 5건의 교육·연수 활동실적 가운데 청년 및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각 2건(40.0%), 당원 대상 1건(20.0%)의 교육·연수 
활동이 이루어졌다. 진보정책연구원의 경우 10건의 전체 교육·연수 활동은 당
원 대상 7건(70%), 당직자 대상 3건(30%)이었으며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8건 
모두 당원 대상이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와 혁신과미래연구원의 교육·연수 
활동실적은 기타 1건이었으며,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 시대전환LAB,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의 교육·연수 활동실적은 없었다. 
  한편, <그림 2-16>에서 2020년 정책연구소의 교육·연수 활동 실적을 지난 
5년간 추이와 비교해보면 점차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활동의 비중
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당원대상 교육·연수 활동은 2015년 2건, 2016
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18건, 2018년 18건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74
건까지 증가했다. 2020년 절대적인 수치는 감소했으나 비중에 있어 여전히 당
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활동실적의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과 일반시만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연수 활동은 매우 미미한 수준
이거나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림 2-16> 2015~2020년 대상별 교육·연수 활동실적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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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홍보 활동실적

  정책연구소의 정책홍보 활동은 연구 및 개발 성과를 당원과 시민과 공유함
으로써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20년 전체 11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정책홍보 활동은 305건(18.7%)으로 연구·개발 활동 다음으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정기보고에서는 정책연구소에 따라 정책
홍보 건수와 홍보방법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표 2-13> 참고). 
  정책홍보 건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112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실적을 보여주
었으며 정의정책연구소 84건, 혁신과미래연구원 73건, 진보정책연구원 33건의 
정책홍보가 이루어졌다. 반면 민주연구원, 국민미래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
원은 1건의 정책홍보만이 이루어졌으며 열린정책연구원,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시대전환LAB,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의 정책홍보 활동실적은 전무했다. 
  또한 정책홍보 수단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정당 또는 정책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동시에 SNS(108건, 35.4%)와 보도자료(125건, 
41.0%)를 활용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반면 전통적인 방
법인 보도자료(7건, 2.3%)와 책자배포(1건, 0.3%)를 활용하는 방식은 상대적으
로 낮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연구원의 경우 1건의 정책홍보실적을 보고했다. 그러나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2019.9~2020.5의 기간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했다고 보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1건 이상의 정책홍보가 이루어졌을 것
으로 판단된다. 여의도연구원은 총 112건으로 가장 많은 정책홍보 활동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와 함께 SNS를 활용한 정책홍보가 106건
(9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도자료를 통한 전통적인 정책홍
보 역시 6건(5.4%)이 활용되었다. 여의도연구원의 SNS를 활용한 정책홍보에
서 특징적인 것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틱톡까
지 상당히 다양한 SNS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전체 84건의 정책홍보 활동실적을 보고했는데 기타 64건(76.2%), 홈페이지 게
시와 보도자료 배포 19건(22.6%), 홈페이지 게시와 SNS 활용 1건(1.2%) 등을 
통해 정책홍보 활동이 이루어졌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정책홍보의 대상이 
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
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혁신과미래연구원
은 전체 73건의 정책홍보활동을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
며, 진보정책연구원은 33건의 정책홍보활동 가운데 홈페이지 게시와 보도자료 
활용이 32건(97.0%), 보도자료만 배포 1건(3.0%)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미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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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은 홈페이지 게시와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1건의 정책홍보 활동을 실시했
으며,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책자배포(1건)를 통해 정책을 홍보했다. 반면, 열
린정책연구원과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시대전환LAB,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의 정
책홍보 활동실적은 전무했다. 

사이트
게재
(SNS)

사이트
게재

(보도자료)

보도
자료

책자
배포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1 1
(100.0) (100.0)

여의도연구원 106 6 112
(94.6) (5.4) (100.0)

정의정책연구소 1 19 64 84
(1.2) (22.6) (76.2) (100.0)

국민미래연구원 1 1
(100.0) (100.0)

열린정책연구원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시대전환LAB

혁신과미래연구원 73 73
(100.0) (100.0)

진보정책연구원 32 1 33
(97.0) (3.0)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
(100.0) (100.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합계 108 125 7 1 305
(35.4) (41.0) (2.3) (0.3) (100.0)

<표 2-13> 2020년 정당정책연구소별 정책홍보 활동실적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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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림 2-17>에서 2020년 정책연구소의 정책홍보 활동 실적을 지난 5
년간 추이와 비교해보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SNS와 보도자료를 함께 활용
하는 방식이 이미 대세로 잡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책자배포와 보도자
료 활용 등 전통적인 정책홍보 방식은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2-17> 2015~2020년 정책홍보 방법 비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5~2020)

5)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2020년 전체 11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자료발간 활동실적은 143건(8.8%)
로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연구개발활동, 정책홍보활동, 토론회 
등 개최실적에 이어 4번째이다. <표 2-1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 143건
의 간행물 등 발간실적에서 자료집 64건(44.8%), 보고서 38건(26.6%), 연구논
문 32건(22.4%), 기관지 2건(1.4%), 기타 7건(4.9%) 등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각 정책연구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전체 자료발간 실적 
21건 가운데 자료집 18건(85.7%), 연구논문 1건(4.8%), 기타 2건(9.5%)이며 
여의도연구원은 전체 30건 가운데 보고서 27건(90.0%), 자료집 2건(6.7%), 기
타 1건(3.3%) 등으로 차이가 크다. 또한 정의정책연구소 역시 8건의 자료발간 
실적 가운데 보고서 7건(87.5%), 기관지 1건(12.5%)이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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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건의 자료발간 활동실적 가운데 자료집 41건(85.4%), 보고서 4건(8.3%), 기
관지 1건(2.1%), 기타 2건(4.2%)이었고 진보정책연구원은 33건의 자료발간 활
동실적 가운데 연구논문 31건(93.9%), 자료집과 기타 각 1건(3.0%)이었다. 기
본소득정책연구소는 2건 모두 자료집 발간이었으며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
연구원, 시대전환LAB,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의 자료발간 활동실적은 전무했다. 

보고서 자료집 연구
논문 기관지 기타 계

민주연구원 18 1 2 21
(85.7) (4.8) (9.5) (100.0)

여의도연구원 27 2 1 30
(90.0) (6.7) (3.3) (100.0) 

정의정책연구소 7 1 8
(87.5) (12.5) (100.0)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 2
(100.0) (100.0) 

시대전환LAB

혁신과미래연구원 4 41 1 2 48
(8.3) (85.4) (2.1) (4.2) (100.0)

진보정책연구원 1 31 1 33
(3.0) (93.9) (3.0)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 1
(100.0) (100.0) 

미래한국사회연구원

합계 38 64 32 2 7 143
(26.6) (44.8) (22.4) (1.4) (4.9) (100.0)

<표 2-14> 2020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0년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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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림 2-18>에서 2020년 정책연구소의 자료발간 활동 실적을 지난 5
년간 추이와 비교해보면 2017년 자료발간 활동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9년까지 비교적 유지되었으나 2020년 급격하게 감소했다. 다만, 2017년 
이후 자료발간 활동실적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연구논문의 양적 확대와 비
중 증가가 나타났으며, 2020년 자료발간 활동실적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
고 연구논문 활동실적은 32건(22.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림 2-18> 2015~2020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5~2020).

III. 해외 주요국 정당 싱크탱크의 운영과 활동

  정당 싱크탱크(partisan think tanks)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책적, 
기술적 조언과 관련된 아이디어 생성에 전념하는 조직으로 한 정당과 명백한 
혹은 암시적인 유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싱크탱크와 차이가 있다
(Echt 2019; Miragliotta 2021). 국가별 정당 싱크탱크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드러낸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독일, 미국, 호주의 정당 싱크탱크의 활동과 재정적 특징을 분석하고, 다
음으로 매년 발표되는 『글로벌베스트싱크탱크인덱스보고서(Global Go To 
Think Thank Index Report))』의 2020년 정당 연계 싱크탱크
(political-party affiliated think tank)의 순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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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 정당 싱크탱크

1) 독일

  『2020년 글로벌베스트싱크탱크인덱스보고서』에는 독일에서 266개의 싱크탱
크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Gann 2020, 44). 대다수 싱크탱크들
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학술적 싱크탱크(academic 
think tanks)이거나 특정한 정책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애드
보커시 싱크탱크(advocacy think tanks)이며 정당과 관련된 싱크탱크의 수는 
5% 정도이다(Thunert 2011, 44). 이들 싱크탱크들은 다음에 살펴볼 미국의 
싱크탱크들과는 달리 주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자료에 따
르면 50% 이상의 싱크탱크들이 정부보조금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25%는 정부
보조금과 민간후원금으로 받고 있었다. 단지 25%만의 싱크탱크만이 대부분의 
재정을 민간 자금으로 운용했을 뿐이다(Thunert 2011, 48).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와 주로 비교되는 독일의 정당 관련 싱크탱크는 6개
의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이다. 독일의 정치재단은 제1차 세계대전 이
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문
화를 형성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되거나 재설립4)되었다. 각 정치재단
은 <표 3-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특정 정당과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
고 정당의 정책 방향의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나 재정, 활동, 운영, 조직적 측면에서 정치재단은 정당으로 독립된 
단체이다(이정진·임채진 2015; 이혜경·최혜영 2020).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치
재단은 제도적으로 독립적인 조직이며 정당과도 독립적이다. 정당은 긴밀하게 
연계된 재단에 그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정치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이혜경·최혜영 2020, 129-130).   

4)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은 1925년 설립되었지만 1933년 나치에 의해서 
폐쇄되었다가 1947년에 재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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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단 설립연도 연계 정당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h-Ebert-Stiftung)

1925년
(1947년 재설립) 사회민주당 (SPD)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Konrad-Adenauer-Stiftung) 1964년 기독민주당 (CDU)

한스 자이델 재단
(Hanns-Seidel-Stiftung) 1967년 기독사회당 (CSU)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h-Naumann-Stiftung) 1958년 자유민주당 (FDP)

하이리히 뵐 재단
(Heinrich-Boll-Stiftung) 1997년 연맹90/녹색당 

(Bundnis90/The Greens)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Luxemburg-Stiftung) 1990년 민주사회당 (PDS)

<표 3-1> 독일의 정치재단과 연계 정당 

     
  정치재단의 재정 수입은 우리나라 정당 정책연구소와 비슷하게 대부분 연방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표 3-2>는 이혜경과 최혜영(2020)이 프리드
리히 에버트 재단과 더불어 독일에서 가장 큰 정치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
단의 지원금을 자금 출처별로 기술한 내용 중에서 2015년부터 2018년 부분만 
발췌해  재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재
정 수입의 92% 이상이 연방정부 보조금이며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포함하면 95% 이상의 재정을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였다. 게다가 2015년 이
후 총 재정 수입에서 연방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정치재단은 정책연구 이외에도 민주시민교육, 장학사업, 
국제교류사업, 개발 원조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8년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을 제외한 5개 정치재단5)은 ‘정치 재단의 국가자금에 대한 공
동 성명’을 발표하여 1) 민주시민교육, 2) 학문적 연구와 정책 연구 및 조언, 
3) 정당의 역사적 발전과 정치 사회 운동 연구, 4) 청년들과 신진학자들을 위
한 장학 사업, 5) 정보 및 국제회의를 통한 유럽 단일화를 위한 노력과 국제사
회의 기여, 6) 개발 원조 프로그램 지원과 민주주의, 자유주의 및 법치국가의 
구축을 위한 기여라는 여섯 가지 활동목적을 제시하였다(이혜경·최혜영 2020, 
130).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 선거 전략 연구에 치중하는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
소의 활동과는 큰 차이가 있다(이정진·임채진 2015). 

5)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2003년에 참여한다(이혜경·최혜진 201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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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방정부 147,440 
(92.05%)

159,148
(93.01%)

164,917
(93.24%)

171,817
(93.85%)

주, 자치단체 2,600
(1.62%)

2,780
(1.62%)

3,005
(1.70%)

3,018
(1.65%)

기타 4,930
(3.08%)

4,533
(2.65%)

4,553
(2.57%)

5,290
(2.89%)

펀드/기부금 1,296
(0.81%)

1,256
(0.73%)

1,037
(0.59%)

300
(0.16%)

등록비 1,933
(1.21%)

2,004
(1.17%)

1,903
(1.08%)

1,487
(0.81%)

기타수입 1,975
(1.23%)

1,384
(0.81%)

1,468
(0.83%)

1,164
(0.64%)

총계 160,174 171,105 176,883　 183,076　

<표 3-2>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재정 수입
(단위: 천 유로) 

주: 괄호에 있는 숫자는 비율
출처: 이혜경·최혜영 2020, 134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2) 미국

   『2020년 글로벌베스트싱크탱크인덱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미국
에서 2,203개의 싱크탱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1980년 이후 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McGann 2020, 15).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독일과 달리 일
반적으로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으
며 민주시민 교육보다는 정책 연구와 조언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Rich 
and Weaver 2011; 이정진·임채진 2015). 
  미국의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등은 특정 정당과 이념적 지향점을 
공유할 뿐이며 재정이나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정당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정진·임채진 2015). 이들의 대부분 수입은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충당
되고 있으며 정당이나 정당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
에서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여겨지고 있다(이정진·임채진 2015).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베스트싱크탱크인덱스보고서』에서 이들 기관들을 정당 싱크탱
크로 분류하지 않으며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의 많은 정책적 제안들이 정당과 의원에 의해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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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법률로 제정되며 소속 인력이 정부의 고위직과 주요 보직에 임명되어 활동
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Rich and 
Weaver 2011).      
      
3) 호주

  1994년 호주의 자유당(Liberal Party)은 처음으로 정당 싱크탱크인 멘지스 
연구 센터(Menzies Research Centre)를 설립하였다. 1998년 하워드(John 
Howard) 자유당 정부는 정당 싱크탱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2000년 호주의 양대 정당 중의 하나인 호주 노동당(Australian Labour 
Party)은 정부보조금을 매칭펀드로 사용하여 치플리 연구 센터(Chiefley 
Research Centre)를 설립하였다. 얼마 후에 정당 싱크탱크를 위한 정부 보조
금은 원내 정당에 확대되어서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2002년에는 국민당
(National Party)과 호주 민주당(Australian Democrats)이 각각 페이지 연구 
센터(Page Research Center)와 칩 재단(Chipp Foundation)을 설립하였고, 
2008년에는 호주 녹색당(Australian Greens)이 그린 연구소(Green Institute)
를 만들었다(Miragliotta 2021, 245).  2021년 현재 칩 연구센터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표 3-3>과 같이 네 개의 정당 싱크탱크가 활동 중이다.

이름 설립연도 연계 정당
2017년 재정수입(US Dollar)

총수입 보조금 기부금 기타

치플리 연구센터 2000 호주 노동당 $411,448 55% 32% 13%

그린 연구소 2008 호주 녹색당 $142,740 60% 15% 25%

멘지스 연구센터 1994 자유당 $907,663 25% 23% 52%

페이지 연구센터 2002 국민당 $87,612 98% 0% 2%

<표 3-3> 호주의 싱크탱크 

출처: Miragliotta 2021,246-247. 

  정부 보조금은 정당이 아니라 각 싱크탱크에게 지불된다. 하지만 정당 싱크
탱크 보조금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매년 정당 싱크탱크는 보조
금을 위한 신청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형식상 절차에 불구하며 
정부 보조금은 각 싱크탱크의 관련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항상 주어지고 
있다(Miragliotta 2021, 245). <표 3-3>에서 보듯이 호주 정당 싱크탱크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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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입과 정부 보조금 의존도는 싱크탱크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2017년에 
가장 많은 재정 수입이 있던 멘지스 연구센터는 정부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25%에 불과했지만, 군소정당인 페이지 연구센터는 거의 모든 재정수입을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호주의 싱크탱크는 정당과는 법적으로 독립
된 공공 기업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싱크탱크들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로 구성된 독자적인 결
정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인문들의 대부분은 의회의 의원
이거나 정당의 고위직들이고 싱크탱크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는 임원들
(executive directors)이 정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대관계를 가진 정당원이
기 때문에 정당과 강한 조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Miragliotta 2021, 250).  
       
2. 『글로벌베스트싱크탱크인덱스보고서』의 정당 싱크탱크 순위 

  2006년부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더 연구소(The Lauder Institute)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TTCSP)’에서는 맥간(James G. McGann) 박사의 주도로 매년 전 세계 국가들
의 싱크탱크를 지역별, 기능별, 분야별로 조사하고 평가한 후에 순위를 결정하
여 『글로벌베스트싱크탱크인덱스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2020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싱크탱크를 평가하고 순
위를 결정하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8,100개의 싱크탱크와 12,800명의 언론인, 공공 및 민간 후원자들, 정책결정
자들에게 평가 대상이 될 싱크탱크의 추천을 요청한다. 그 중에서 10개 이상
의 추천을 받았거나 전년도 상위 순위에 있던 싱크탱크들이 당해 연도 심사 
대상들이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싱크탱크들의 리스트를 싱
크탱크, 언론인, 공공 및 민간 후원자들, 정책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순위
를 매기게 한다. 이러한 동료평가(peer review)와 더불어 전문가 패널(Expert 
Panel)이 모든 분야별 평가에 참가하여 평가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한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문가 패널의 구성원들이 후보군에 포함된 싱크탱크에 
대한 정보들을 이메일로 받아서 이를 검토하여 순위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하
여 TTCSP가 올해의 싱크탱크(Top Think Tank of the Year)와 최우수 세계 
싱크탱크(Top Think Tanks Worldwide)와 함께 지역별(Region), 연구 분야
별(Area of Research), 특별 업적별(Special Achievement) 최우수 싱크탱크
를 발표한다(McGann 202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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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한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단계에서 동료 집단과 전문가 집단에게
는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네 종류의 지표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첫 번째는 자원지표(resource indicators)로 유능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채용과 보유 능력, 재정적 지원의 품질과 안정성, 정책결정자와 다른 정책 엘
리트와의 친밀성과 접근성 등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활용지표
(utilization indicators)로 자국의 언론과 정책 전문가들의 우수 기관으로의 
평가, 언론의 노출과 인용, 웹 접속량, 입법부와 행정부에서의 증언의 양과 품
질, 정부 부처에 의한 브리핑, 임용, 자문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산
출지표(output indicators)로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의 수와 품질, 단행본, 연
구 논문과 정책 브리프 등의 출간, 뉴스 인터뷰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는 영향력 지표(impact indicators)로 정책결정자와 시민단체에 의해 채택된 
권고안, 이슈 네트워크의 중심성, 정당, 후보자와 인수위원회에서의 자문 역할 
등을 고려한다(McGann 2020, 41-42). 
  『글로벌베스트싱크탱크인덱스보고서』에서는 <표 3-1>에 정리된 것과 같이 
싱크탱크를 연계기관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정당 연계 싱크탱
크(political-party affiliated think tank)는 특별 업적별 베스트 싱크탱크에 
별개의 항목으로 순위가 매겨져있다. 정당 연계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한 첫 해
인 2010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이 줄곧 최우수 정당 싱크탱크로 선정6)되었으며 <표 3-2>에 있는 2020년 정
당 싱크탱크 순위에서 보듯이 독일의 정당 연계 싱크탱크들이 항상 상위 순위
에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Party School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와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
스탄의 정당 연계 싱크탱크들이 순위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아예 순위권 밖에 있다. 비록 『글로벌베스트싱크탱크인덱스보고서』의 조사방식
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한국개발연구
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가 2016년-2019년 한국, 중국, 인도, 
일본 지역의 최우수 싱크탱크(China, Indi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enter of Excellence for 2016-2019)로 선정되고 2020년 전 세계 
최우수 싱크탱크 (2020 Top Think Tanks Worldwide (US and non-US)) 
중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안보연구소, 
자유기업원이 각각 16위, 32위, 67위, 75위, 108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우리나라 정당 정책연구소의 대외적 활동과 영향력은 약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2010년에는 최우수 정당소속 싱크탱크로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이 선정되었다(McGann 201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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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관명 국가
1 Konrad-Adenauer-Stiftung (KAS) 독일
2 Friedrich-Ebert-Stiftung (FES) 독일

3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FNF)
독일

4 Heinrich Boll Foundation (HBS) 독일

5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FEPS)
벨기에

6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미국

<표 3-5> 2020년 최우수 정당 소속 싱크탱크 
(2020 Best Think Tanks with a Political Party Affiliation)  

분류 정의

자율·독립 싱크탱크
(autonomous and 

independent)

특정한 이익집단이나 후원자로부터 상당한 독
립성을 가지며 운영과 재정에 있어 정부로부
터 자율적임.

준독립 싱크탱크
(quasi-independent)

정부로부터 자유롭지만 이익집단, 후원자 혹
은 계약기관에 의해서 관리됨. 대부분의 재정
을 지원하고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정부 연계 싱크탱크
(government-affiliated) 공식적으로 정부 산하 기관으로 소속됨. 

준정부 싱크탱크
(quasi-governmental)

정부 보조금과 계약만으로 재정을 유지하지만 
공식적인 정부 산하 기관은 아님.    

대학 연계 싱크탱크 
(university-affiliated) 대학의 정책연구센터.

정당 연계 싱크탱크 
(political-party affiliated) 공식적으로 정당에 소속된 싱크탱크

기업형(영리형) 싱크탱크
(corporate(for-profit))

기업에 소속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만 운영되
는 영리형 공공정책 연구 단체. 

<표 3-4> 연계기관(affiliations)에 따른 싱크탱크의 분류

 출처: McGann 20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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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미국
8 Fabian Society 영국
9 Hanns Seidel Foundation (HSS) 독일
10 European Ideas Network (EIN) 벨기에

11 Party School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중국

12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WMCES), FKA Centre for European Studies 벨기에

13 Green European Foundation (GEF) 벨기에
14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 미국
15 Fundacion Jaime Guzman (FJG) 칠레
16 New Democrat Network (NDN) 미국
17 Foundation for EU Democracy 벨기에

18 Foundation Max van der Stoel, FKA Evert 
Vermeer Foundation 네덜란드

19 Fundacion para el Analisis y los Estudios Sociales 
(FAES) 스페인

20 Fondation pour l'Innovation Politique (Fondapol) 프랑스
21 Rosa Luxemburg Foundation (RLS) 독일
22 Wiardi Beckman Foundation (WBS) 네덜란드
23 Terra Nova 프랑스
24 Fondazione Italianieuropei 이탈리아
25 European People's Party 벨기에
26 Bertil Ohlininstitutet 스웨덴
27 Fundacao Armando Alvares Penteado (FAAP) 브라질
28 SEDAR Institute 말레이시아
29 Institute of European Democrats (IED) 벨기에
30 Campaign for Liberty 나이지리아

31
Dr. Syama Prasad Mookerjee Research 

Foundation
인도

32 Fondation Jean-Jaures 프랑스

33 Foundation fo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SETA) 터키

34 Fundacao Perseu Abramo (FPA)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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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Jinnah Institute 파키스탄
36 India Foundation 인도
37 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인도
38 Russkiy Mir Foundation 러시아

39 Institute of Strategic Analysis and Policy Research 
(INSAP) 말레이시아

 출처: McGann 2020, 277-278. 

IV.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과 개선사항

  이번 장에서는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들의 정당과의 연계성과 주요 활동, 운
영방식과 더불어 개선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2021년 8월 
24일에 11개 정당연구소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였
고, 답변 마감일이었던 9월 2일까지 그 중 5개 정당연구소만이 서면 인터뷰를 
작성해서 보내왔다.7) 서면인터뷰에 답변한 정책연구소와 응답자의 직급은 <표 
4-1>과 같다. 서면인터뷰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정책연구소의 수가 절반 이상
이며 응답자의 직급도 상이하기 때문에 서면인터뷰 결과가 전체 정책연구소의 
운영 현황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제2장에서 정량 분석을 중심으
로 검토한 각 정책연구소들의 운영과 사업 실적을 보완하는 참고 내용으로 의
미가 있을 것이다.

     

7) 여의도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과 국민미래연구원, 혁신과미래연구원, 미래한국사회연구원, 애국정책
전략연구원은 당과 연구소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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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민주연구원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
주시민 및 차세대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함.

<표 4-2> 정책연구소의 목표와 역할

소장 부소장 연구기획실장 연구위원

민주연구원 - - - 1

정의정책연구소 - - 1 -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 - 1

시대전환LAB 1 - - -

진보정책연구원 - - - 1

합계 1 0 1 3

<표 4-1> 서면인터뷰 응답자 현황 

    
  서면 인터뷰는 1)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정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연
구소의 운영과 사업활동, 3) 2020년 정책연구소 핵심 사업과 중앙당과의 협의 
절차, 4) 정책연구소의 개선방안에 관한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래서 기술하겠다.

1.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정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

  우선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 
및 목표,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표 4-2>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모
든 응답자들은 정당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 제
시, 확산하는 것을 정책연구소의 기본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민주연구
원, 정의정책연구소, 진보정책연구원은 민주시민과 당원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
를 위한 교육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및 연구 네트워크
의 구축도 정책연구소의 역할로 제시되었는데, 진보정책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중국 및 북한 사회과학원, 유럽 정당 연구소 등과의 교환 연수를 장기적 목표 
중의 하나로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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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책연구소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혁신, 진보정치의 실현을 위해 창당
한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 중단기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성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보적 국가비전 및 전략 등 중장기 정책
연구와 개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연구발표 및 관련 토론
회, 정책교육 및 정책자료 출판, 정보화 사업,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기본소득 의제 연구 및 대중적 확산, 당내외 기초정책 생산, 
미래의제에 대한 연구임. 

시대전환LAB
당의 지향점인 “두려움 없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정
강 슬로건에 입각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주의
(Pragmatism)” 정책 생산의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를 추구함.

진보정책연구원 

단기적 목표는 1) 새로운 노동정책 개발 등 진보정책 의제 
개발, 2) 차별화된 자주 및 평등 정책 개발: 독자적 평화협정 
및 통일 방안 마련, 3) 광역시도당, 계급계층정당 정책아카데
미 등 교육 강화, 시도당 정책위원회 건설 지원, 4) 현안에 
대한 당 내외의 공통의 정책연구 용역 시행: 민변, 학계 등
이며, 장기적 목표는 1) 정책 연구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원: 
석박사 이수 보장, 2) 당의 강령 심화 연구 및 대안체제 프
로젝트 개발, 3) 중장기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이론지’ 발간 
추진, 4) 중국 및 북한 사회과학원, 유럽 정당 연구소 등과의 
교환 연수 등 추진 5) 청년 정책유람단 해외 파견: 해외 사
례 발굴 및 이론 습득임.

  다음으로 정책연구소가 정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
지 질문을 하였다. 하나는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
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
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이었고, 다른 하나는 앞의 질문에 대
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
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이었다. 
대부분의 정책연구소가 연구성과를 통해 국회의원과의 법안 작성과 발의에 영
향을 미친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시대전환LAB은 정책연구소이 설립된 것이 8
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연구성과가 미진하고 의원실과의 협업 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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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민주연구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법안 등의 제안이 국회의
원 법안 작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정책 지원을 위해 정책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또한 
정당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제출함.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연구성과가 의제별 TF와 의원실-연구소 구성
원 협의 채널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과 의원 법안 개정 및 발
의에 반영되고 있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되는 상무위에 주기적으로 연구보고
를 하고 긴밀하게 정책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시대전환LAB
정책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미진한 가운데 당소속 국회의원실
과 유기적이고 정규적인 협업 관계를 위한 프로세스 정비 등
이 미완성된 상태이며 향후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을 통한 입
법활동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진보정책연구원 
원내 정당이었을 경우 연구 용역 결과 중 핵심의제에 맞는 
것을 선정하여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원외 정당인 상황에서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연구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정책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사회적 이슈화함. 

<표 4-3>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과 법안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연구소의 업무와 운영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시행하는 사업과 2) 연간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 사업에 관해 물
어보았다. <표 4-4>는 각 정책연구소의 선거와 비선거시기의 사업에 대한 답
변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연구소들은 정책연구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핵심공약을 발굴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정의정책연구
소의 경우는 중앙당 및 정책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 및 시도
당, 지역위원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비선거시기에 정책연구소들은 주로 중장
기 차원에서 대외적인 동향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나 이념적 지향점이 비슷한 다른 조직과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표 4-5>는 정책연구소의 연간 사업을 정기적
인 것과 비정기적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정책연구소들은 연간 
정기 사업으로 정당의 정책개발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과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비정기 사업으로는 선거와 관련된 정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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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비선거시기

민주연구원
선거에 이슈가 될 사안에 대
하여 대응하고, 시대정신에 
입각한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
고 핵심공약을 발굴

중장기 정책, 현안 대응, 전
문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등의 업무와 사업을 시행

정의정책연구소

당원·유권자 대상 각종 정책 
및 정치의식 관련 여론조사, 
중앙당 및 정책위원회와 연
계·협력을 통한 공직선거 후
보자 및 시도당·지역위 지원
사업을 진행 

여론조사 분석 및 종합, 중장
기 의제 사업 및 전략개발, 
분야별 연구 및 동향보고서 
작성, 토론회 추진, 각종 포
럼 운영, 외부전문가 네트워
크 확대 등의 사업을 진행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세부선거정책 수립을 위한 기
초정책 연구를 실시

대내외 동향에 따른 현황 및 
정책 연구를 시행

시대전환LAB

전국단위 이슈에 부응하는 정
책개발, 지역별 특화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개발, 생활문제
(민생) 해결 중심의 실용적 
정책개발

국민의 생활 문제(민생) 해결 
중심의 실용적 정책개발과 지
역별/ 사회경제적 계층별 세
부 정책개발 

진보정책연구원 (구체적인 응답이 없었음)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며, 당
내 조직 및 외부 조직과의 
‘정책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정책연구용역을 
알차게 진행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조직화, 정책네트
워크 강화를 위한 진보진영과
의 정책교류 활동이 진행됨. 
아울러 정책에 대한 교육사업
도 ‘정책아카데미’ ‘광역시도
당 교육’ ‘새 노동정책교육’ 
등 수시로 진행하고 있음.

<표 4-4> 정책연구소의 사업 (선거/ 비선거시기)

조사나 공약 개발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진보적 성향의 정의정책연구소와 진
보정책연구원은 청년들의 정책 선호 조사와 공약 개발의 별도의 사업으로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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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비정기적

민주연구원 각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발굴
과 정책보고서 작성 현안 이슈 보고서 작성

정의정책연구소

Ÿ 사회경제적 민생의제 및 
담론 제시를 위한 각종 연
구조사사업 및 토론회를 
일상적으로 진행

Ÿ 큰그림 작업반’, ‘의제 
TF’를 운영

Ÿ 당원·유권자 정책수요·정
치의식 조사 등을 수행

Ÿ 월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분기별 진보정책 
이론지인 ‘보다 정의’ 발
행, 여론동향 보고서, 연
구위원 분야별 이슈브리핑 
및 연구보고서, 칼럼 등을 
작성

Ÿ 분야별 포럼 및 외부전문
가 네트워크 구축, 청년기
자단 및 청년포럼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역량 강화 
및 청년과의 직간접적 소
통에 집중

각종 정책수요 조사 및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하고 당원·유
권자 정책선호 및 수요 조사, 
20대 청년 및 여성 등 대상 
그룹별 심층인터뷰(FGI)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주간정책보고 정책 간담회와 선거 대응 기
초 정책 수립 

시대전환LAB
국회 ‘상임위’ 단위기준의 분
야별 정책 개발과 세미나/포
럼/심포지엄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자치
단체선거 등에 대해, 정당 전
체 차원의 선거공약 개발하고
후보자 지역구별 특화된 선거
공약 개발에 대한 지원함. 

진보정책연구원 

주간 ‘정책과 논점’ 발행, ‘총
선/대선/지선 정책공약 수
립’, ‘정책연구용역 집행’ ‘정
책 현안 토론회, 세미나 개
최’ 등의 업무 수행

‘정책당대회’ 의제 마련을 위
한 ‘의제위원회 운영’, ‘계급
계층 의제 확대 회의 운영’,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
정책팀 운영’ 등의 업무 수행

<표 4-5> 정책연구소의 연간 사업 (정기적/ 비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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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민주연구원
Ÿ 연구소 연도별 사업 결정은 전적으로 당대표가 이사장으

로 되어있는 연구원 이사회에서 결정
Ÿ 당 관련 정책 사업의 경우는 최고위원회 등에 연구원장이 

참여하여 보고 및 결정 

정의정책연구소

Ÿ 당의 시급한 전략과 중요하고 거시적인 결정 사안은 당대
표 및 지도부와 연구소장이 논의하며, 그 외의 기본적 사
안은 중앙당 사무총장과 연구소장 및 연구기획실장 간 정
기적·상시적 조율로 협의

Ÿ 매주 월요일 점검회의를 진행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
점검 및 배분, 연구위원별 주단위 업무보고 및 계획 공
유, 일정 공유 등을 함.

Ÿ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조율이나 협의는 중앙당 사무총장 
주재로 매주 2회 이상 진행하는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이루
어짐. 

<표 4-6> 중앙당과의 소통 및 협력 방식

  다음으로 정책연구소의 의사결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1) 중앙당과의 소통
절차 혹은 의견 조율 및 협력과정과 2)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에 대한 소개를 요청하였다. <표 4-6>은 정책연구소와 중앙당과의 
소통 절차와 협력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정책연구소에서 중앙당은 정책
연구소의 사업 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
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중앙당과의 의견 교환은 필수적이었다. 정책연구소
별 중앙당의 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민주연구원은 연도별 사업은 당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원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며 당 관련 정책 사업은 
최고위원회 등에 연구원장이 참석하여 보고 및 결정하게 된다. 정의정책연구소
는 당의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은 당대표 및 지도부와 연구소장이 논의하고 결
정하며 그 밖의 기본적 사업은 중앙당 사무총장과 연구소장 및 연구기획실장 
간에 정기적, 상시적 조율로 협의한다. 이러한 정기적 협의는 주로 중앙당 사
무총장 주재로 매주 2회 이상 진행하는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있게 된다. 또한 
연 2회 이상 연구소 위원과 중앙당 정책연구위원 간의 소통 및 정책토론을 하
고 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중앙당 상무위에 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
고하고 중앙당 상무위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책간담회, 토론회, 발행물 
발간 등을 진행한다. 시대전환LAB은 중앙당 최고의결기구인 ‘상임대표당원회
의’ 및 당 ‘정책위원회’ 산하 분야별 위원회와 개별 및 연석협의를 하고 있으
며 중앙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대표당원’ 회의에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계획과제를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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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연 2회 이상 연구소(연구위원)와 중앙당 정책위원회(정책
연구위원) 간 소통 및 정책토론을 진행

기본소득정책연구소
Ÿ 중앙당 상무위에 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중

앙당 상무위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책간담회, 토론
회, 발행물 발간 등을 진행

시대전환LAB

Ÿ 중앙당 최고의결기구인 ‘상임대표당원회의’ 및 당 ‘정책위
원회’ 산하 분야별 위원회와의 개별 및 연석협의

Ÿ  단기 및 현안 과제 대응은 정책위원회 산하 개별 분야별 
위원회에서 대응, 중장기 및 국가단위 차원의 과제 대응
은 정책연구소에서 주무하는 형식으로 이원화 하여 정책
개발과제 발굴 및 배분 

Ÿ 중앙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대표당원’회의에 대한 활동
계획 보고 및 협의를 통해 계획과제 보완 

진보정책연구원 

Ÿ 정책연구원장,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기획위원장 3자 회
의 운영

Ÿ 대표단회의,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정기 업무보고 
Ÿ 계급계층조직의 정책연구 협업 (연구위원이 결합)
Ÿ 정책연구원 차원의 정기 교육사업에 대표단, 당직자 등 

참석

  <표 4-7>은 정책연구소의 사업결정과 집행 방식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의사결정방식은 정책연구소 간에 다소 상이했지만 중앙당과의 협의를 
중요한 절차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민주연구원과 정의정책연구소처럼 다른 정
책연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역사가 긴 정책연구소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내부 절차가 있었다. 민주연구원은 운영실, 전략실, 
네트워크실, 정책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각 실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실장단 회의에서 사업기획을 하게 되고 이사회에서 사업을 결
정한 후 이를 집행한다. 정의정책연구소는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정기이사회
에서 결산과 예산안을 논의 및 결정한다.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연구소 점검회
의에서는 일상적인 사업과 업무를 점검하고 배분하고, 격주 목요일 운영위원회
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와 더불어 연구소의 상하반기 사업계획 및 중점 사업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들은 연구위원들에게 업무를 배분해서 
진행하고, 연구기획실장이 총괄 관리하며 연구소장이 최종 확인 및 결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중앙당 상무위원회과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연구소의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진행한다. 시대전환LAB은 연구소의 사업계획을 세우면 
중앙당 정책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중복과제를 제거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임대표당원회의와의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걸쳐 정책연구소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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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민주연구원

Ÿ 각 실(운영실, 전략실, 네트워크실, 정책실)별 사업(연구)
계획 작성

Ÿ 각 실의 실장으로 구성된 실장단 회의에서 사업기획
Ÿ 연구원 이사회에서 사업결정
Ÿ 각 실별 집행 

정의정책연구소

Ÿ 반기별로 이사장과 이사진이 참석하는 정기이사회를 개
최함. 상반기(1월) 이사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상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 결정하고, 하반기(7월) 이
사회에서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을 논의, 결정

Ÿ 매주 월요일 점검회의를 진행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
점검 및 배분, 연구위원별 주단위 업무보고 및 계획 공
유, 일정 공유 등을 함.

Ÿ 격주 목요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
무점검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소의 상하반기 사업계획 및 
중점 추진사업을 논의하여 결정함.

Ÿ 격주 운영위원회와 매주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담당 연구위원들이 맡은 업무(정책연구, 보고서 작성, 간
담회·토론회 추진 및 진행)를 배분해서 진행하고 연구기
획실장이 총괄 관리하며, 소장이 최종 확인, 결제함.

Ÿ 중앙당 상무위원회,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실천적인 사업
을 집행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일반 정책연구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시대전환LAB

Ÿ 사업계획(연간) 수립 → 중앙당 정책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중복과제 제거 등 업무실행상의 효율성 확보 프로세스 
→ 상임대표당원회의 보고 및 협의 및 피드백 → 정책연
구소 의사결정 후 수행

Ÿ 정책연구소 정책과제 성과(연구물 등)의 중앙당 홈페이지 
및 빠띠 공유(추후 실행 계획 중)

Ÿ 지역 시도당 공유 및 피드백 수렴(추후 실행 계획 중)

<표 4-7> 정책연구소의 사업결정과 집행방식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대전환LAB은 정책연구소 정책과제 성과를 중앙당 홈페
이지 및 빠띠에 공유하고 지역 시도당에 공유하여 피드백을 수렴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원 정기회의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정책연구원장,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기획위원장 회의를 통해 중앙당과 협업하
고 있다. 그리고 대표단,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 보고 및 당원/시민 대상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연구원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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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책연구원 

Ÿ 사업계획(기획) 결정: 정책연구원 정기회의 진행
Ÿ 중앙당과 협업: 정책연구원장,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기획

위원장 회의 진행
Ÿ 사업진행: 사안에 따라 전국적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토론

회, 기자회견 등 진행
Ÿ 결과보고: 대표단,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 보고 및 

당원/시민 대상 홍보물 배포

응답

민주연구원 인원의 자연감소(퇴직 등)에 따라 충원하고 정책과 공약 마
련 등에 필요한 분야 인력을 고용 

정의정책연구소 각 분야별 의제개발 및 분석, 정책기획 역량과 정의당 가치
와 비전에 대한 이해와 동의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기본소득당의 기본정책 및 취지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연구 
성과 지표

시대전환LAB 시대전환 정강에 공감하고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진보정책연구원 당에서 정책 분야 일을 하던 사람들을 채용

<표 4-8> 정책연구소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 기준

 
  정책연구소 연구인력의 충원에 있어서는 <표 4-8>에 기술된 것과 같이 과반
수 정책연구소들이 당의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으
며 연구 전문성과 관련된 구체적 충원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소는 거의 없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당에서 정책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충당한
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한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연구소와의 교류 활동에 대해서 물었다. 민주연구원은 경제관련 5개 단체 연
구 등과 정책 관련 협의와 토론을 했으며 이스라엘 공공정책 연구소와 이탈리
아 중소기업, 산업 전문 싱크탱크인 ART-ER(지역매력연구소)와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해외 사례에서 언급했던 독일 사민당의 프리드리
히 에버트 재단의 한국사무소와 긴밀한 교류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국회미래연
구원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공동연구사업을 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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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민주연구원
Ÿ 경제관련 5개 단체 연구소 등과 정책 관련 협의와 토론
Ÿ 이스라엘 공공정책 연구소와 양해각서 교환
Ÿ 이탈리아 ART-ER과 양해각서 교환 

정의정책연구소
Ÿ 독일 사민당 정책연구소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한

국사무소와의 기획회의, 간담회, 공동연구, 토론회
Ÿ 국회미래연구원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공동연구사업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없음

시대전환LAB 없음

진보정책연구원 
Ÿ 노동조합 부설 연구소, 입법센터, 청년오늘연구소 등과 

돌봄노동자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20대 젠더이슈에 관한 
연구 및 토론회, 고졸고동자를 위한 정책연구, 청소년 유
권자를 위한 공약개발 연구

<표 4-9> 2020년 정책연구소의 정책네트워크 활동

조합 부설 연구소, 입법센터, 청년오늘연구소 등과 관련 주제에 대한 정책연구
를 수행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기본소득연구소와 시대전환LAB은 창립한지 얼
마 안 된 정책연구소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의 교류활동이 전무하였다. 

 

3. 2020년 정책연구소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사업

  <표 4-10>은 정책연구소의 2020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에 대한 각 
연구소별 관계자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 공약 개발이라고 답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제21대 총선에서 정책의제 
및 담론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의당의 21대 총선 전략과 
정책과제, 정세분석에 관한 ‘유력정당의 길’ 보고서와 ‘21대 총선대안사회경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린뉴딜’, ‘케어뉴딜’ 등 정의당 경제담론을 심화하는 사
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1대 총선 대응 핵심 사업으로 당원정치의식조사와 국
민정책조사 등의 여론조사 사업을 하였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주요 정책의
제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보장 확대였으며 핵심사업으로 총선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초정책을 수립하였다. 시대전환LAB은 총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
였고 국민기본소득제, 교육제도 혁신 및 개혁 연구를 핵심 사업으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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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민주연구원 Ÿ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 개발

정의정책연구소

Ÿ 정의당의 21대 총선 전략과 정책과제, 정세분석 등 밑그
림이 담긴 ‘유력정당의 길’ 보고서와 ‘정의당 21대 총선 
대안사회경제 정책의제 제안’ 보고서를 제출

Ÿ 기후위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의당 경제담론 
및 대안정책’을 제시하고 ‘그린뉴딜’, ‘케어뉴딜’ 등 정의
당 경제담론을 심화하는 사업을 진행

Ÿ 21대 총선 대응 핵심 사업으로 여론조사 사업

기본소득정책연구소 Ÿ 주요 정책의제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보장 확대
Ÿ 핵심 사업은 총선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초정책 수립

시대전환LAB Ÿ 총선 선거법 개정과 국민기본소득제 ,교육제도 혁신 및 
공적연금 개혁 연구 등 

진보정책연구원 
Ÿ 2020년에는 노동, 농민, 청년 등 민생 정책의제와 함께 

부동산 관련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 기자회견,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

<표 4-10> 2020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

진보정책연구원은 노동, 농민, 청년 등 민생 정책의제와 함께 부동산 관련 정
책의제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 기자회견,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분야별 주요 정책의제에는 돌봄노동,  농지법 개정, 청년 불
평등 해소, 부동산백지신탁제, 무주택자를 위한 집사용권, 생활동반자법, 재벌
의 국가지원금, 재산과제 상화, 진보적 통일방안 등이 포함됐다.

   
4. 정책연구소를 위한 개선방안

  정책연구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기 위해서 1) 정당연구소의 영향력 강
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 2)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
한 시급한 사항, 3) 정책연구소의 의사결정방식 개선, 4) 정부정책연구기관이
나 민간정책연구기관에 비해 가지는 장단점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표 4-11>은 정책연구소가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기관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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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민주연구원

Ÿ 중장기적인 정책생산을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수
행할 수 있는 기획역량 강화 필요 

Ÿ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당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협의와 협
력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정의정책연구소

Ÿ 정당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고, 현역의
원의 정책연구소장 취임 금지 및 이사회 충원 비율 제한 
등이 필요

Ÿ 재정적으로 중앙당을 거치는 정당보조금 교부 방식이 아

<표 4-11> 정당연구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 

정당연구소별로 정리한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을 강화 필요하며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당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협력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정당으
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 사항으로 답변하고 이를 위한 시행 방
안으로 현역 의원의 정책연구소장 취임 금지 및 충원 비율 제한 등이 필요하
다고 제시했다. 또한 재정적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중앙당을 거치는 정당보
조금 교부 방식이 아니라 정책연구소에 대한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해야하
고 연구소 후원회를 통해 재정확장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안정적인 재정지원환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대전환
LAB은 「정당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정책연구소의 활동 지원
을 권고 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당법」 및 「정
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소장의 재정적, 인사적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
다고 하였다. 또한 정당 결산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정책연구소에 배정된 국
가보조금이 다른 분야에 편법적으로 전용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진보정책연구원은 국회 비교섭단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 정책조정위와 비슷한 수준의 4-5명의 비교섭단체 연
구위원 배정,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비의 상향 조정, 국회 내 연구공간 배정
을 통한 국회 프레스센터와 같은 정당연구소의 공통 공간 마련,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직접 지원, 정책당대회, 정책박람회에 대한 별도의 매칭펀
드형 국고지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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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정책연구소에 대한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연구소 후원회 도입(총액 상한선 설정, 기업/법인/단체 
기부 엄격 금지, 소액다수 후원 허용)을 통해 재정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함

Ÿ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한 민주시민 교육을 개방해야 함 

기본소득정책연구소 Ÿ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환경이 필요

시대전환LAB

Ÿ 「정당법」 제38조 제2항을 ‘권고’조항이 아닌 “국가는 정
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제조항’로 개정
할 필요가 있음

Ÿ 「정치자금법상」의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책연구소에 사용되는지 정당 결산에 대한 감사 강화

Ÿ 정책연구소 활동지원을 위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법인 기관장(정책연구소의 장)의 재정적, 인
사적 독립성 확보 보장 필요

진보정책연구원 

Ÿ 국회 비교섭단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법」, 「정치
자금법」, 「국회법」  개정 필요

- 비교섭단체 연구위원 배정 
-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비의 상향 조정
- 국회 내 연구공간 배정
-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직접 지원
- 정책당대회, 정책박람회에 대한 별도의 매칭펀드형 국고

지원 

   
  정당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시급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표 4-12>에 
정리하였다. 민주연구원은 조직의 독립성 유지와 재정 자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고 답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정당연구소의 연구/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
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국고보조금 30%의 연구소 직접 지급, 연구소의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 부소장 인사에 있어 정당 지도부와 더불어 지식인 및 전문가
의 참여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소의 연구인원이 최소 17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될 필요
가 있으며,  직전선거 2% 이상의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의 정책연구소에는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과 정책경쟁 강화, 협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최소한 생
존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1/100의 국고보조금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연구소는 원내정당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책
연구소의 활동 규모도 정당의 규모에 맞게 범위가 한정된다는 고충을 토로하
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의 규모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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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민주연구원 Ÿ 조직의 독립성 유지와 재정 자립성 확보

정의정책연구소

Ÿ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 확보

Ÿ 국회의 17개 상임위 대응을 위해 최소(17명) 정책연구인
력 지원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Ÿ 최소한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이 직전선거 2% 이상의 득
표를 획득한 소수정당의 정책연구소에는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과 정책경쟁 강화, 협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최소
한 생존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100의 국고보조금이 
배분되어야 함

기본소득정책연구소 Ÿ 정당 규모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정책연구소의 지원 강화

시대전환LAB

Ÿ 신생정당이자 원내 1석을 가진 소규모 정당으로서 연구역
량 강화를 위한 연구자 확보(인적자원) 및 연구실행에 필
요한 재정력 확충

Ÿ 다양한 필요요건들 중에서 가장 급선무는 “재정 자립도” 
실현

진보정책연구원 

Ÿ 연구/전문성 강화와 일정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회를 선발
하기 위한 재정자립성 확보가 절실

Ÿ 당의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매칭펀드제로 하거나, 비교섭
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역교부세를 도입하거나, 연말 선
관위 기탁금을 연구소 지정 기탁으로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

<표 4-12> 정당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시급한 사항 

정책연구소의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시대전환LAB은 신생정당이자 소규모 
정당으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자 확보 및 연구실행에 재정력 확충이 가
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연구 전문성 강화와 이를 위한 일정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재정자립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대답하
였다. 이를 위해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매칭펀드제로 실시, 비교
섭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역교부세 도입, 연말 선관위 기탁금을 연구소 지정 
기탁 등의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방식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민주연구원은 각 연구위
원과 실원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하부로부터의 의사결정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정의정책연구소, 기본소득연구소, 
시대전환LAB, 진보정책연구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다고 답하였다. 
  끝으로 정책연구소가 정부정책연구기관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에 가지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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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민주연구원

Ÿ 정치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 제시 

Ÿ 당 소속 국회의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의 입법
화에 유리 

-

정의정책연구소

Ÿ 정부정책연구기관에 비교
해 야당 정책연구소는 집
권여당에 대한 정책 및 의
제에 대한 비판, 접근성과 
자율성이 우위

Ÿ 민간정책연구기관과 비교
해 정책 및 의제를 의회에 
직접 관철시키는 정치 능
력이 우위

Ÿ 국고보조금에만 의지하다
보니 재정상황이 취약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

시대전환LAB - -

진보정책연구원 
Ÿ 원내정당이면 연구결과물

이 빠르게 법안으로 발의
될 수 있음.

Ÿ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정적 어려
움이 있음에도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재정마련을 위한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음

<표 4-13> 정부 및 민간 정책연구기관과 비교되는 장점과 단점

점과 단점을 물어보았다. 민주연구원은 정치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제시와 국회의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의 입법화에 유리
하다는 장점을 얘기한 반면에 단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정의정
책연구소는 정부정책연구기관보다 여당에 대한 정책 및 의제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고 민간정책연구기관에 비해서 정책 및 의제를 의회에 직접 관철시키는 
정치적 능력이 우위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소수정당 정책연구소로서 국고보
조금에 의지하다보니 재정상황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적했다. 기본소득정책연
구소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시대전환LAB은 정책연구소의 구체적 
활동과 연구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원내정당이면 연구결과물이 빠르게 발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재정마련을 위한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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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2020년에는 「일부 병립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입되면서 주요 정당의 위성 정
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정당들이 대거 창당하고 제21대 총선에 원내정당으
로 진입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책연구소의 수가 11개로 증가했다. 이는 2019년보
다 4개나 증가한 숫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연구소들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
해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소 조직과 재정, 연구와 정책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실적, 교육 및 연수활동,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2019년과 비교해서 정책연구소의 수가 7개에서 11개로 증가했지만 전체 연구
인력의 수는 165명에서 119명으로 5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박사급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의 수는 각각 15명, 50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정책역구소의 전문성 확보라는 점
에서 상당히 부정적 변화라고 판단된다. 

  둘째, 의석수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 정당을 통
한 지원금으로 3억 이상을 지급 받은 연구원은 총 4개로서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혁신과미래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가 각각 73억 9천여만원, 69억 8천여만원, 11억 3천
여만원, 8억 8천여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1억 이상 3원미만의 정당지원금을 받은 
정책연구소는  국민미래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으로 각각  2억 9천여만원, 2억 8천여만원, 1억 4천여만원, 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나
머지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시대전환LAB,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500여만원의 정부 보
조금을 소속정당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렇게 정책연구소의 정책지원의 차이가 크기 때
문에 군소정당은 정책연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500만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정책연구소들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셋째, 2020년 연구소의 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전과 마찬가지로,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산출했으며 정책홍보,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 자료발
간, 교육 및 연수 등의 순으로 실적이 나왔다. 또한 개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체 연
구의 비중과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연구과제에서 3개월 이하 단기
과제가 97.8%를 차지했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는 2.2%에 불과하였다. 
또한 정책지원금 규모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실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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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석결과와 정책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연구소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원내의석 수를 주로 고려하여 결정짓기 때문
에 정책연구소 간의 재정이 너무 심각한 격차를 보이며 의석수가 적은 정당들은 수백
만 원의 국고 보조금만으로는 사실상 정책연구소를 운영할 수가 없으므로 형식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적은 금액의 국
고보조금이 지원되어도 정책연구소의 설립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신생정당이 생겨날 때
마다 새로운 정책연구소가 생겨났다가 그 정당이 소멸하거나 다른 정당과 합당하면 정
책연구소도 사라지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원내의석 수에 상관없이 최소 2번 이상의 총선에
서 일정 비율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바꾸거나 국고보조금이 일정 수
준 이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의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금처럼 모든 원내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운영해야 한다면 연구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저 보조금 액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정책연구소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는데도 불
구하고, 정당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후원회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재정마련을 위한 사업
이 제한되어있다. 군소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재원마련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재정적 어
려움을 가지고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연구소의 후원회와 기업이나 
시민으로부터의 기부 등을 허용함으로써 정책연구소가 다양한 재원마련을 통해 국고보
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이나 독일의 정책 연구기관들처럼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정책전문가와 정당연구소 관계자들과 매년 정책연구소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중앙당을 거치는 정당
보조금 교부 방식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대한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사례에서 언급한 독일과 호주의 정당 싱크탱크들도 운영과 사업 활동을 
정부 국고보조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정당 싱크탱크의 독립성을 위해 정당 싱크
탱크로 직접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었다. 현재와 같이 정당을 통한 교부 방식은 각 정
당에서 정책연구소의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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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연구소가 
본연에 대한 정책연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연구소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은 여타 정부정책
연구소나 민간정책연구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정부정책연구소나 
민간정책연구소들이 세계적으로 그 연구 성과를 인정을 받아 세계적으로 상위 혹은 중
위권의 싱크탱크로 평가를 받는데 반해서 아직 우리나라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 업
적이나 영향력에서 미비하며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활발한 교류실적도 별로 없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방식과 같이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책전문가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혹은 2년 단위로 
정책연구소들의 연구 성과와 사업 실적 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한 후에 그 결과
에 따라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 혹은 감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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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에 관한 서면 인터뷰

※ 다음은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별도의 수정 없이 게
재한 것이다.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

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0년 운영과 활

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

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연구책임자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임유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수현 (명지대 미래정책센터 연구교수)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① 민주연구원

② 여의도연구원

③ 정의정책연구소

④ 국민미래연구원

⑤ 열린정책연구원

⑥ 기본소득정책연구소

⑦ 시대전환LAB

⑧ 혁신과미래연구원

⑨ 민주평화연구원

⑩ 애국정책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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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진보정책연구원

⑫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소장

② 부소장

③ 연구위원

④ 기타 (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

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

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

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

까?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

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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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

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

까?

5. 귀 정책연구소의 2020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6. 귀 정책연구소가 2020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

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

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82 −



9. 2020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

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

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2020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과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

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

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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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연구원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

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정책결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1) 중장기적인 정책생산을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획역량 

강화 필요  
2)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협의와 협력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야 함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

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조직의 독립성 유지와 재정 자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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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

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선거 시기
- 선거에 이슈가 될 사안에 대한 대응
- 시대정신에 입각한 비전과 담론
- 핵심공약 발굴 

비선거 시기
- 중장기 정책
- 현안 대응 
-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 사업
- 각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발굴
- 정책보고서 작성  

비정기적 사업
- 현안 이슈 보고서 작성 

5. 귀 정책연구소의 2020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 개발 

6. 귀 정책연구소가 2020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 절

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

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의 년사업 결정은 전적으로 연구원 이사회에서 결정(이사장이 당대표)

당 관련 정책 사업의 경우는 최고위원회 등에 보고, 결정(연구원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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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

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각 실별 사업(연구)계획 작성
각 실(4개실)의 실장으로 구성된 실장단 회의에서 사업기획
연구원 이사회에서 사업결정
각 실별 집행(운영실, 전략실, 네트워크실, 정책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

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연구위원과 실원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하부로부터의 의사결정 필요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

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인원의 자연감소(퇴직 등)에 따른 충원
2. 정책과 공약 마련 등에 필요한 분야

보완사항
- 시대변화와 사회변동에 따라 대응해야 할 분야의 탄력적 인력 충원
- 필요에 따른 임시직 형태의 고용이 아닌 안정적 고용으로 좋은 인력 확보 

9. 2020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 이월금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 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원 목적 사업인 시민교육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연구소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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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

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

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안 등의 제안으로 국회의원 법안 작성으로 이어지는 사례 늘고 있음 
- 국회의원 정책 지원 – 정책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 
- 정당의 현안 대응 – 보고서 등 제출 

11. 2020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

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련 5개 단체 연구소 등과 정책 관련 협의와 토론  
이스라엘 공공정책 연구소와 양해각서 교환
이탈리아 ART-ER 과 양해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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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

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 제시 
당 소속 국회의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의 입법화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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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정책연구소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

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 3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우선 배분하는 

등 연구소 설립과 활동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소는 한국정치에서 정

당의 정책정당의 지향과 정책경쟁을 통해 한국의 정당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소는 기본적으로 ⓵정의당의 진보정치 

가치와 이념의 확립, 중장기 정책개발이라는 씽크탱크의 역할, ⓶새로운 정치의 기반인 정

치인력 풀 형성이라는 정책네트워크의 역할, ⓷당원 교육의 장이라는 정책공동체(최근, 교육

연수기능은 중앙당 교육연수원에서 맡고 있음) 등 3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 비록, 각 정당에서 정책연구소의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기

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책연구소 운영이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정책정당화에 최소한의 토대

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 차원에서,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고, 현역의원의 

정책연구소장 취임 금지 및 이사회 충원 비율 제한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 차원에서, 

중앙당을 거치는 정당보조금 교부 방식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대한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

환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연구소 후원회 도입(총액 상한선 설정, 기업/법인/단체 기부 엄격 

금지, 소액다수 후원 허용)을 통해 재정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한 민주시민 교육을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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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혁신, 진보정치의 실현

을 위해 창당한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 중단기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성숙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

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10

대 경제 강국이라는 위상 뒤편에 중산층은 붕괴하고 사회적 약자는 삶의 큰 위협을 받고 있

습니다. 또한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인간 절멸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

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기후위기 대응, 빈부격차 및 양극화 해소,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신

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농민 등 서민 대중을 위한 각종 사회경제적 이슈 및 법안에 심층 대

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진보정당으로써 가치 및 비전, 아젠다 및 담론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보적 국가비전 및 전략 등 중장기 정책연구와 개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연구발표 및 관련 토론회, 정책교육 및 정책자료 출판, 정보화 사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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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

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에 걸맞게 국고보조금 30%의 연구소로 직접 지급,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 및 부소장의 인사에 있어 관련 정당 지도부, 지식인 및 전문가의 인사 참
여가 적절히 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정책연구소 역할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17개 상임위 대응을 위해 최소(17명) 정책연구
인력 지원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 국고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소에 귀속
되지만, 정당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 방식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바, 정의당 배정 국고보조금의 30%가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연구소 인력과 중앙당 정책인력 간 공동운영 보다는 충분히 분야별 관련 전문가 
및 정책활동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비록 20석 미만의 비교
섭단체이지만, 21대 총선에서 정당비례득표율 9.67%를 획득한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교섭단체 중심의 정당보조금 배분체계 하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상임위별 적어도 1인, 총17인의 정책연구인
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역량 유지, 정책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소한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이 직전선거 2% 이상의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의 정
책연구소에는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과 정책경쟁 강화, 협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최소한 
생존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100의 국고보조금이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당체제에서 균등배분 방식 외에도, 구조적으로 야당이 의석수 및 득표수 비례
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고 보조금 지급체계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75년부터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자금 조
달이 불리한 야당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쇼트머니(하원), 크랜본머니(상원)라
는 의정활동비를 여당을 제외한 야당에게만 지급합니다. 일반보조, 사무보조, 의정지원비 
등 세가지 형태로 국고 보조금을 정당에 지원하는 스웨덴의 경우, 일반보조금은 의석수 비
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무보조금 및 의정지원비 지급 시 야당에 유리한 계산식을 적용하
여 배분합니다. 한국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
래야 새로운 정치가 가능합니다. 최소한 국회의 진입장벽을 통과한 정당에 대해서는 생존 
가능하도록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이 살아남아야 소수정당의 정책연구소
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소수정당, 진보정당이 살아남아야 의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치
적 대표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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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

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선거시기에는 당원·유권자 대상 각종 정책 및 정치의식 관련 여론조사, 중앙당 및 정책위원

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 및 시도당·지역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외 시기에는 여론조사 분석 및 종합, 중장기 의제 사업 및 전략개발, 분야별 연구 및 

동향보고서 작성, 토론회 추진, 각종 포럼 운영,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등의 사업을 진

행합니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 사업으로 첫째, 사회적 약자 및 서민 대중, 중산층 회복을 위한 탈신자유주의 비전 

및 정책, 사회양극화 해소, 재벌·대기업 규제 등 각종 갑질 근절,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경

제적 민생의제 및 담론 제시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사업 및 토론회를 일상적으로 진행합니

다. 둘째, 큰그림 작업반’, ‘의제 TF’를 운영하여, 당내외 전문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좀 

더 긴 안목으로 한국사회를 거시적으로 진단하고 당의 향후 전략 마련과 장기전망, 성장 

프로그램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당내 의사결정 및 정책개발, 전략적 판단에 근거를 제

공합니다. 셋째 당원·유권자 정책수요·정치의식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넷째, 일상적으로 

월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분기별 진보정책 이론지인 ‘보다 정의’ 발행, 여론동향 보

고서, 연구위원 분야별 이슈브리핑 및 연구보고서, 칼럼 등을 작성합니다. 다섯째, 분야별 

포럼 및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청년기자단 및 청년포럼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역량 

강화 및 청년과의 직간접적 소통에 집중합니다. 특히, 노동 및 산업계 연구소와 연계하여 

총선 정책 생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정기적 사업으로, 각종 정책수요 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당원·유권자 정책

선호 및 수요 조사, 20대 청년 및 여성 등 대상 그룹별 심층인터뷰(FGI) 조사 등을 수행합

니다. 특히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 각종 선거대응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여론조사도 실시

합니다. 각 지역출마자 후보적합도 조사, 전국여론조사, 정당지지도 편성전략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치인식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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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 정책연구소의 2020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정책연구소 2020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사업은 21대 총선에서 정책의제 및 담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총선에 대응하여 ‘큰그림 작업반’을 통해 큰 틀에서 당의 대

응을 검토해 왔습니다. ‘큰그림 작업반’을 통해 당의 총선 전략과 정책과제, 정세분석 등 

밑그림이 담긴 ‘유력정당의 길’ 보고서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정의당 21대 총선 대안

사회경제 정책의제 제안’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한국사회·한국정치 위기와 대전환’

이라는 총선 의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정의정책연구소는 21대 총선에서 미증유의 기후위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

색하고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의당 경제담론 및 대안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린뉴딜’, ‘케어뉴딜’ 등 정의당 경제담론을 심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

다.

이러한 의제 사업과 더불어 21대 총선 대응 핵심 사업으로 여론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날로 점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이

슈, 정책, 대안 등에 대한 정당의 전략과 실천을 달리 합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상시적인 

여론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정치의식조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당의 여론 민감성를 확보하기 위해 주1회 정례적으로 ‘주간여

론동향’을 배포하고 있으며, 월간 국민정책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1대 총선에 대응한 각종 

여론조사를 수행하여 당 지원을 강화해했습니다. 총선 지역구 여론조사,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계로 당을 뒷받침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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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 정책연구소가 2020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 절

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

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각 업무 및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실무적 특성에 따라 중앙당과 의

견조율과 협의를 통해 당의 정치 전략과 과제, 지방의정 전략 등 중장기 연구사업 및 토론

회 등을 진행합니다. 당이 시급하게 내놓은 전략과 같은 굵직하고 긴요한 거시적 결정사안

은 당대표 및 지도부와 연구소장이 논의합니다. 그 외 기본적인 사안은 중앙당 사무총장과 

연구소장 및 연구기획실장 간 정기적·상시적 조율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실무적인 사안은 

각 연구위원과 중앙당의 각 부서별 실무담당자, 의원실 보좌진 간 비정기적 회의를 진행합

니다.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조율이나 협의는 중앙당 사무총장 주재로 매주 2회 이상 진행하는 업

무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시기별 이슈 및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소의 역할

과 과제에 대해 중앙당의 요청을 접수하고, 연구소의 입장과 상황,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 등 중앙당의 전략적인 정치적 판단

과 메시지 생산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이슈에 따라 직접 상무위원회에 비정기적으로 참가하

여 연구소에서 생선된 전략과 입장을 보고하고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중앙당과 회의 빈도는 기본적으로 매주 2회 이상 진행되는 정기 업무조정회의가 

있으며, 그 외 상시적으로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과 연구소 소장 간 협의가 진행됩

니다. 연 2회 이상 연구소(연구위원)와 중앙당 정책위원회(정책연구위원) 간 소통 및 정책토

론을 진행합니다. 

최종성과물의 활용방식은 기본적으로 당대표·부대표 등 지도부 및 국회의원단(상무위), 광역

시도당, 전국위원(회) 등 주요의결 기구에 회람 및 보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최종성과물

이 당론이나 전략으로 채택될 경우 기획홍보팀, 의원실 등 당내, 원내 유관단위에서 집행하

게 됩니다. 또한 각 정책이슈 및 의제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당대표 

및 국회의원의 각종 언론 및 SNS 등 메시지를 언론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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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

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정의정책연구소는 반기별로 이사장과 이사진이 참석하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상반기

(1월) 이사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상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 결정하고, 하반기(7

월)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 결정합니다.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 및 부소장의 취임 및 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사진 및 부소장(소장 추천) 임명은 이사장(소장과 논의)이 결정하고 이사회 선출 절차를 

밟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매주 월요일 점검회의를 진행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점검 및 배분, 

연구위원별 주단위 업무보고 및 계획 공유, 일정 공유 등을 합니다. 또한 격주 목요일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점검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소의 상하반기 사업계

획 및 중점 추진사업을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격주 운영위원회와 매주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담당 연구위원들이 맡은 업무(정책

연구, 보고서 작성, 간담회·토론회 추진 및 진행)를 배분해서 진행하고 연구기획실장이 총괄 

관리하며, 소장이 최종 확인, 결제합니다. 이후 중앙당 상무위원회,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실천적인 사업을 집행합니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

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정책연구소는 연구소 의사소통 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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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

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우선, 공통적으로 각 분야별 의제개발 

및 분석, 정책기획 역량, 진보정당 및 정치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이해 등입니다. 성

별이나 연령, 학력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 의제개발 및 정책기획의 전문성을 요구하

고, 정의당 강령과 가치에 대한 기본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플랫폼 노동 등 불

안정 노동,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등 분야로 더욱 폭넓게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9. 2020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 이월금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 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정책연구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회계관리를 
엄격히 준용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

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

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구 성과는 의제별 TF와 의원실-연구소 구성원 협의 채널을 통해 실질
적으로 당과 의원 법안 개정 및 발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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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

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말부터 독일 사민당 정책연구소인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의 한국사무소 소장 및 연

구원들과의 초동 모임을 진행하고, 2020년 1월, 1차 상견례 및 공동연구 기획 회의, 2차 총

선 평가 및 정의당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 그리고 이후 ‘코로나19 충격과 한국의 녹색

회복정책’을 주제로 공동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에버트 재단과 지속적으로 공동연구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4/4분기 국회미래연구원과 ‘4차 산업혁명’를 주제로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

다.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과 국회미래연구원, 각정당 연구소와의 교류는 연구소의 의제 연

구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좋은 정치’를 위한 공동의 인식을 마련하는 것입

니다.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

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권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와 선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부정책연구기관에 비교해 야당 정

당정책연구소는 집권여당에 대한 정책 및 의제에 대한 비판, 접근성과 자율성 우위에 있습

니다. 정책 및 의제 선정에서 자유롭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통

로가 미약한 민간정책연구기관과 비교해 정책 및 의제를 의회에 직접 관철시키는 정치 능력

의 우위에 있습니다.

거대양당 정당정책연구소와 달리 소수정당 정당정책연구소의 단점은 국고보조금에만 의지하

다보니 재정상황이 취약합니다. 또한 한국정치에서 전반적으로 각 정당정책연구소는 정당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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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정책연구소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

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환경이 필요합니다.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

까?

기본소득 의제 연구 및 대중적 확산
당내외 기초정책 생산
미래 의제에 대한 연구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

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원내정당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만큼 정책연구소의 활동 규모도 정당의 규모에 맞게
범위가 한정되어버립니다. 정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정당정책연구소의 지원 강화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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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

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1.선거시기
세부선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책 연구

2.비선거 시기
대내외 동향에 따른 현황 및 정책 연구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 사업
주간정책보고

비정기적 사업
정책 간담회
선거 대응 기초 정책 수립

5. 귀 정책연구소의 2020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요 정책의제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보장 확대

핵심 사업
총선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초정책 수립

6. 귀 정책연구소가 2020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 절

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

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당 상무위에 정책연구소의 연구경과를 보고 합니다.
그에 따라, 중앙당 상무위의 별도의 요청이 있을시 정책 간담회, 토론회, 발행물 발간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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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

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일반 정책연구소와 별다를 것 없이 진행합니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

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의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

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당의 기본정책 및 취지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연구 성과 지표 판단

9. 2020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 이월금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 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다른 개선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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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

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

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되는 상무위에 주기적으로 연구보고를 하고 긴밀하게 정책 관련 연
구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2020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

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류 경험이 없습니다.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

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 101 −



○ 시대전환LAB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

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2.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1) 법적, 제도적 장치 측면: 
  ▣<정당법>상의 제38조 제2항을 ‘권고’조항이 아닌 ‘강제조항(mandatory clause)’로 개
정할 필요가 있다.(“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 필요)
이하 <정당법>(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
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의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책연구소에 사용되는지 정
당의 결산을 감사(audit)하여 정책연구소 활동 외 다른 분야에 편법적으로 전용,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하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②항.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
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하여야 한다.

(답2) 현실적 조건 측면:
정책연구소 활동지원을 위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해 법인 기관장(정책연
구소의 장)의 재정적, 인사적 독립성 확보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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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

까?

<시대전환LAB>은 당의 지향점인 “두려움 없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정강 슬로건에 
입각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주의(Pragmatism)” 정책 생산의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를 추구합니다.

편가르기 정쟁과 이념/지역/세대/남녀 간 갈등구조를 넘어 급속히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회가 선제적으로 적응, 변화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 구조개혁’을 정책 諸분야에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

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첫째, 신생정당이자 원내 1석을 가진 소규모 정당으로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자 확
보(인적자원) 및 연구실행에 필요한 재정력 확충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 다양한 필요요건들 중에서 가장 급선무는 “재정 자립도” 실현입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

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
  - 전국단위 이슈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 지역별 특화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개발
  - 생활문제(민생) 해결 중심의 실용적 정책개발

▣ 비선거 시기
  - 국민의 생활 문제(민생) 해결 중심의 실용적 정책개발
  - 지역별/ 사회경제적 계층별 세부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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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정기 사업
  - 국회 ‘상임위’ 단위기준의 분야별 정책 개발
  - 세미나/포럼/심포지엄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 부정기 사업
-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자치단체선거 등에 대해,
 첫째, 정당 전체 차원의 선거공약 개발
 둘째, 후보자(총선, 지방자치단체선거) 지역구별 특화된 선거공약 개발에 대한 지원

5. 귀 정책연구소의 2020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선거법 개정(총선)
② 「국민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한 기초 연구
③ 교육제도 혁신 연구
④ 공적연금 개혁 연구 등

6. 귀 정책연구소가 2020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 절

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

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당 최고의결기구인 ‘상임대표당원회의’ 및 당 ‘정책위원회’ 산하 분야별 위원회와의 
개별 및 연석협의 
→ ▣ 단기 및 현안 과제 대응은 정책위원회 산하 개별 분야별 위원회에서 대응, 중장기 
및 국가단위 차원의 과제 대응은 정책연구소에서 주무하는 형식으로 이원화 하여 정책개발
과제 발굴 및 배분 
→ ▣ 중앙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대표당원’회의에 대한 활동계획 보고 및 협의를 통해 계
획과제 보완 
→ 특히 위 공식적인 의사결정 process 외 일상적인 정책개발 이슈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 
정책당원(정식 당원이 아닌 비당원이지만 【시대전환】의 정당활동에 적극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정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통해 활동하는 계층) 등의 참여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국민참여와 정책공론화를 위한 소통의 장, “빠띠(patti)”>를 통해) 
https://transition.parti.xyz/front/c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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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

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사업계획(연간) 수립 → 중앙당 정책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중복과제 제거 등 업무실행
상의 효율성 확보 프로세스 → 상임대표당원회의 보고 및 협의 및 피드백 → 정책연구소 
의사결정 후 수행

▣ 정책연구소 정책과제 성과(연구물 등)의 중앙당 홈페이지 및 빠띠 공유(추후 실행 계획 
중)
▣ 지역 시도당 공유 및 피드백 수렴(추후 실행 계획 중)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

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이 사항 없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

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 및 충원 기준>

▣ 시대전환 정강에 공감하는 자
▣ 당원의 자격을 갖춘 자

<보완 필요 사항>

▣ 연구인력 충원을 위한 재정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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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 이월금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 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생정당 및 국회의원 1석의 원내 정당으로서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작은 가운데, 당
원들로부터의 당비에 기초한 당 재정력이 아직은 미진하여 상대적으로 정당지원금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당 조직 확장(당원 확대) 및 당비납부하는 진성 당원 확대 필요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

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

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정책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미진한 가운데 당소속 국회의원실과 유기적이고 정규적
인 협업 관계를 위한 프로세스 정비 등이 미완성된 상태

▣ 당 대표이자 유일한 국회의원(조정훈)을 통한 입법활동 연계 강화 계획 중

11. 2020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

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말 설립인가 후 2021년 4월말 창립한 신생 연구소로서 아직 교류경험 등 
미흡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

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연구소의 구체적 활동과 연구실적이 부족한 상태여서 위 연구소들과의 현재 상황에
서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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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책연구원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

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비교섭단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법, 정자법, 국회법  개정이 필요함. 

▲ 비교섭단체 연구위원 배정 (4~5명/정책조정위의 숫자 정도)

▲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비의 상향 조정

▲ 국회 내 연구공간 배정 (정당연구소의 공통 공간 마련 - 국회 프레스센타 건설

사례)

▲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직접 지원

▲ 정책당대회, 정책박람회에 대한 별도의 매칭펀드형 국고지원(코엑스 등 장소 대

관)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

까?

단기적 목표)

▲ 새로운 노동정책 개발 등 진보정책 의제 개발

▲ 차별화된 자주 및 평등 정책 개발 - 독자적 평화협정 및 통일 방안 마련

▲ 광역시도당, 계급계층정당 정책아카데미 등 교육 강화, 시도당 정책위원회 건설

지원

▲ 현안에 대한 당 내외의 공통의 정책연구 용역 시행 - 민변, 학계 등

장기적 목표)

▲ 정책 연구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석박사 이수 보장

▲ 당의 강령 심화 연구 및 대안체제 프로젝트 개발

▲ 중장기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이론지’ 발간 추진

▲ 중국 및 북한 사회과학원, 유럽 정당 연구소 등과의 교환 연수 등 추진

▲ 청년 정책유람단 해외 파견 - 해외 사례 발굴 및 이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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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

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 연구/전문성 강화와 재정자립성 확보가 절실함. 이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재정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들을 선발하려면 그에 맞는 인건

비 지원이 되어야 함. 하지만 국고보조금 지급이 교섭단체 위주인 탓에 결과적으로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소도 재정이 미흡하며 사실상 정책연구 강화의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어려움. 

▲ 이마저도 비교섭단체의 현실에서 중앙당 사무총국과 차별화된 임금체계를 수립

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재정도 절대 부족한 현실임. 따라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매칭펀드제로 하거나, 비교섭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역교부세를 도입하거나, 연말 선관위 기탁금을 연구소 지정 기탁으로 하는 등의 특

단의 대책이 필요함. (현재 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의 임금은 노동자 최저임금

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음)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

니다.

1)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며, 당내 조직 및 외부 조직과의 

‘정책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정책연구용역을 알차게 진행하기 위한 ‘정

책연구용역’ 조직화, 정책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진보진영과의 정책교류 활동이 진

행됨. 아울러 정책에 대한 교육사업도 ‘정책아카데미’ ‘광역시도당 교육’ ‘새 노동정

책교육’ 등 수시로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진보정책연구원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이어져 온 ‘정책당대회’

를 계승해서 개최할 예정임. 정책당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당원들의 최대 정치

축제로 그간 킨텍스, 벡스코 등을 통째로 빌려 1박 2일 동안 최소 3500명, 많게는 

6천여명이 참가해 왔음. 단, 최근 4단계 방역지침을 인해 예정된 행사들이 진행되

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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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정기적 사업은 주간 ‘정책과 논점’ 발행, ‘총선/대선/지선 정책공약 수립’, ‘정책

연구용역 집행’ ‘정책 현안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이 있음. 

▲ 부정기적으로 ‘정책당대회’ 의제 마련을 위한 ‘의제위원회 운영’, ‘계급계층 의제 

확대 회의 운영’,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팀 운영’ 등을 하고 있음.

▲ 특히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의 후속 진보의제로 새로운 노동정책 – 돌봄노

동자 –을 민변 및 입법센터 등과 함께 연구개발해 전체 당원 교육을 하고 있음 

5. 귀 정책연구소의 2020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2020년에는 노동, 농민, 청년 등 민생 정책의제와 함께 부동산 관련 정책의제를 개

발하고, 관련 정책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 기자회견,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함.

▲ 노동 의제 – 돌봄노동 관련 법안 연구 

▲ 농민 의제 – 농지법 개정 연구

▲ 청년 의제 – 청년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 (전월세 및 부동산 문제 등),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청년 정책

▲ 부동산 의제 – 부동산백지신탁제, 무주택자 위한 집사용권 도입 등

▲ 젠더 의제 – 생활동반자법 등 연구

▲ 재벌조세 의제 - 재벌의 국가지원금 연구, 재산과세 강화 

▲ 남북외교 의제 – 진보적 통일방안 연구

6. 귀 정책연구소가 2020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 절

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

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원장,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기획위원장 3자 회의 운영

▲ 대표단회의,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정기 업무보고 

▲ 계급계층조직의 정책연구 협업 (연구위원이 결합)

▲ 정책연구원 차원의 정기 교육사업에 대표단, 당직자 등 참석

− 109 −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

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사업계획(기획) 결정 : 정책연구원 정기회의 진행

▲ 중앙당과 협업 : 정책연구원장,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기획위원장 회의 진행

▲ 사업진행 : 사안에 따라 전국적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토론회, 기자회견 등 진행

▲ 결과보고 : 대표단,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 보고 및 당원/시민 대상 홍보물 

배포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

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

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소에 채용되기 이전부터 당에서 정책 분야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연구소에

서 채용함. 

9. 2020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 이월금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 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외 정당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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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

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

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내 정당이었을 경우 연구용역 결과 중 핵심의제에 맞는 것을 선정하여 법안

으로 발의함.

▲ 원외 정당인 상황에서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연구단체 등과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정책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사회적 이슈화함. 

11. 2020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

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부설 연구소, 입법센터, 청년오늘연구소 등과 교류함.

▲ 돌봄노동자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 20대 젠더이슈에 관한 연구 및 토론회

▲ 고졸노동자를 위한 정책연구

▲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공약개발 연구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여

시재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원내정당의 조건이라면, 연구결과물이 빠르게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음.

단점)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정당 소속 정책연

구기관이다 보니 재정마련(수입)을 위한 사업에 제약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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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 113 −





민주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7길 7,

8층,10층
∨ ∨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35

박사급: 16 7년 이상 :15

석사급: 2 2년 이상∼7년 미만 :17
외부파견:

기 타: 17 2년 미만 :3

합 계: 35 합 계 : 35 합 계:35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7,389,834,194 49,512,979 1,002,489,407 8,441,836,580 6,174,815,827 2,267,0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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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91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분 량비 고
1.1~1. 30 교육(교육위) 뉴트렌드 공약 자체 p.42 별첨1
1.1~1. 30 정치행정(정무위) 뉴트렌드 공약 자체 p30 별첨2
1.1~1. 30 복지(보건복지위) 뉴트렌드 공약 자체 p.42 별첨3
1.1~1.30 교육(교육위) 총선 영입인재 정책설명자료 총 3건 자체 p.89 별첨4
1.1~1.30 정치행정(정무위) 총선 영입인재 정책설명자료 총 3건 자체 p.78 별첨5
1.1~1.30 복지(보건복지위) 총선 영입인재 정책설명자료 총 3건 자체 p.89 별첨6
1.1~1.30 기재위 총선 영입인재 정책교육자료 자체 p.100 별첨7
1.6~1.19 외교통일 총선 영입인재 정책설명자료 자체 p.7 별첨8
1.1~1.30 교육(교육위) 중장년 교육지원 공약 자체 p.12 별첨9
1.1~1.30 노동(환경노동위) 중장년 전직지원 공약 자체 p.13 별첨10
1.1~4.15 정무 21대 총선선거전략지도 공동 p.1000 별첨11
2.1~2.28 기재위 글로벌 코로나19 경제위기 긴급대책 자체 p.5 별첨12
2.1~3.15 정치행정(정무위) 총선 이슈대응논리 자체 p.12 별첨13
2.7~2.24 외교통일 총선 공약자료(통일외교) 자체 p.9 별첨14
2.25~3.16 교육(교육위) 코로나19 비상대책 제안 총 10건 자체 p.39 별첨15
2.25~3.16 국토(국토위) 코로나19 비상대책 제안 총 10건 공동 p.39 별첨16
2.25~3.16 복지(보건복지위) 코로나19 비상대책 제안 총 10건 자체 p.39 별첨17
2.25~3.31 복지(보건복지위) 코로나 19 대책 지원대상 분석 자체 p.14 별첨18
3.1~3.31 기재위 재난지원금 실행방안 자체 p.12 별첨19
3.1~3.31 기재위 코로나19 대책 지원대상 분석 자체 p.14 별첨20
3.5 ~3.23 교육(교육위) 정책아카이브 자체 p.16 별첨21
3.7~3.22 기획재정,보건복지 긴급재난지원금 실행방안 자체 p.11 별첨22
3.9~3.31 기획재정,보건복지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상 분석 자체 p.6 별첨23

3.15 ~3.19 교육(교육위) 코로나 뉴딜 자체 p.2 별첨24
3.21~3.30 외교통일(외교통일위) 코리아 이니셔티브, 남북 경제공동체 자체 p.6 별첨25
3.25~4.2 노동(환경노동위) 상환면제형 고용유지대출 전환 검토 자체 p.3 별첨26
4.1~4.30 기재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대 경제정책 자체 p.6 별첨27
4.1~4.30 기재위 코리아 이니셔티브 자체 p.8 별첨28
4,14~4.24 외교통일(외교통일위) 한반도 신경제 J노믹스 자체 p.5 별첨29
4.16~4.20 정치행정(정무위) 총선 결과 5대 포인트 자체 p.6 별첨30
4.25~4.28 교육(교육위) 코로나 이니셔티브 자체 p.1 별첨31
4.28~5.13 외교통일(외교통일위) 100대 어젠다 구상 공동 p.5 별첨32
5.1~5.13 교육(교육위) 언컨택트 트렌드 자체 p.7 별첨33
5.1~6.30 정치행정(정무위) 2030지지율 제고방안 자체 p.32 별첨34
5.1~6.30 정무 21대 총선 평가조사 공동 p.111 별첨35
5.10~5.14 교육(교육위) 포스트코로나 K-에듀 자체 p.2 별첨36
6.15~7.6 교육(교육위) 4차 산업혁명과 국가재설계 자체 p.9 별첨37
6.15~7.6 외교통일 4차 산업혁명과 국가재설계 자체 p.5 별첨38
6.29~7.20 산업자원 한국형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자체 p.47 별첨39
7.1~7.8 교육(교육위) 100대 어젠다 자체 p.34 별첨40
7.1~7.8 외교통일 100대 어젠다 자체 p.6 별첨41
7.1~7.8 복지,노동(보건복지,환경노동위) 100대 어젠다 자체 p.34 별첨42

7.1~7.30. 기재위 디지털 뉴딜 정책 자체 p.7 별첨43
7.1~7.30. 기재위 부동산 정책 자체 p.13 별첨44
7.1~8.30. 정치행정(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총선평가보고서 자체 p.60 별첨45
7.1~8.31 정무 유권자 지형변동과 방향 자체 p.34 별첨46
7.7~8.7 산업자원,환경 대선 핵심 어젠다 자체 p.24 별첨47

7.22~8.12 외교통일 2020 강령 개정안 자체 p.9 별첨48
7.25~8.5 복지,노동(보건복지,환경노동위) 강령개정안 초안 작성 자체 p.107 별첨49
8.1~8.31 정무 정치의식조사 1 공동 P.55 별첨50
8.3~8.14 산업자원,환경 강령 검토‧개정 자체 p.8 별첨51
8.3~8.14 여성가족 강령 검토‧개정 자체 p.6 별첨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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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91부.

나. 토론회 등 개최(39회)

8.3~8.14
문화체육

관광
강령 검토‧개정 자체 p.6 별첨53

8.10~8.14 종합 2020 강령개정 제안설명 자료 자체 p.30 별첨54
8.15~8.16 교육(교육위) 강령검토 자체 p.3 별첨55
8.15~8.28 복지(보건복지위) 제2차 재난지원금 방안 검토 자체 p.4 별첨56
8.21~9.3 종합 민주당 강령의 과거와 현재 자체 p.15 별첨57
8.23~8.26 복지(보건복지위) 미래통합당 기본소득안 검토 자체 p.2 별첨58
9.1~9.11 교육(교육위) 교육격차 해소 자체 p.4 별첨59
9.1~9.16 교육(교육위) 어젠다 2022 자체 p.85 별첨60
9.1~9.16 국토(국토위) 어젠다 2022 공동 p.85 별첨61
9.1~9.16 복지(보건복지위) 어젠다 2022 자체 p.85 별첨62
9.3~9.15 교육(교육위) 연구네트워크 구축 자체 p.2 별첨63
9.15~9.23 도시설계(국토위) 뉴딜특별시: 내용과 방향 자체 p.5 별첨64
9.15~9.24 교육(교육위) 서울 보궐선거 핵심공약 자체 p.31 별첨65
9.15~9.24 국토(국토위) 서울 보궐선거 핵심공약 공동 p.31 별첨66
9.15~9.24 기재위 서울 보궐선거 핵심공약 자체 p.15 별첨67
9.15~9.28 교육(교육위) 현안 핵심 어젠다 자체 p.99 별첨68
9.15~9.28 국토(국토위) 현안 핵심 어젠다 공동 p.99 별첨69
9.15~9.28 외교통일 핵심 어젠다 자체 p.11 별첨70
9.25~10.8 도시설계(국토위) 글로벌 서울: 방향과 비전 자체 p.4 별첨71
10.1~10.12 교육(교육위) 뉴-서울 비전 자체 p.32 별첨72
10.1~10.12 국토(국토위) 뉴-서울 비전 공동 p.32 별첨73
10.1~10.12 정치행정(정무위) 뉴-서울비전 자체 p.30 별첨74
10.1~10.12 복지,노동(보건복지,환경노동위) 현안 핵심 어젠다 자체 p.99 별첨75
10.1~10.29 복지(보건복지위) 행복국가의 새로운 복지체계 자체 p.18 별첨76
10.1~10.30. 기재위 공정경제 3법 주요 쟁점 및 검토의견 자체 p.6 별첨77
10.1~11.10 국토위 전략보고서 공동 p.43 별첨78
10.1~12.1 정무 정책수요조사 공동 p.198 별첨79
10.5~10.12 산업자원,환경 서울 재보궐 선거공약 자체 p.5 별첨80
10.27~10.28 외교통일(외교통일) 자누치 소장 간담회 보고자료 자체 p.3 별첨81
11.1 ~11.16 교육(교육위) 부산 보궐 핵심공약 자체 p.52 별첨82
11.1~11.16 국토(국토위) 부산 보궐 핵심공약 공동 p.52 별첨83
11.1~11.16 기재위 부산 보궐 핵심공약 자체 p.6 별첨84
11.1~12.15 정무 정치의식조사 2 공동 p.135 별첨85
11.5~11.12 산업자원,환경 부산 재보궐 선거공약 자체 p.13 별첨86
11.20~12.10 노동(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검토 자체 p.10 별첨87
12.1~12.20 산업자원 2050 탄소중립선언 – 진단과 제언 자체 p.30 별첨88
12.7.~12.18 국토교통 여의도 국회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 자체 p.13 별첨89
12.10~12.23 복지(보건복지위) 한국의 신복지체제 구상보고서 자체 p.19 별첨90
12.15~12.22 교육(교육위) 인천공항 개항 이후 변화 자체 p.11 별첨91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정책간담회 2.12 하계중학교
체육관

우문현답 현장 정책간담회(1회)
슬기로운 체육생활

청소년 스포츠클럽 미팅을 통한 청소
년이 바라는 스포츠 정책제안

청소년스포츠 간담회 2.12 노원구 일원 청소년스포츠클럽 미팅 청소년 스포츠클럽 미팅을 통한
청소년이 바라는 스포츠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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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2.19 강남구 팁스타운
팁스홀

우문현답 현장 정책간담회(2회)
창업회고전 ‘우여곡절’

청년 창업가의 경험 공유 및 의견 등
정책화

경제분야 현장 청책
간담회 2.19 국회 의원회관 경제분야 현장 청책 간담회 경제분야 관련 현장의견 청취 및 토

론

혁신창업 공청회 2.19 역삼동 팁스타운 혁신창업사례 공유 혁신창업 지원정책 발굴

어린이집 긴급보육 점검
간담회 3.2 종로구 일원 어린이집 긴급보육 점검 보육 상황 실태 검점 및 관련 협의

정책간담회 4.2~4.9 협약대상 지역 총선 전략지역-민주연구원
정책업무협약 체결

전략 지역과 민주연구원의 핵심 정책
관련 정책협약 체결

연속토론회 5.13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1회)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
제(사회 분야)

연속토론회 5.1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2회)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
제(경제 분야)

연속토론회 5.22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3회)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
제(외교통상 분야)

연속토론회 5.26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4회)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
제(성장동력 분야)

연속세미나 6.0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1회)(금융)

과잉주택담보대출과 한계채무자 문제
해결방안

연속세미나 6.3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5회)(주거) 임대차 안정화 정책 도입방안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토론회 6.3 국회 의원회관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및 재정소요

전망

21대 총선 평가 토론회 6.4 중앙당사 회의실 21대 총선 평가 - 총선 결과 분석 – 향후 전망 – 공
약, 조직 등 총선 대응 평가

연속세미나 6.09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2회)(공정경제) 제21대 국회 상생·공정경제 실현방안

연속세미나 6.16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3회)(중소기업)

제21대 국회 공공벤처펀드 육성과
상생교섭 활성화 실현방안

일하는 국회 입법토론회 6.18 국회의원회관 일하는 국회 입법과제 상임위. 본회의 불출석 제재방안 법
사위 개선 등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6.19 팁스타운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소상공인 현안 청취

연속세미나 6.23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4회)(자영업)

플랫폼경제 확산과 자영업자·소상공
인 대응 방안

연속토론회 6.24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초선의원 혁신포럼(1회)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선배가 들려주는 공직자의 자
세·의정활동 방향

연속토론회 6.25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초선의원 혁신포럼(2회)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 선배가 들려주는 공직자의 자
세·의정활동 방향

제1차 강령정책
전문가-의원 간담회 7.6 국회 의원회관 정치, 분권 및 균형발전

강령개정안 토론
정치, 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 당 강
령개정 초안토론

제2차 강령정책
전문가-의원 간담회 7.7 국회 의원회관 사회분야 강령개정안 토론 복지, 노동, 교육 등 사회분야 당 강

령개정 초안토론

연속세미나 7.07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6회)(고용) 코로나 위기 실업안전망 재구축 방안

연속세미나 7.14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혁신경제 연속세미나(1회) 스마트 팩토리와 중소기업 제조혁신

과제
제3차 강령정책 에너지

환경 간담회 7.15 국회 의원회관 경제, 과학기술, 에너지 환경
간담회

강령정책 개정을 위한 해당 분야 의
견 청취

강령전문정책 간담회 7.16 국회 의원회관 강령전문 개정 간담회 강령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연속세미나 7.21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혁신경제 연속세미나(2회) 5G·AI시대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

연속세미나 7.28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혁신경제 연속세미나(3회) ICT분야 신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속세미나 8.18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혁신경제 연속세미나(4회)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과 차세대전지

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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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연수활동(10회)

라. 정책홍보(1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19.9~2020.5 유튜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영상 송출
의사소통TV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인물 및 이슈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

정책간담회 10.15 중소기업중앙회
2층 혁신룸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

공정경제 3법관련 주요 쟁점 및 현장
의견청취

공정경제3법 토론회 10.15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3법 공정경제3법 관련 토론

초청간담회 10.24 롯데호텔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소장
초청 간담회

자누치 소장 방한 계기 바이든 행정
부 외교정책 논의

정책간담회 11.03 중앙당 9층
민주백송홀

민주연구원장-전국시·도당위원장
협의회의

민주연구원-전국 시·도당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역량 강화 지원 방안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기조 및
한반도정책 전망

11.6 국회 당대표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기조 및 한반도정책
전망

미국 대선 이후 대외정책을 전망하고
대응방안 모색

한국의 新복지체제: 한국
복지국가 진단과

독일․스웨덴의 교훈
11.17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현 한국 복지체제의 문제점과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개혁 분석

한국 복지체제의 구성과 문제점독일
복지체제와 2000년 이후 개혁방향스
웨덴 복지체제의 특징과 개혁과정

2020더혁신위원회
청년정치 간담회 12.16 국회 이탄희

의원실
해외 정당의 리쿠르트 시스템당

청년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해외 청년정치 육성 프로그램 발표
및 당 청년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논의

초청 강연 12.8 정책위 회의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초청 강연

워싱턴에서 바라본 미국 대선결과 함
의와 바이든 정부 한반도정책 전망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제21대총선입후보
자교육·연수 1.14~1.16 천안상록리조트 국정목표와 과제, 성인지교육, 선거마케팅, 공직자의

자세 정치관계법 및 여론조사 등 예비후보등록자

제21대총선입후보
자교육·연수 1.22 백범김구기념관 국정목표와 과제, 성인지교육, 이미지메이킹과 정치

패션 등
전·현직국회의원
및 장관급인사

제21대총선입후보
자교육·연수 1.29~1.30 천안상록리조트 국정목표와 과제, 성인지교육, 선거마케팅, 공직자의

자세 정치관계법 및 여론조사 등 예비후보등록자

제21대총선입후보
자교육·연수 2.2 더불어민주당사

대회의실
국정목표와 과제, 성인지교육, 리더십, 공작자의 자
세. 정치관계법 등 외부영입인사

정예당원교육 3.6~3.28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선거전략지도 활용 총 15회 진행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 3.12 더불어민주당사

대회의실
국정목표와 과제, 성인지교육, 리더십, 공작자의 자
세. 정치관계법 등 비례대표

제21대국회보좌진
포럼 6.11~6.16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보좌진의 자세, 시대정신과 국가비전, 정부예산편성
과 지역정책예산

21대국회
민주당소속 보좌진

신입당직자
교육·연수 6.19 더불어민주당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강령 그리고 국정과제 신입당직자

대학원특강 7.29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민주주의와 선거 그리고 한국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생

지역균형뉴딜 포럼 10~12 국가균형발전위주최
원격회의 균형발전 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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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21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15.~16
,

1.29~30
교육자료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 예비후보등록자 자체 총300부

1.22 교육자료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전·현직국회의원 자체 200부

2.2 교육자료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 영입인사 자체 100부

3.01 연구논문 Politics of State-led Microcredit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tate Autonomy, Capacity, and Outcomes

KCI 등재지
Analysisand
AlternativeN
o.4Vol1에게

재

연구자료로 활용

3.12 교육자료 제21대총선입후보자 교육·연수: 비례대표 자체 200부

6.02 세미나
자료집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1회)과잉주택담보대출과 한계채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금융) 자체발간 100부/현장배포

6.09 세미나
자료집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2회)21대 국회에서 상생·공정경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공정경제) 자체발간 100부/현장배포

6.16 세미나
자료집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3회)공공벤처펀드 육성과 상생교섭 활성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중소기업) 자체발간 100부/현장배포

6.23 세미나
자료집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4회)플랫폼경제 확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응 방안(자영업) 자체발간 100부/현장배포

6.24 백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자료로 활용)
공동

국난 극복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참여

6.30 세미나
자료집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5회)세계 대도시 임대차 안정화 정책 어떻게
도입할 수 있나?(주거) 자체발간 100부/현장배포

7.6 자료집 제2차 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의원 간담회: 정치외교 분야 자체 100부

7.7 자료집 제2차 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의원 간담회: 복지, 노동, 교육 등
사회분야 자체 토론회 자료로

활용

7.07 세미나
자료집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6회)코로나 위기 실업안전망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고용) 자체발간 100부/현장배포

7.14 세미나
자료집 혁신경제 연속세미나(1회)스마트 팩토리와 중소기업 제조혁신 과제 자체발간 100부/현장배포

7.15 자료집 제3차 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의원 간담회: 경제, 과학기술, 에너지
환경 분야 자체 토론회 자료로

활용

7.21 세미나
자료집 혁신경제 연속세미나(2회)5G·AI시대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 자체발간 100부/현장배포

7.28 세미나
자료집 혁신경제 연속세미나(3회)ICT분야 신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자체발간 100부/현장배포

8.18 세미나
자료집 혁신경제 연속세미나(4회)전기자동차 시장 전망과 차세대전지 개발동향 자체발간 100부/현장배포

8.31 보고서 유권자 지형 변동과 방향 자체발간 연구자료로 활용

11.6 자료집 미국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 전망 자체 1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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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주요활동(48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019.12~2020.5 민주연구원 회계보고 및 감사 민주연구원 회계보고 및 감사
2020.1~2 민주연구원 정기이사회 사업성과 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

2019.10~2020.4 민주연구원
총선대비 정책공약개발 사업

지원
주요 정책개발연구 및 공약화 사업 지원

2019.9~2020.3 민주연구원 1829 교감 프로젝트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방식 개선을 통한
정치참여확대

2019.9~2020.4 민주연구원 인재영입 활동 총선승리를 위한 인재풀 확보

01.02 민주연구원
이스라엘공공연구소(IPPI)
양해각서(MOU) 교환

현장연수(Study Trips), 대표단 파견,
펠로우쉽프로그램, 공동세미나

양해각서 교환

01.06.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12차 실무회의 2차 교육연수 최종 점검 및 보완 사항 등 연구위원 파견

01.13.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13차 실무회의 2차 교육연수 최종 점검 및 보완 사항 등 연구위원

파견

01.14. 충남
천안상록리조트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출장 2차 교육 연수 현장 강연 및 연수 참석자 지원 연구위원

파견

01.15 중앙당9층 백송홀

이탈리아
ART-ER(에밀리아-로마냐지역
매력연구소) 양해각서(MOU)

체결

현장연수(Study Trips), 대표단 파견,
펠로우쉽프로그램, 공동세미나

양해각서 체결

01.15 중앙당9층 백송홀
이탈리아

c.MET05(국립대학응용경제연
구센터) 양해각서(MOU) 체결

현장연수(Study Trips), 대표단 파견,
펠로우쉽프로그램, 공동세미나

양해각서 체결

01.20.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14차 실무회의

2차 교육연수 평가, 전·현직 국회의원 교육연수
최종 점검 밑 보완 사항 등

연구위원
파견

01.22.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출장 전·현직 국회의원 교육연수 및 참석자 지원 연구위원

파견

01.28.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15차 실무회의

전·현직 국회의원 교육연수 평가, 3차 교육연
수 최종 점검 및 보완 사항 등

연구위원
파견

01.29.~01.30 충남
천안상록리조트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출장 국회의원 예비후보 교육연수 및 참석자 지원 연구위원

파견
01~10 균형발전위원회 국민 소통위원 균형발전위원회 자문

02.03.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16차 실무회의

3차 교육연수 평가, 영입인사 교육연수 점검
및 보완 사항 등

연구위원
파견

02.03.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와
함께하는 ‘민생현장 정책간담회’

기획회의
제21대 총선 공약 이벤트 기획 및 준비 민주연구원영

입인재

02.03.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16차 실무회의

3차 교육연수 평가, 영입인사 교육연수 점검
및 보완 사항 등

연구위원
파견

02.10.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17차 실무회의 영입인사 교육연수 점검 및 보완 사항 등 연구위원

파견

02.20. 중앙당 2층 대강당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영입인사 교육연수 및 참석자 지원 연구위원
파견

02.24.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18차 실무회의 비례대표 교육연수 점검 및 보완 사항 등 연구위원

파견

2020.3 중앙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파견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 TF 실
무지원

2020.3 중앙당 지원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업무 지원

03.01.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19차 실무회의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평가 연구위원 파견

03.12. 중앙당 2층 대강당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 비례대표 후보자 교육연수 및 참석자 지원 연구위원
파견

03.16.~04.15 경남 양산 지역 제21대 총선 관련 지역
정책개발 지원(경남 양산)

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지역 현지 출장 및 정
책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30회)

연구위원
지원(출장)

03.16.~04.1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제21대 총선 관련 지역
정책개발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지역 현지 출장 및 정
책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36회)

연구위원
지원(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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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4.15 부산지역 제21대 총선 관련 지역
정책개발 지원(부산)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현지 출장 및 정책간담회 개최

　연구위원
지원(출장)

03.19~4.15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

지역 정책개발 지원 지역 맞춤 정책개발을 위한 현지 출장 및 정책
간담회 개최

　연구위원
지원(출장)

3.30 정책홍보자료 작성 민주당 코로나 대응 모범사례 홍보안 작성

2020.4 후보 사무실 정책협약 영입인재 중심 지역구 후보자와 연구원과 정
책협약

05.07. 국회의원회관
307호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기획회의(1회)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주제, 패널구성, 운
영방안 등 기획회의

민주연구원을
지원국민생연

석회의

05.08. 국회의원회관 307호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기획회의(2회)

민생공정경제 세미나 주제, 패널구성, 운영방
안 등 기획회의

민주연구원을
지원국민생연

석회의

7.28 민주연구원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와
간담회 민주연구원과 대사관 간 협력방안 논의

2020.8~9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 개정 강령정책 개정

10.27. 국회의원회관 박재호
의원실

2021년 보선·2022 대선
정책개발 및 프로모션 기획회의

부산 재보궐 선거 관련 의제선정 및 프로모션
컨셉 기획회의

민주연구원·부
산시당

10.28 민주연구원 주한 인도대사관 관계자와
간담회 민주연구원과 대사관 간 협력방안 논의

2020.11 연구원 정책자문 당 대표 경북대 강연 자료 작성 자문

12.02. 국회의원회관
이광재 의원실

부산 재보궐 선거 관련
기획회의

부산 재보궐 선거 관련 의제선정 및 프로모션
컨셉 기획회의

민주연구원·이
광재의원

12.03. 민주연구원 10층
소회의실 서울비전정책토론회 기획회의 서울 재보궐 선거 관련 의제선정 및 프로모션

컨셉 기획회의
민주연구원·정

책분과

12.14.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서울비전정책토론회TF 1차
회의

서울 재보궐 선거 관련 의제선정 및 프로모션
컨셉 기획, 실무분담 회의

민주연구원·정
책분과

12.16.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더K 서울선거기획단 정책분과
4차 회의

서울 재보궐 선거 관련 정책·의제 발굴 등 실
무점검

민주연구원·정
책분과

12.18. 국회의원회관
전재수 의원실

부산 재보궐 선거 관련
기획회의 부산 정책토론회 진행사항 점검 민주연구원·부

산선거기획단

12.21.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서울비전정책토론회TF 2차
회의

서울 재보궐 선거 관련 의제선정 및 프로모션
컨셉 기획, 실무분담 회의

민주연구원·정
책분과

12.24. 줌 화상회의 더K 서울선거기획단 정책분과
5차 회의

서울 재보궐 선거 관련 정책·의제 발굴 등 실
무점검

민주연구원·정
책분과

12.28.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서울비전정책토론회TF 3차
회의

서울비전정책토론회 발표자, 세부주제 선정 및
행사 진행사항 점검 회의

민주연구원·정
책분과

12.30. 줌 화상회의 더K 서울선거기획단 정책분과
6차 회의

서울 재보궐 선거 관련 정책·의제 발굴 등 실
무점검

민주연구원·정
책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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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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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Ⅴ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 1명

박사급: 8명 7년 이상 : 33명

외부파견: -석사급: 17명 2년 이상~7년 미만 : 10명

기 타: 25명 2년 미만 : 7명

합 계: 1명합 계: 50명 합계 : 50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6,986,165,231 31,742,382 1,718,266,375 8,736,173,988 5,525,820,268 3,210,3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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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42건)

기 간 분 야 주 제 방법
분
량

비 고

19.12.16
-20.1.3

정치 정당 이미지 제고 위한 빅데이터 분석 자체 14 현안보고

19.12.30
-20.1.20

정치 2020 국민 공감 정책과제 TOP 10 자체 24 현안보고

1.1–
1.12

기획재정 對국민경제인식조사 및 분석 자체 14 현안보고

1.1-
1.3

외교통일
北, 제7기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 분석,

평가, 전망
자체 4 현안보고

1.2-
1.16

행정안전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자체 6 이슈브리프

1.2-
2.13

정치
역대 선거 슬로건 분석 및 제안(19·20대 

총선, 18·19대 대선, 美대선)
자체 9 현안보고

1.2-
2.24

정치 빅데이터에 나타난 정당·당대표이미지 자체 9 현안보고

1.4-
1.8

외교통일 미국의 對이란 공습 관련 현황과 파장 자체 4 현안보고

1.4-
1.14

외교통일 최근 美-이란 간 충돌 관련: 배경, 파장, 전망 자체 9
이슈브리프
2020-1호

1.6-
1.17

외교통일 총선 공약-외통위 대북통일분야 관련 자체 5 현안보고

1.8-
1.14

정무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자체 8 이슈브리프

1.10-
1.22

외교통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보기”
자체 10

이슈브리프
2020-3호

1.17-
2.20

정치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부 제출 법안 전수 

빅데이터 분석
공동 25 기획보고

1.20-
2.21

정치 주요 선진국 선거 마케팅 전략 자체 17 기획보고

1.30-
3.19

기획재정, 
외교통일 

등
문재인 정권 실정 백서 자체 48

여연 
정책연구

2.1-
2.13

국토교통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자체 7 이슈브리프

2.1-
2.27

행정안전 4.15총선 예상의석수 분석 및 시사점 자체 11 현안보고

2.10-
2.20

보건복지
우한폐렴(코로나19)의 총선 변수화 및 대응 

전략
자체 10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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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3.5

과방위 포털 뉴스의 편향성 현황 및 대응방안 자체 8 현안보고

2.27-
3.12

기획재정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자체 7 이슈브리프

3.2-
3.4

정치외교 코로나 정국 장기화와 총선 黨대응 방향 자체 5 현안보고

3.2-
3.10

과방위 포털 팩트체크 문제점과 대응방안 자체 5 현안보고

3.10-
3.26

기재위 2020 대한민국 사회 주요 지표 자체 20 현안보고

3.15-
4.2

행정안전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자체 10 이슈브리프

3.20-
3.27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및 보도채널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체 7 현안보고

3.20-
4.2

행정안전
문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자체 9 이슈브리프

3.25-
3.31

법제사법
‘n번방’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자체 9 이슈브리프

3.25-
3.31

정무 공직선거법 검토 의견 자체 6 현안보고

4.10-
4.21

행정안전 사전투표 (통계)조작 의혹 검토 자체 13 현안보고

4.20-
4.25

정치외교 사전투표 부정 의혹, 통계조작 외 의문점들 자체 6 현안보고

5.1-
6.15

정치 대국민 감수성 높이는 공감 매뉴얼 자체 7 현안보고

5.4-
6.1

정치 21대 총선 평가 및 미래과제 자체 12 현안보고

5.11-
6.10

과방위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청 설립 

필요성 및 해외사례 검토
자체 5 현안보고

5.13-
5.28

행정안전 영국 보수당의 장수비결과 시사점 자체 8 이슈브리프

5.14-
5.28

환경노동 ‘전국민 고용보험제’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자체 8 이슈브리프

5.15-
6.1

21대 총선 평가와 미래과제_변화 그 이상의 
변화

자체 13 기획보고

6.1-
7.16

과방위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책 

현안
자체 41 현안보고

6.11-
6.22

과방위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자체 5 이슈브리프

6.13-
6.17

외교통일 北,  남북간 통신선 전면 차단 관련 대응방안 자체 4 현안보고

6.15-
6.23

외교통일
남북공동선언 재점검과 향후 과제: 6.15 

공동선언 중심으로
자체 8

이슈브리프
20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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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6.25

기획재정 악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자체 7 이슈브리프

6.16-
6.17

외교통일
북, 연락사무소 폭파: 국제사회의 평가와 

북한의 향후 행보 전망
자체 3 현안보고

6.18-
6.21

외교통일 美-中 비공개 회동과 심상찮은 한반도 정세 자체 3 현안보고

6.18-
7.7

국토교통 6.17부동산 대책 진단 및 시사점 자체 5 현안보고 

6.20-
6.24

외교통일 김정은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 관련 평가 자체 3 현안보고

6.22-
6.23

외교통일 6.25 전쟁과 한미동맹 자체 2 결과보고

6.24-
6.28

외교통일 <볼튼 회고록> 관련 당의 스탠스 재고방안 자체 4 현안보고

6.29-
7.1

외교통일 美-日 정보당국의“김정은 건강이상설 제기” 자체 5 현안보고

7.1-
7.23

국토교통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자체 11

이슈브리프
현안보고

7.1-
12.31

기획재정 청년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외부전
문가

85
여연정책
연구

7.2-
7.5

외교통일
北 최선희 제1부상, “미북 정상회담 공식

거부”관련
자체 4 현안보고

7.6-
7.12

외교통일
2020 美 대선 미리보기 ①: 미 대선의 이해와

판세분석
자체 8 현안보고

7.10-
7.15

법사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주요 쟁점 및 대조표 자체 19 현안보고

7.10-
7.23

문체위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자체 9 이슈브리프

7.13-
7.15

외교통일
2020 美 대선 미리보기 ②: 캠프별 한반도

정책 비교 및 대응방안
자체 8 현안보고

7.15-
7.23

외교통일 2020년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자체 12
이슈브리프
2020-7호

7.20-
7.22

김태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분석 자체 6 현안보고

7.20-
8.5

과방위 정기국회 대비 정책과제 및 비전 자체 3 기획보고

7.27-
8.3

정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온라인 민심 자체 4 현안보고

7.30-
8.13

환경노동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자체 8 이슈브리프

8.3-
10.13

과방위 포털 팩트체크 전수조사 분석 자체 18 기획보고

8.4-
8.6

법사위 5.18 특별법 관련 검토보고 자체 3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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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9.14

과방위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과 대응방안 자체 7 현안보고

8.16-
8.20

산업통상 유럽 그린딜 관련 주요 이슈와 시사점 자체 1 현안리뷰

8.17-
9.3

정치 세대별·성별 이슈 정책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자체 10 현안보고

8.20-
9.24

과방위 공영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향성 분석 자체 20 기획보고

8.20-
10.1

국토교통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진단 및 주거안정 

중시의 주거. 주택 정책의 방향
자체 64

정책연구
보고서

8.25-
9.2

교육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자체 7 현안보고

8.25-
9.3

보건복지
스웨덴 복지국가의 성공과 한계, 한국형 

복지국가에 주는 시사점
자체 10 현안보고

8.26-
9.3

보복위 코로나19에 따른 육아보육 현황 및 시사점 자체 7 현안보고

8.31-
9.2

정치외교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인력 北 강제

차출법”발의 논란
자체 5 주간동향

9.1-
9.25

과방위 AI 알고리즘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공동 6 이슈브리프

9.1-
12.15

행정안전 서울시 공약 발굴 프로젝트 자체 75

9.3-
9.10

보건복지 광화문 집회에 의한 코로나 재확산 팩트 체크 자체 5 현안보고

9.3-
9.17

산업통상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외부전
문가

11 이슈브리프

9.7-
10.5

과방위 공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편향성 분석 자체 11 기획보도

9.7-
9.10

외교통일 최근 美대선 판세분석과 돌발 변수들 점검 자체 4 주간동향

9.7-
9.11

산업통상 文정부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와 실 자체 2 현안리뷰

9.7-
9.17

여가위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현황 및 대안
자체 8 이슈브리프

9.10-
9.17

법사위
조두순 만기출소(12월 13일) - 국민정서법 vs 

현행법, 쟁점과 정책 방향
자체 10 현안보고

9.10-
10.19

과방위
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 패널 및 

주제 전수 분석
자체 17 기획보고

9.14-
9.18

산업통상
‘포스트 아베’스가내각 출범에 따른 한일 

통상이슈 점검
자체 3 현안리뷰

9.14-
9.18

외교통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자체 7 주간동향

9.14-
9.24

과방위 MBC 스트레이트 150편 전수분석 자체 20 기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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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9.28

국토교통
전월세 전환율 2.5% 강제 인하의 타당성 

검토 
외부와  
공동

7 이슈브리프

9.19-
9.29

과방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_패널전수조사보고서
자체 11 기획보고

9.21-
9.25

산업통상
화웨이  제재 본격화… 美中갈등 심화에도

통상전략 부재
자체 3 현안리뷰

9.22-
9.24

외교통일 연평도 실종공무원, 북 피격사망 사건 관련 자체 4 주간동향

9.23-
9.24

외교통일
文대통령‘종전선언’관련 국내외 전문가

평가
자체 4 주간동향

9.25-
10.27

여성가족 한국형 부모보험의 도입방향과 기본계획 자체 15 현안보고

9.25-
10.5

과방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패널 및 주제 전수 

조사 분석
자체 17 기획보고

10.1-
10.15

국토교통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자체 8 이슈브리프

10.3-
10.13

과방위 네이버 서울대 팩트 체크 무엇이 문제인가 자체 18 기획보고

10.5-
10.12

과방위
네이버 공정위 과징금 관련 알고리즘 

조작현황 및 대안
자체 7 현안보고

10.5-
10.8

기획재정
혈세 낭비‘한국판 뉴딜펀드’논란 주요 

포인트
자체 5 현안리뷰

10.5-
11.30

정치 빅데이터로 본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장상 자체 10 현안보고

10.7-
10.11

환노위 노동법, 경제3법 현안 빅데이터 분석보고 자체 2 현안보고

10.8-
11.3

정치 정당 이미지 심층 빅데이터 자체 8 현안보고

10.12-
10.15

산업통상
‘월성1호기 조기폐쇄’논란으로 드러난 

탈원전의 실체
자체 4 현안리뷰

10.15-
10.29

환경노동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자체 8 이슈브리프

10.15-
12.15

정치외교 비전 2021: 부산시 보궐선거 정책공약집 자체 110 공약집

10.20-
11.2

정치 2040 선호 키워드로 보는 슬로건 자체 5 현안보고

10.21-
10.23

교육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사립대 폐교 자체 3 현안리뷰

10.21-
10.27

산업통상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자체 9 이슈브리프

10.26-
11.2

정치 민주당 재보궐 공천 이슈 빅데이터 자체 5 현안보고

10.27-
10.30

교육 코로나 시대 원격교육과 중위권 학생 감소 자체 3 현안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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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11.12

국토교통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자체 9 이슈브리프

10.30-
11.2

외교통일
트럼프 vs.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비교와 우리의 대응
자체 7 주간동향

11.1~
11.12

국토교통
임대차2법발 전월세대란: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자체 8 이슈브리프

11.1-
11.19

기재위 2020 서울시 재보선 사회지표분석 자체 19 현안보고

11.3-
11.10

외교통일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자체 11
이슈브리프
2020-13호

11.4-
11.6

교육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추진 무엇을 남겼나 자체 3 현안리뷰

11.15-
11.24

외교통일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자체 13

이슈브리프
2020-14호

11.18-
12.18

환경노동 새로운 노동개혁 의제와 입법과제
외부전
문가

64
여연정책
연구

11.20-
11.30

환노위 서울시 청년 분야 공약 연구 자체 6 공약개발

11.20-
12.10

행정안전
서울시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
자체 7 이슈브리프

11.23-
11.27

환경노동 미세먼지 기존정책 검토 및 시사점 자체 4 현안리뷰

11.23-
11.27

교육 초중고 기초학력미달 원인과 대안 자체 4 현안리뷰

11.23-
12.1

국토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보고 - 임대차법 자체 2 현안보고

11.26 중소벤처 스타트업 해외성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외부전
문가

7 이슈브리프

11.27-
12.1

교육 지방 사학의 폐교와 지방거점국립대 위기 자체 3
주간정책
동향

11.30-
12.1

법사위 조두순 출소에 따른 당의 대응방안 자체 2 현안보고

11.30-
12.6

국토위 정책·공약 빅데이터 - 교통 자체 5 현안보고

12.1-
12.3

국토위 청년호텔주택 문제점과 당의 대응방안 자체 2 현안보고

12.1-
12.10

문체위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제언
외부 10 이슈브리프

12.1~
12.15

국토교통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
자체 8 이슈브리프

12.2-
12.3

교육 저학력‘유은혜 세대’출현하나 자체 3
주간정책
동향

12.2-
12.8

법사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보고 - 공수처법 자체 2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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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142부.

기 간 분 야 주 제 방법
분
량

비 고

12.3-
12.9

환경노동
원전배제  탄소중립… 국민을 위한 

환경정책인가
자체 2

주간정책
동향

12.7-
12.11

정치 문재인 대통령 정책 민심 빅데이터 자체 2 현안보고

12.7-
12.8

외교통일
비건 부장관 방한: 한반도 상황 관리 및 

대중견제 차원
자체 3 주간동향

12.8-
12.15

보복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보고 – 코로나19 대응 자체 2 현안보고

12.9-
12.10

외교통일 文정권의 모순적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 관련 자체 3 주간동향

12.9-
12.11

보복위
청년 코로나 블루‘심각’상황에 따른 당의 

대응방안
자체 3 현안보고

12.10-
12.16

중기벤 정책 빅데이터 분석 보고–소상공인임대료 자체 2 현안보고

12.10-
12.24

기획재정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외부
전문가

11 이슈브리프

12.14-
12.18

산업통상 제9차 전력수급계획이 놓친 세 가지 자체 3
주간정책
동향

12.16-
12.18

외교통일 동맹국의 핵과 북한의 핵이 같은가 자체 2 주간동향

12.17-
12.24

외교통일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자체 3
이슈브리프
2020-16호

12.21-
12.22

외교통일 국제사회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란과 파장 자체 3 주간동향

12.21-
12.24

환경노동
‘위기’를‘기회’로?

최대 12조원 규모 기후위기 대응 기금,
‘눈먼 돈’논란

자체 3
주간정책
동향

12.23-
12.24

외교통일
美  연구기관,

‘북 사이버테러 대책마련 시급’
자체 3 주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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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론회 등 개최(34회)

개최명 일시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정책
간담회

1.3 여의도연구원
4월 총선 후보자 

선정의 조건과 전망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7대 
조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 1.7 여연 회의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과 시사점

특고자에 대한 연구 방향 검토

정책 
세미나

1.1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文정부 4년차 경제실정 
평가  토론회

문정부 4년차 경제실정 진단 
및 대안 마련

여연공동
주최 
이종인 
지정토론　

정책
간담회

6.3 여의도연구원
미 대선 판세분석 및  
한반도정책 전망

미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 진영의 판세를 
분석하고 대외정책을 전망

토론회 6.11 본청 228호
4차 산업혁명 

선도‘데이터청’설립
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데이터청 설립 필요성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 6.15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국가재정의  문제점 진단, 
향후 회복방안 마련 등

간담회 6.23
국회  

본관228호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아동학대 범죄 현황 및 
근절방안 모색

정책
간담회

6.30 여의도연구원
미 대선 판세분석 및 
한반도정책 전망

미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 진영의 판세를 
분석하고 대외정책을 전망

정책
간담회

7.7
국회 본관 
228호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

문정부 21차례 
부동산정책 문제점 종합 
진단 및 대책 마련 등

여연·당
정책위  
공동주최

토론회 7.17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전일제교육 전면 검토 및  

도입방안 모색 등

정책
간담회

7.29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 분야 10대 
과제 선정 간담회

하반기 국회를 위한 정책 
이슈로 외교안보 분야의 
10대 과제를 선정해 

리뷰하고 평가

간담회 9.15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

코로나19로 따른 생계가  
무너진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 9.22
국민의힘  

중앙당사2층
대회의실

코로나19 피해 
여행관광업 간담회

코로나19로 따른 생계가 
무너진 여행관광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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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명 일시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9.25
국민의힘  

중앙당사2층
대회의실

코로나19 피해 
배달라이더 정책현안 

간담회

코로나19로 수요 급증한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 10.3
국회 

본관228호

함께 살아가는 온라인 
플랫폼 다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정책
간담회

10.3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최운열 前 국회의원 특강 및
토론회 공정거래3법 및 기타 

입법과제 토론

여연
아카데미  
주최

정책
자문회의

10.23 여의도연구원
부산시 보궐선거 

정책개발 TF 1차 회의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정국의 

현황 및 핵심전략 점검

정책
자문회의

10.28 여의도연구원
부산시 보궐선거 

정책개발 TF 2차 회의

부산시 보궐선거의 초기국면 
주도권 선점을 위한 이슈 

개발 및 해법 모색

정책
간담회

10.28
탑  

공인중개사 
사무실

임대차3법 현장 간담회
임대차3법 강행 등 문정부 

부동산 실정 현장 
목소리·전문가 해법청취 

여연
아카데미  
주최

간담회 10.30 국회 본관228호
함께 살아가는 온라인 
플랫폼 다같이 행복한 

대한민국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정책
자문회의

11.4 여의도연구원
부산시 보궐선거 

정책개발 TF 3차 회의

오거돈 부산시정의 失政
분석을 토대로 당의 전략 및 
정책개발을 위한 대책 수립

간담회 11.10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중대재해 관계자 애환 청취,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 및 

대책 마련 등

정책
자문회의

11.11 여의도연구원
부산시 보궐선거 

정책개발 TF 4차 회의

부산형 기본소득, 부울경  
경제통합, 핀테크 100대 기업 
유치 등 7대 핵심공약 선정

정책
세미나

11.12 여의도연구원
Post Alliance 구상 1차 

라운드테이블

7명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분석 및 

전망”세미나 진행

간담회 11.16
국회의원회관

711호
코로나19 피해, 

영화업계 정책미팅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영화업계 현황청취 및 

정책적 대안 마련

간담회 11.17
국회의원회관

711호
코로나19 피해, 

여행업계 정책미팅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 현황청취 및 

정책적 대안 마련

간담회 11.17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코로나19 피해, 
공연업계 정책미팅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 현황청취 및 

정책적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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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연수활동(5회)

개최명 일시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정책
자문회의

11.18 여의도연구원
부산시 보궐선거 

정책개발 TF 5차 회의
7대 핵심 정책공약 변경 및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재정리

정책
세미나

11.23 여의도연구원
Post Alliance 구상 2차 

라운드테이블

7명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법”관련 

세미나를 진행

정책
자문회의

11.25 여의도연구원
부산시 보궐선거 

정책개발 TF 6차 회의

1대 비전, 7대 정책목표, 
51대 정책과제, 66대 

구별과제 정리

정책
자문회의

12.2 여의도연구원
부산시 보궐선거 

정책개발 TF 7차 회의

부산시 선거의 정책공약  
이외에 홍보전략 구상 및 
구체화 방안 등 세부마련

간담회 12.3
국회 의원회관 

711호
코로나19 피해, 

여행업계 정책미팅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 현황청취 및 방안 마련

간담회 12.7
국회 의원회관 

711호
코로나19 피해, 

공연업계 정책미팅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 현황청취 및 정책적 

대안 마련

정책
세미나

12.11 여의도연구원
Post Alliance 구상 3차 

라운드테이블

7명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복원 방안”세미나를 진행

교육․연수명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굿 소사이어티
리더교육 1기
(통신교육)

09.22-
10.29

비대면
(Webex)

서울 지역 리더들과의 주제별 온라인 토론
정책 제안, 스피치 등 리더십 교육 

굿 소사이어티
리더교육 2기
(통신교육)

12.01-
12.31

비대면
(Webex)

부산 지역 리더들과의 주제별 온라인 토론
정책 제안, 스피치 등 리더십 교육 

청년정책LAB
(통신교육)

09.19-
12.12

비대면
(Webex)

일반 청년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육 및 연구 진행

청년정치참여, 부동산, 연금개혁, 기본소득 등 
4가지 주제 연구보고서 작성

방구석 온열
(통신교육)

12.22-
12.31

비대면
(Webex)

국민의힘 청년정당‘청년의힘’과 공동 진행
매주 강사 특강 및 실시간 온라인 간담회 진행

계속 
진행

아카데미 특강
12.08-
12.31

비대면
(Youtube)

여연아카데미 특강 녹화 및 유튜브 게재
총 2회 진행(이혜훈 전 국회의원, 김선동 전 

국회의원)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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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홍보(102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2-
1.10

인터넷
SNS를 
활용한 
배포

일일 정책전략 보고서

(총 7회 작성)

당 대표 및 

당 지도부 

등

1.6-
8.13

인터넷
SNS를 
활용한 
배포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일일동향

(총 125회 작성)

당 지도부,

상임위 

위원, 당 

사무처 등

1.15 인터넷 홈페이지
송언석 국회의원‧여의도연구원,

“문정부 가짜뉴스 남발, 근거 없는 자신감, 
보고 싶은 것만 봐”

언론보도

1.15 보도자료 언론배포
여연,‘문정부 4년차 경제실정 

평가’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토론회

1.1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문정부 4년차 경제실정 평가’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토론회

1.18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01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1.25 인터넷 홈페이지 여의도연구원 "선거연령 '쿨'하게 수용해야" 언론보도

1.25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당 여의도연구원“보수, 청년층 사로잡기 

美·日 사례 참고해야”
언론보도

1.25 인터넷 홈페이지
여의도연구원 "한국당, 펭수 분석해 총선 

전략 세워야"
언론보도

2.13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02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3.12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03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3.19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정책연구 2020-01]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실정 백서

보고서 
발간

3.19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1분 클립] #01_최저임금 인상은 90%의 
긍정적 효과?

정책 영상

3.20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1분 클립] #02 고용‘V자형’반등 정책 영상

3.23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1분 클립] #03_올해 수출이 회복 조짐? 정책 영상

3.27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1분 클립] #04_한미FTA 상호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아?

정책 영상

3.30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1분 클립] #05_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고?

정책 영상

3.31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1분 클립] #06_낙하산도 정도껏이지 정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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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4.2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04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4.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1분 클립] #07_노골적인 친노조 반기업 정책 
기조

정책 영상

4.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1분 클립] #08_문정권 어용방송 만들기, 
방송·언론 장악의 실체

정책 영상

4.7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1분 클립] #09_문정권, 중국이 먼저, 
국민안전은 뒷전 

정책 영상

4.7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1분 클립]  #10_반복되는 외교 결례, 
무너지는 대한민국 국격

정책 영상

5.28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05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6.11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4차 산업 선도‘데이터청’설립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6.11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6.15 보도자료 언론배포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홍보
토론회

6.2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6.25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06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7.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회

7.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

간담회

7.7 보도자료 언론배포 ‘부동산정책 진단’긴급간담회 홍보 간담회

7.17 보도자료 언론배포 ‘전일제교육 도입방안’정책토론회 홍보 토론회　

7.23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07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8.1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국제뉴스 칼럼] 양도세 유예, 과세이연제 

도입으로 실수요 1주택 자 세금폭탄 줄여줘야
언론보도

8.13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08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9.15 인터넷 홈페이지
코로나19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모색 

긴급간담회
간담회

9.17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9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9.28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10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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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9.28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의도연구원 유튜브 대담 
‘소통대통' Coming soon

소식

9.29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정책연구 2020-02]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진단 및 주거안정 

중시의 주거·주택정책의 방향

보고서 
발간

9.7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 아카데미 행복 발전소 ‘굿 소사이어티 
리더 교육(1차)’

정책 강연

9.8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 아카데미‘청년정책LAB’ 정책 강연

10.10 인터넷 유튜브
[소통대통 1-1 예고편] 

지상욱&유재일…‘소통하면 대통한다!’ 
첫방송

정책 대담

10.10 인터넷 틱톡 소통대통 1-1 티저 정책 영상

10.11 인터넷 홈페이지
‘여의도연구원’유재일“추미애 장관, 왜 

사과 안 하냐면…”
언론보도

10.12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1-1 본편] 지상욱&유재일 
‘소통하면 대통한다!’ 첫방송

소식

10.13 인터넷 홈페이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경제3법 고칠 때 

됐다. 주주 자본주의로 가야”
언론보도

10.13 인터넷 홈페이지
<김현정의 뉴스쇼>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 CBS라디오 대담

언론보도

10.14
보도자료  
인터넷

언론배포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11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10.16 인터넷 유튜브
[소통대통 1-2 예고편] 

지상욱&유재일…‘2부가 더 재밌어요!’
정책 대담

10.1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1-2 본편] 
지상욱&유재일(풀자막)…‘2부가 더 

재밌어요!’
정책 대담

10.1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1-2 ep1] 의대생 말 잘 듣는 게 
제1 기준? 나라에 망조가 든 것

정책 대담

10.1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1-2 ep2] 서울시 집값 더 올라야 
된다고 봐 중요한 거는…

정책 대담

10.1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1-2 ep3] 우상숭배! 이런 게 
‘컬트’, 사이비종교 구조와 같아

정책 대담

10.1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1-2 ep4]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보상 없이 사람 종 취급‘한숨’

정책 대담

10.16 인터넷 틱톡 소통대통 1-2 티저 정책 영상

10.17 인터넷 유튜브
[소통대통 2-1 예고편] 지상욱&노정태…

보수, 어떤 약자 보호하고 있나?
정책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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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2-1 본편] 지상욱&노정태…
보수는 어떤 약자 보호하고 있나?

정책 대담

10.17 인터넷 틱톡 소통대통 2-1 티저 정책 영상

10.18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2-1 ep1]‘그러니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하는 순간 낡은 보수

정책 대담　

10.18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2-1 ep2]‘어차피 다 
썩었으니까…’단념하면 나아갈 수 없어

정책 대담　

10.18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2-1 ep3] 美 패권 질서 흔들리면
기뻐하는 분 많은데 사실…

정책 대담

10.19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스페샬 코너!] 뽑으면 대통한다 
‘운수대통’유재일

정책 영상

10.19 인터넷 틱톡 소통대통 운수대통 유재일 티저 정책 영상

10.23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2-2 본편] 지상욱&노정태…
지금 與는 어떤 게임 하고 있나?

정책 대담

10.23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2-2 ep1] 北은‘나쁜 친척’…
북한관 업데이트 못한 게 보수의 실패 원인

정책 대담

10.23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2-2 ep2] 가난한 시민에게‘계속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사세요’

정책 대담

10.23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2-2 ep3] 속뜻은‘이 정권 계속 
지지해. 아니면 불안하게 될 거야’

정책 대담

10.24 인터넷 유튜브
[소통대통  2-2 1분 클립] 지상욱&노정태…

與, 지금 어떤 게임 하고 있나?
정책 대담

10.24 인터넷 틱톡 소통대통 2-2 티저 정책 영상

10.27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스페샬 코너!] 뽑으면 대통한다 
‘운수대통’노정태

정책 대담

10.27 인터넷 틱톡 소통대통 운수대통 노정태 티저 정책 영상

10.28
보도자료  
인터넷

언론배포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12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10.28 인터넷 홈페이지
‘임대차3법 이후’현장 간담회 개최 

‘세입자 집주인 모두가 속 타는 임대차 
3법’

간담회

10.30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의도연구원 사회적 약자 정책 시리즈 4: 
특수고용직 노동자(배달 택배) 및 관계자 초청 

대담
간담회

10.3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최운열 前 의원 초청 특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 특강

10.3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굿 소사이어티 리더 교육 1기 수료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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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0.31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1-1 ep1] 우리가 알던 기업들이 곧 
사라진다

정책 대담

10.31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1-1 ep2] 文정부 가장 문제는
4-4-2! 금융 ‘아사리판’

정책 대담

10.31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1-1 ep3] 법무장관 사과 안 하는 
이유? 北수령의 사과?

정책 대담

10.31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소통대통 1-1 ep4] 언제까지 코로나가 
제1순위일 수 있는가

정책 대담

10.31 인터넷 유튜브
[소통대통 1-1 본편] 지상욱&유재일…화제의 

첫방송 풀자막 재업!!
정책 대담

10.31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 人터뷰]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
스스로 주권 지킨 시민 저항 운동”

정책 대담

11.1 인터넷 틱톡 여연 人터뷰 박원탁 티저 정책 영상

11.2 인터넷 유튜브

[Live] 10월 30일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계자(배달·택배)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정책 토론

11.10 보도자료 언론배포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정책간담회 홍보 간담회　

11.10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의도연구원 사회적 약자 정책시리즈5: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간담회

11.10 인터넷 유튜브
[Live] 11월 10일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책 토론

11.10 인터넷 홈페이지
"노동자 안전 지키자" 손 맞잡은 국회…

입법 탄력 받나?
언론보도

11.12
보도자료  
인터넷

언론배포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13>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11.17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공모전

소식

11.25 보도자료 언론배포
<이슈브리프 2020-14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11.25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아카데미‘제2기 굿 소사이어티 정책 
리더 교육 (부산)’

정책 강연

11.2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14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12.6 인터넷 틱톡 여연아카데미 특강 이혜훈 티저 정책 강연

12.7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아카데미 특강] 이혜훈 핵심 예고편 - 
부동산 실패가 박근혜 탓? 아니 박원순 탓!

12.7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아카데미 특강] 이혜훈 풀버전 - 부동산 
실패가 박근혜 탓? 아니 박원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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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2.9
보도자료  
인터넷

언론배포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15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12.12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아카데미 특강] 김선동 핵심 예고편 
- 지금은 변화와 중도확장의 시간…

與野는 국민을 위한 동지여야
정책 강연

12.13 인터넷 틱톡 여연아카데미 특강 김선동 티저 1

12.15 인터넷 틱톡 여연아카데미 특강 김선동 티저 2

12.16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아카데미 특강] 김선동 풀버전 
- 지금은 변화와 중도확장의 시간…

與野는 국민을 위한 동지여야

12.17 인터넷 홈페이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인터뷰 - 서울신문 

“김종인 혁신이 좌클릭? 
집토끼 37% 되찾는 과정”

12.17 인터넷 틱톡 여연아카데미 특강 김선동 티저 3

12.18 인터넷 유튜브
지상욱“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억울한 죽음 

방치해서는 안 돼”
정책 토론

12.18 인터넷 틱톡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티저

12.18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청년 정치 참여, 해답을 논하다"
방구석ON熱:방에서 청년의 열정을 켜다

소식

12.22 인터넷 유튜브
여연 훈남 훈녀 비대면 봉사활동~! 내 마음 

온도 올리는 법♡
연구원 

활동 홍보

12.23 인터넷 틱톡 여의도연구원 비대면 봉사활동 티저

12.24
보도자료  
인터넷

언론배포
홈페이지
SNS게재

<이슈브리프 2020-16호> 
발간 및 주요내용 홍보

보고서  
발간

12.29 인터넷
홈페이지
SNS게재

[여연정책연구 2020-03] 
새로운 노동개혁 의제와 입법 과제

보고서  
발간

− 141 −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30건)
발간
일자

종 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14
정책보고서 
(이슈브리프)

최근 미-이란간 충돌 관련 
배경, 파장, 전망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1.16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01호
자체
발간

18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2.13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02호
자체
발간

18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3.12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03호
자체
발간

18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3.12
정책보고서  
(이슈브리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바로 보기”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3.16 연구보고서 여연정책연구  2020-01호
자체
발간

18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4.2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04호
자체
발간

18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5.28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05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6.25
토론회  
자료집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자체
발간

100부, 참석자 배포

6.25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06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6.25
정책보고서  
(이슈브리프)

남북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 공동선언 중심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7.17
토론회  
자료집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토론회

자체
발간

100부, 참석자 배포

7.23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07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7.23
정책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 美 대선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8.13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08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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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일자

종 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9.17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09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9.28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10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0.1 정책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진단 및 주거안정 중시의 
주거. 주택정책의 방향

자체
발간

100부

10.1 연구보고서 여연정책연구  2020-02호
자체
발간

17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0.15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11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0.29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12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1.10
정책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11.12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13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1.26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14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2.10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15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2.16 정책공약집
비전 2021: 부산시 

정책공약
자체
발간

대외비, (당 지도부 보고)

12.18 연구보고서 여연정책연구 2020-03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2.23
정책보고서  
(이슈브리프)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자체
발간

160부, 당 지도부 및 
사무처 등 보고

12.24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20-16호
자체
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2.29 연구보고서 여연정책연구 2020-04호
자체
발간

20부, 내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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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주요활동(19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청년DO 대청팀  
브랜드토론회: 제1회 
청년, 정치를 말하다”

토론회 패널 참석 및 발표

1.6 국회 본관 당 공약개발단 실무회의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분야 

총선 공약개발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및 참석

1.15 국회 본관 당 공약개발단 실무회의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분야 

총선 공약개발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및 참석

1.2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청년DO 대청팀 
브랜드토론회: 제1회 
청년, 정치를 말하다”

토론회 패널 참석 및 발표

1.21 국회 본관 당 공약개발단 실무회의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분야 

총선 공약개발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및 참석

3.3 국회 정론관
총선공약 발표 ; 

코리아 포비아 극복

총선 공약 중 코리아 
포비아 극복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 발표
-

6.17 국회 본관 당 외교안보 특위 회의
당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련 정책을 
협의 하고 결론을 도출

6.22
국회 본관, 

여의도연구원
정기국회 대비 

정책국과의 업무협조

정책국과의 협조 하에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정책 
이슈 발굴 회의를 진행

6.23
국회 본관, 

여의도연구원
정기국회 대비 

정책국과의 업무협조

정책국과의 협조 하에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정책 
이슈 발굴 회의를 진행

6.28 국회 본관 당 외교안보 특위 회의
당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련 정책을 
협의 하고 결론을 도출

7.5 국회 본관
당 외교안보 특위 

회의

당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련 정책을 
협의 하고 결론을 도출

7.14~7.28 여의도연구원
정기 연구간행물 

수요조사

여의도연구원의 정기 
간행물의 질적 수준 재고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7.23~8.6 여의도연구원
정기국회 대비 
정책비전 작성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분야 
정기국회 대비한 10대 

정책비전을 발굴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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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8.11
국회 본관, 

여의도연구원
정기국회 대비 

정책국과의 업무협조

정책국과의 협조 하에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정책 
이슈 발굴 회의를 진행

총 3번

9.3 여의도연구원
보궐선거를 위한 
실정분석 및 정책 

발굴

서울시 보궐선거를 대비해 
박원순 시장의 실정을 

지적하고 정책공약을 발굴
-

11.11 화상회의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 

화상회의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  
화상회의에 참석해 해외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

-

11.23-12.31 온라인
여연아카데미 시민 
정책 발굴 플랫폼

온라인 정책 제안 및 정책 
수요 조사 플랫폼

12.22 국회의원회관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세미나 기획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육성 방안

외부  
공동

12.22 캔싱턴 호텔
국회 미래연구원과 
정당정책연구소 

공동세미나

국회 미래연구원과 3당 
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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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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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5층
(여의도동, 동아빌딩)

○

「주」 1.「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 1 명박사급: 3 명 7년 이상:   3 명

석사급: 5 명 2년 이상~7년 미만: 7명
외부파견: 2 명기  타: 3 명 2년 미만: 1명

합  계: 11 명 합계: 11명 합    계:  3 명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879,062,980 64,454 186,002,804 1,065,130,238 875,070,671 190,059,567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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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94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9년)02월08일

~
01월10일

외교통일
위원회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의
미래 외부 100P

(19년)10월11일
~

01월29일
운영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및 월간

정치현안 조사(10월~12월) 외부 150P

(19년)12월18일
~

04월05일

환경노동
위원회

지방 청년 노동자의 노동과
생활세계, 사회정치인식

조사
외부 60P

01월07일
~

04월20일
운영위원회 2019년 하반기 당원

정치인식 조사 외부 77P

01월10일
~

03월13일

환경노동
위원회

2030 탄소배출 감축계획과
녹색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외부 30P

01월29일
~

05월29일
운영위원회 당 혁신방안(21대 국회

정의당 원내활동 방안) 외부 33P

03월20일
~

08월10일

보건복지
위원회

코로나 재난에 대처한
지역사례 조사 외부 75P

10월26일
~

12월15일

환경노동
위원회

한국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0%달성을 위한

방안
외부 36P

10월26일
~

12월15일

환경노동
위원회

녹색회복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외부 59P

10월26일
~

12월15일

환경노동
위원회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한국의 현실과 정책방향 외부 39P

10월26일
~

12월15일

환경노동
위원회

1.5℃를 위한 농업‧먹거리의
정의로운 전환

외부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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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0월26일
~

12월15일

환경노동
위원회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여론
지형과 함의 외부 36P

(19년)12월15일
~

(20년)01월07일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

최근 한국·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 비교 및

시사점
자체 9P

(19년)12월15일
~

(20년)01월14일
정무위원회

한국사회·한국정치 위기와
대전환: 3대 위기·10대 실패,

4대 전환·20대 개혁과제
자체 11P

01월01일
~01월16일

보건복지
위원회 청년기초자산 설명자료 자체 5P

03월01일
~03월04일

기획재정
위원회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추경안 
간략 내용 정리 및 평가 자체 1P

04월01일
~04월30일 정무위원회 [2020청년포럼] 21대 총선

평가/과제 보고서 자체 31P

04월25일
~04월30일

행정안전
위원회

이천 물류창고 화재 분석 및
과제 자체 3P

05월01일
~05월27일

행정안전
위원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결정과정 분석 및 양당제
심화 속 의제 개입 전략

자체 12P

06월01일
~06월04일

보건복지
위원회

질병관리청 신설, 좋은데
문제는? 자체 2P

06월01일
~06월30일

보건복지
위원회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정리와
쟁점, 향후 논의를 위한

시사점 도출
자체 9P

07월1일
~07월30일

기획재정
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 검토 및

시사점
자체 11P

07월20일
~07월29일 정무위원회 두려움 없이 미래를

얘기하는 젊은 정의당 만들기 자체 2P

08월08일
~08월10일

기획재정
위원회

샌더스 억만장자법 (번역
소개) 자체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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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9월01일
~11월30일

행정안전
위원회 상반기 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 자체 13P

10월01일
~10월29일 정무위원회

주요 의제별 민주당 총선·대선
공약 후퇴 분석 및 당 의제 전략

구상
자체 9P

11월01일
~11월17일

환경노동
위원회

플랫폼노동자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자체 7P

11월01일
~11월26일

행정안전
위원회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및 방안(보편적·정기적

재난기본소득)
자체 8P

11월01일
~11월26일 정무위원회 재보궐선거 정치정세와 양당의

대응 자체 5P

11월01일
~11월26일 정무위원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선거전략

구상과 정책과제(안) 자체 8P

12월01일
~12월18일 교육위원회 4차 산업혁명과 평생교육의

재구성 자체 8P

12월10일
~12월14일 정무위원회

청년역량 제고를 위한 아시아
진보정당 청년당의 역할

-청년역량이 아니라 청년을
둘러싼 사회 불평등과 기성
양당정치의 무능이 문제-

자체 4P

01월01일
~01월07일

외교통일
위원회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
과와 한반도 정세 전망, 과제 자체 8P

01월08일
~03월11일

외교통일
위원회

21대 총선 정의당 외교·통일
분야 공약(기초 자료 및 백서용) 자체 21P

03월01일
~03월20일

외교통일
위원회

정책학회 총선 정책
질문-답변(외교·안보 분야) 자체 12P

03월01일
~03월31일

외교통일
위원회

매니페스토 협회 등 각종 단체,
언론사 등의 총선 정책

질문-답변(외교·통일 분야)
자체 20P

03월01일
~04월14일

외교통일
위원회

총선 후보 각종 토론회
참고자료(외교·안보·남북관계

분야 등)
자체 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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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3월01일
~04월10일

국회운영
위원회 21대 국회와 정의당의 과제 자체 10P

04월16일
~05월27일

외교통일위
원회

코로나19와 세계 질서, 우리의
대응 자체 13P

06월01일
~06월30일

외교통일 ‘보류’를 넘어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과제 자체 9P

07월01일
~07월30일

외교통일
위원회

미·중 갈등 심화와 주한미군
감축설, 우리의 대응 자체 10P

10월01일
~10월29일

외교통일
위원회

남북 모두 민생위기에도
군비증강, 진정한 종전의 길

택해야!
자체 9P

11월01일
~11월04일

외교통일
위원회

미국 대선 결과와 영향, 함의
및 대응 자체 5P

11월05일
~11월25일

외교통일
위원회

미국 대선 결과와 평화·진보를
위한 대응 자체 13P

11월26일
~12월28일

국회운영
위원회

「정의당 재보궐선거 정치전략
과 정책과제」 보고서 중 “정의
당에 있어 재보궐 선거 의미와 
목표”

자체 7P

01월01일
~01월28일

국토교통
위원회 부동산 정책 자체 20P

03월17일0
~04월07일

보건복지,
기획재정
위원회

COVID-19와 경제 위기 대응 자체 46P

04월01일
~04월28일

보건복지
위원회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학적
모델 자체 9P

05월01일
~05월29일

기획재정
위원회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 19P

05월17일
~06월16일

산업통상,
기획재정
위원회

공적자금 지원과 기업의
책임성 부여 자체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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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6월01일
~06월28일

기획재정
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체 16P

06월10일0
~07월10일

기획재정
위원회

정의로운 조세체계 논의를
위해 자체 24P

07월01일0
~07월29일

기획재정,
환경노동
위원회

코로나19로 거시경제학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자체 10P

08월01일
~10월21일

환경노동,
기획재정
위원회

재벌체제의 해체와 경제의
민주화·사회화 자체 31P

10월01일
~10월28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위원회

필수노동자 지원과 해당
산업의 대안적 지배구조로의

전환
자체 11P

11월01일
~11월28일

환경노동,
기획재정
위원회

탄소세의 해외동향과 시사점 자체 12P

11월05일
~12월16일

환경노동,
기획재정
위원회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탄소가격
설정 방안 자체 33P

01월02일
~01월07일

행정안전
위원회

4ž15 총선, 바람은 어디로 가고 
있나? 10대 이슈 전망 자체 7P

05월20일
~05월27일

행정안전
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과
한국정치 자체 6P

06월23일
~06월30일

행정안전
위원회

안팎의 엄중한 도전과 21대
국회, 그리고 양당 자체 5P

07월21일
~07월30일

행정안전
위원회

양당체제 다층 기득권과
한국정치 자체 6P

10월20일
~10월29일

행정안전
위원회

11월, 2차 코로나19 팬데믹과
거대여야 대치정국 지속 자체 6P

11월12일
~11월25일

행정안전
위원회

3차 코로나19 대유행과 기득권
싸움에 밀려난  민생 자체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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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
~12월08일

행정안전
위원회

정의당 지지도 변화의 의미와
전망 외부 11P

11월19일
~12월27일

행정안전
위원회

민주화 이후 재보궐선거의
특성과 함의 자체 9P

12월14일
~12월21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4차 산업혁명의 딜레마 자체 3P

01월01일
∼03월10일

보건복지
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건강분야 공약 개발

건강정치
위원회와

공동
11P

01월01일
∼03월15일

보건복지
위원회

21대 국회의원 선거
복지분야 공약 개발 자체 13P

01월01일
∼03월17일

보건복지
위원회

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분야 공약 개발 자체 15P

02월15일
∼02월27일 정무위원회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추경안 자체 5P

03월01일
∼03월08일

보건복지
위원회

재난대응 등 중장기적인
보건환경정책 자체 7P

03월15일
∼03월29일 정무위원회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자체 6P

04월25일
∼05월03일 정무위원회 코로나19 당 대응 방향 자체 22P

05월01일
∼05월15일 정무위원회 정의당 21대 우선 입법 과제 자체 11P

06월01일
∼06월10일

보건복지
위원회

비대면 진료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강정치
위원회와

공동
4P

07월10일
∼07월19일

보건복지
위원회

2차 기초생활보장계획
정책제안 자체 3P

08월01일
∼08월13일

보건복지
위원회

보건의료 공공성과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모색
자체 10P

01월02일
~01월10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방향 자체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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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02일
~02월28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정치개혁 공약 개발 자체 20p

01월02일
~02월28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자치분권 공약 개발 자체 18p

01월02일
~02월28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경찰개혁 공약 개발 자체 10p

01월02일
~02월28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정부혁신 공약 개발 자체 16p

01월02일
~02월28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안전분야 공약 개발 자체 14p

01월02일
~02월28일

국회운영
위원회 21대 총선 국회개혁 공약 개발 자체 11p

05월02일
~05월31일

국회운영
위원회

21대 국회 개원 관련 국회법
개정 방안 자체 10p

06월08일
~07월18일

행정안전
위원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개혁
과제 자체 15p

07월01일
~07월20일

국회운영
위원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방안 자체 9p

08월16일
~09월08일

행정안전
위원회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과제 자체 15p

10월01일
~10월29일

국회운영
위원회 국회개혁 방안 자체 19p

11월02일
~11월25일

행정안전
위원회 경찰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자체 15p

12월01일
~12월15일

행정안전
위원회 지방선거제도 개선 과제 자체 10p

01월02일
~01월23일 환경노동위 21대 총선 생활환경·생태 공약

개발 자체 15p
01월24일
~02월15일 산자중기위 21대 총선 에너지전환 공약

개발 자체 14p
02월16일
~02월28일 환경노동위 21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 개발 자체 14p
06월01일
~06월01일

산자중기위
환경노동위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분석 자체 3p

07월13일
~07월16일 산자중기위 탈석탄 입법방향 연구 자체 2p

07월20일
~08월06일

국토교통위
산자중기위
환경노동위

지방정부에서의 그린뉴딜
활성화 방안 자체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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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
~11월6일 환경노동위 2021년 환경노동위 예산안

검토 자체 6p

10월23일
~11월6일 산자중기위 2021년 산자중기위 예산안

검토 자체 2p

01월02일
~03월18일 예결위원회 21대 총선 조세·재정분야

공약개발 자체 15p

01월06일
~01월13일 기재위원회 상속증여세 세입 변화 추이

검토 자체 5p

01월10일
~03월18일 예결위원회 21대 총선 공약 재원마련 방안

검토 자체 15p

02월20일
~02월25일 기재위원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추경

편성 검토 자체 5p

05월04일
~05월15일 기재위원회 21대 국회 주요입법과제

정리(조세분야) 자체 5p

06월01일
~11월19일 예결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방안 마련 및 대응

전략 수립
자체 25p

07월15일
~10월12일 기재위원회 당 세법개정안 방안 검토 자체 30p

07월22일
~08월17일 예결위원회

2020년 중앙행정기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분석
자체 20p

09월01일
~11월10일 예결위원회 2020년 예산안

문제점 분석 자체 15p

09월10일
~09월14일 예결위원회 2020년 4차 추경예산 검토보고 자체 5p

10월05일
~11월17일 예결위원회 2021년 정부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분석 자체 10p

10월26일
~11월10일 예결위원회 2021년 예산안 심의 대응 방안

수립 및 조정 요구 사항 작성 자체 20p
12월10일
~12월21일 기재위원회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 분석 자체 5p

01월10일
~03월03일

국토교통
위원회

정의당 주거·부동산 분야 총선
공약 발표 자체 13p

02월01일
~03월13일 산자중기위 정의당 중소상공인 분야 총선

공약 발표 자체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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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15일
~03월15일

국토교통
위원회

정의당 교통 분야 총선 공약
발표 자체 12p

06월25일
~07월03일

국토교통
위원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응 방안 자체 4p

06월25일
~07월03일

국토교통
위원회 세입자 보호 방안 자체 5p

07월04일
~07월10일

국토교통
위원회

등록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방안 자체 3p

08월01일
~08월04일

국토교통
위원회

정부 8.4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의견 자체 5p

08월06일
~08월12일

국토교통
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쟁점과 과제 자체 8p

08월25일
~09월02일

국토교통
위원회

반지하 가구 현황 및 정책
과제 자체 7p

09월20일
~09월24일

국토교통
위원회

최저주거기준 개선 관련
검토의견 자체 3p

11월01일
~11월12일

국토교통
위원회

2021년 국토교통위 예산안
검토의견 자체 5p

01월06일
~02월02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47p

02월03일
~03월01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41p

03월02일
~03월29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51p

03월30일
~04월12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27p

06월01일
~06월28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46p

06월29일
~08월02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58p

08월3일
~08월30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57p

08월31일
~09월27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57p

10월12일
~11월01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44p

11월02일
~11월29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4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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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12월27일

국회운영
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보고서 자체 53p

01월06일
~01월10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기도 고양시 갑)
자체 13p

01월16일
~02월0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대구 북구 을)

자체 19p

01월17일
~01월3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기도 고양시 을)
자체 21p

01월17일
~02월14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기도 고양시 을 2차)
자체 21p

01월19일
~02월0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대구 북구 갑)

자체 17p

01월22일
~02월03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 을)
자체 19p

01월28일
~02월1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인천 연수구 을)
자체 19p

01월28일
~03월2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인천 연수구 을 2차)
자체 19p

01월28일
~02월09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자체 19p

01월28일
~02월1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시 동작구 을)
자체 17p

01월31일
~02월17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시 관악구 갑)
자체 17p

01월31일
~03월30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시 관악구 갑 2차)
자체 17p

02월04일
~02월16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시 영등포구 갑)
자체 17p

− 159 −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2월10일
~02월2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차)
자체 21p

02월17일
~02월29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시 구로구 갑)
자체 17p

02월17일
~04월3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시 구로구 갑 2차)
자체 17p

02월18일
~03월2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상북도 경주시)
자체 17p

02월18일
~03월18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상북도

경주시 2차)
자체 19p

02월18일
~04월02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상북도 경주시 3차)
자체 21p

02월19일
~03월02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시 마포구 을)
자체 15p

02월22일
~03월09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전라북도 익산 을)
자체 21p

02월26일
~03월13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대전 유성구 을)
자체 19p

02월26일
~03월09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전라남도 목포시)
자체 19p

02월26일
~03월22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전라남도 목포시 2차)
자체 19p

02월27일
~03월1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3차)
자체 23p

02월27일
~03월1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자체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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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28일
~03월13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자체 21p

03월02일
~03월15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자체 25p

03월09일
~03월2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기도 고양시 을 3차)
자체 21p

03월3일
~03월16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시 은평구 을)
자체 17p

03월09일
~03월28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부산 북구강서구 을)
자체 17p

03월11일
~03월25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4차)
자체 23p

03월12일
~03월25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시 도봉구 갑)
자체 15p

03월13일
~03월27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전라북도

전주시 을)
자체 17p

03월15일
~03월28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상남도

양산시 을)
자체 19p

03월16일
~03월28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시 중구성동구 갑)
자체 21p

03월16일
~03월30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기도 고양시 갑 2차)
자체 17p

03월17일
~04월0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세종시 갑)
자체 17p

03월17일
~04월06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세종시 갑 2차)
자체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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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17일
~04월0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충청남도

천안시 을)
자체 21p

04월03일
~04월09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서울 은평구 을 2차)
자체 17p

04월05일
~04월10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전라남도

목포시 3차)
자체 19p

04월01일
~04월12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인천시 연수구 을 3차)
자체 1p

04월01일
~04월12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5차)
자체 22p

04월07일
~04월11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 12p

04월09일
~04월14일

행정안전
위원회

21대 총선 관련 지역구
ARS 여론조사

(경기도 부천시 을)
자체 19p

03월02일
~03월03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1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15p

03월23일
~03월23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2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23p

03월25일
~03월30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3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21p

04월04일
~04월06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4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23p

04월06일
~04월09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5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26p

04월09일
~04월10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6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22p

04월10일
~04월11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7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22p

04월11일
~04월12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8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1p

04월12일
~04월13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9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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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13일
~04월14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10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1p

04월14일
~04월14일

행정안전
위원회

제11차 21대 총선 관련
전국 ARS 여론조사 자체 1p

11월26일
~12월28일

국회운영
위원회

재보궐선거 여론지형과
시사점 자체 14p

12월01일
~12월16일

행정안전
위원회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 ARS

여론조사
자체 30p

12월01일
~12월16일

행정안전
위원회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련 ARS

여론조사
자체 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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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론회 등 개최(30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0103 연구소
회의실 그린뉴딜 대전환(뉴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검토

토론회 0113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위성정당의
출현과

헌정질서의
위기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위성정당의 출현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

간담회 0129 연구소
회의실

국내외
정세

위성정당 출현 등 현재
국내외 정세 및 20년도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과의
공동연구과제에 대해 논의

간담회 0131 연구소
회의실

2020년 총선
이후

대응방안

총선 이후 정의당의
정치전략과 정당체제,
총선이후 가치와 비전

재구성 방안 모색

간담회 0206 연구소
회의실

2020년 총선
이후

대응방안

총선 이후 정의당의
정치전략 및 원내외 전략

간담회 0225 중앙당
회의실

여론조사
지지율 제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통해
정의당 지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 0304 연구소
회의실

지방청년노
동자의 노동

지방청년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세계와 사회 정치의식에

대해 조사하고 정책의제
개발 및 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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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0509

~
0513

중앙당
회의실

21대
총선평가

총선 평가 당원 FGI 및
정치의식 조사

토론회 0514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1대
총선평가

21대 총선 평가와 정의당의
과제 모색

토론회 0521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고용보험제도

조세에 기반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정의당

설계안을 발표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0528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그린뉴딜
특별법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 발표 및

토론

간담회 0528 연구소
회의실 돌봄체계

신 사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돌봄체계

구축

간담회 0602 연구소
회의실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의 대안적

사회보장 연구

간담회 0604 연구소
회의실

진보정당의
과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진보정당
도약의 방향과 과제

간담회 0609 중앙당
회의실

21대
총선평가

21대 한국총선 평가 및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과의

협력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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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0611 중앙당
회의실 코로나19

코로나 재난에 대처한
지역사례 조사 및 재난대응

방안 모색

여론조사
0715

~
0720

온라인 정례당원
여론조사

최근 당의 정세대응에 대한
정례당원 여론조사

간담회 0723 연구소
회의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와 정의당의
전략과제, 방안, 가치와

비전의 재구성

토론회 0728 의원회관
대회의실 그린뉴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

여론조사
0803

~
0809

온라인 정례당원
여론조사

최근 당의 정세대응에 대한
정례당원 여론조사

강연회 1011 온라인 그린뉴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글로벌 그린뉴딜

간담회 1015 연구소
회의실

정의당의
정치전략

코로나19 이후 정의당의
정치전략 및 연구소

이론매체 발간사업 논의

여론조사
1019

~
1027

온라인 정례당원
여론조사 제6기 동시당직선거 평가

간담회 1027 온라인 그린뉴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그린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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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1103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태국
민주화 운동

태국 민주화 운동 국제연대
간담회

토론회 1106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PEF제도

PEF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투기자본인가,

모험자본인가

토론회 1210 온라인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이후 현황과
대안모색(복지분야)-한국사

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토론회 1217 온라인 탄소세 신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방안

토론회 1222 켄싱턴
호텔

기후위기,
탈탄소 시대

기후위기, 탈탄소 시대,
인재육성과 일자리 전환

방안

토론회 0630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 경제의 체질개선과 정

책효과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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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연수활동(2건)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당직자 교육
1201

~
1231

온라인

-성평등 심화교육/정의당의
성평등 매뉴얼과 대처
-장애평등 심화교육/선진복지국가
장애인의 삶과 정치참여
-평등심화교육/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과 정의당
-한국사회 시대전환과 정의당의
과제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당원실천과제

은평지역위원회
당원 예산 교육 0730 서울시청 예산의 분석과 실전

은평구위
원회
당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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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홍보(84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201
~0229 카드뉴스 페이스북 광고 및

홈페이지 게시
그린뉴딜 설명자료

10문 10답

0612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아동학대, 국가 책임 필요

0612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비대면 진료 논란 점검

0719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개선방안

0724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검토

0805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의료계 집단휴진 검토

0911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독감백신 무료접종 확대 요구
검토

0609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상임위 정수 조정 합리적 기준
필요성

0610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21대 전반기 상임위 정수
위원회별 편차 현황과 대안

0611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검토의견

0615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대책 필요성

0617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악
관련 검토

0618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경찰청‧소방청 직장협의회 출범
의미

0623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인사청문회 윤리검증 분리 및
비공개 추진 관련 검토

0701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특례시 도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검토

0717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국회의장 헌법개정 제안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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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722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경로

0724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전망

0728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사전
입후보제 도입 필요성

0730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 문제점

0921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필요

0925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미지수

1014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지역균형뉴딜, 뉴딜로 포장한
지역개발 ‘소원수리’ 우려

1016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여수‧순천 10‧19 사건 72년
특별법 제정 필요성

1023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중앙선관위 위원장 후보자
노정희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쟁점

1104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재산세 인하 문제점

1106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국가직 전환을 넘어-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과제

1119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정보경찰,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정답

1124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해직공무원 징계취소와
명예회복 방안

1125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필요성

1126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지사
영향력 배제 필요

1127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 엄격한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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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203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지방자치법 개정 개정 의미 Ⅰ]
특례시 기준

1203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지방자치법 개정 의미 Ⅱ]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1204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지방자치법 개정 의미 Ⅲ]
기관구성의 다양화

1204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국회법 개정 합의의 한계

1209 일일현안점검 당직자 이메일
발송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의미와
과제

0609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영풍 석포제련소 점검 결과
분석

0610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월성핵발전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문제 분석

0612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환경부

광역상수도스마트관리체계 사업
분석

0615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안전대책

0618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공원
대책 분석

0623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환경보건법 개정안 분석 및
논평

0629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논평

0630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유연성 확대 및 ESS 관련 제도
개선 분석

0724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 건설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결과 분석

0914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태풍으로 인한 핵발전소 6기
중단 관련 논평

1015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분석 및
논평

1020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결과 분석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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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119 정책브리핑 일일이슈브리핑 한빛 핵발전소 5호기 부실공사
결과 분석 및 논평

0228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환영한다

030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여당의 추경예산 당정협의
다시하라

0305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생계지원 등 직접지원 없는
반쪽짜리 추경

0317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취약계층 생계조차 외면한
매정한 추경예산

072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2020 세법 개정안 공평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

0923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원칙도 기준도 사라진
4차 추경예산에 유감

110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2021년 예산안, 한국판 뉴딜의
재구성이 필요

1118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근 3년간
61% 증가

국회 특활비 꼼수 편성, 수 년간 
지속

1203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2021년 예산 확정에 대한 논평

012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부동산 문제 인식, 한심하다

0330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발표
관련 논평

0331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코로나 19 개학연기 관련 논평

0403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이낙연 대표 종부세 완화
입장에 대한 논평

0406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공정위는 배민의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 조사하고 기업합병

불허해야
0407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여당의 연이은 종부세 완화

입장 발표에 대한 논평
0610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세입자 보호 '임대차 3법' 속도

붙어
0611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서울 원룸

월세, 다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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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617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에 강력하고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요구한다
0617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반복되는 땜질처방

0619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투기 주범 '갭투자', 제대로
차단해야

0624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주택보급률 104.2%, 하지만
서울 내집 장만 비율은

42.7%로 떨어져
0625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주거복지 사각지대,1인 청년가구 

대책마련해야
0702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안 팔고 버틴 청와대 참모

다주택부터 처분해야
0703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대통령 부동산 대책 지시 관련

0715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묻지마 공급’으로는 집값 잡을
수 없어

0717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그린벨트 해제,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

080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관련 논평

0819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전월세전환율 인하 관련

1104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조세정의 훼손하는 재산세 감면

1117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더욱 심화되는 부동산 불평등 -
2019 주택소유통계 결과

1119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관련 논평

1127 일일이슈
브리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오직 1.3%만을 위한 혹세무민,
'종부세 폭탄론'

1208 일일이슈브리
핑

당직자 이메일
발송

이제는 1인가구가 대세, 이에
걸맞은 주거정책 펼쳐야

1229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코로나 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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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8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116 보고서 한국사회, 한국정치
위기와 대전환 자체발간 전당원 메일발송

0107 보고서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01월 자체발간 전당원 메일발송

0527 보고서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05월 자체발간 전당원 메일발송

0630 보고서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06월 자체발간 전당원 메일발송

1029 보고서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10월 자체발간 전당원 메일발송

1125 보고서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11월 자체발간 전당원 메일발송

1201 정책이론지
연구소 정책이론지
‘보다정의’ 창간호

발간
자체발간

30부,
당원메일발송,

홈페이지
게재

1228 보고서 정의당 재보궐선거
정치전략과 정책과제 자체발간 지도부 및

간부당직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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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주요활동(319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121 중앙당
회의실 22차 이사회

-이사 선출의 건
-부소장 선출의 건
-2019년 감사보고서 채택
의 건
-2020년 상반기 사업계획
안 심의 의결의 건
-2019년 하반기 결산안 및 
2020년 상반기 예산안 심
의 의결의 건
-기타안건

0222 국회본청
223호 2020청년포럼

-정의당 청년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총선 정책에
대해 토론

0716 중앙당
회의실 23차 이사회

-연구소 감사 선임의 건
-2020년 하반기 사업계획
안 심의 의결의 건
-2020년 상반기 결산안 및 
2020년 하반기 예산안 심
의 의결의 건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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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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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미래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72길 4
IBPIA빌딩 9층

√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 4명

박사급: 7년 이상 :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기 타: 2년 미만 :

합 계: 합 계 : 합 계: 4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295,893,867 38,955 0 295,932,822 169,400,253 126,53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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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0부.

나. 토론회 등 개최(15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7월 7일
국회 본청
225호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국민체육진흥법 점검
및 보완점 검토

토론회 10월 21일 국민미래연구원
전세대란 및

주거안정 정책대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분석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토론회 10월 28일 국민미래연구원 대통령 특별사면
대통령 특별사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11월 4일 국민미래연구원
미국 대선과
한미외교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방향 모색

토론회 11월 11일 국민미래연구원 부동산
24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분석 및 평가

토론회 11월 18일 국민미래연구원 국정원 개혁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의 문제점

토론회 11월 25일 국민미래연구원
공수처 관련
논란과 대안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및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논란과 대안

토론회 12월 2일 국민미래연구원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성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개혁

방향 검토

토론회 12월 9일 국민미래연구원
서울시정 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서울시 분야별 주요사업
검토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간담회 12월 11일 국민미래연구원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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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연수활동(0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연수 실시하지 않음

라. 정책홍보(1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7월 7일 인터넷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국민체육진흥법 점검 및
보완점 검토

문제점과 대안
중심으로 본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대안

여론조사 12월 11~13일 서울 서울시민 동향
서울시민 민심동향 및

해결과제

간담회 12월 15일 국민미래연구원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방안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주택등대안분석

토론회 12월 16일 국민미래연구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시

지자체장의 권한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
및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예산수립

간담회 12월 18일 국민미래연구원
부동산 세금 및

규제검토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및 실수요자 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12월 29일 국민미래연구원
2021년 재·보궐선거
정책대응 전략

서울시 주요사업 검토 및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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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바. 그 밖의 주요활동(1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0월 17일~계속 민심탐방 프로젝트
국민의견 청취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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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열린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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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7층 702호

(여의도동,중앙보훈회관)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1명

박사급: 7년 이상 :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기 타: 2년 미만 :

합 계: 합 계 : 합 계:1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282,660,000 2,036,387 284,696,387 146,663,086 138,033,301
회계기간
(20.7.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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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2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2020.07.07. ~
08.03.

국회운영
열린민주당
당원 FGD
선행 분석

외부전문가 PPT 24페이지

2020. 08.20 ~
10.05

국회운영
열린민주당

당원 인식조사
외부전문가 PPT 52페이지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각1부.

.

나. 토론회 등 개최(00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해당 사항 없음

다. 교육․연수활동(00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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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홍보(0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해당 사항 없음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0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해당 사항 없음

바. 그 밖의 주요활동(56건)
- 열린민주당 TV방송 : 열린정책연구원장의 진행으로 당의 주요 정책 공약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담 방송 진행함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출연자

06.15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황희석

06.18 당사 유튜브 홍보 금감원 관련 안원구

06.19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황희석

06.19 당사 유튜브 홍보 남북관계 및 검찰개혁
정세현

황희석

06.28 당사 유튜브 홍보 교육 정책
강민정

김성회

06.28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황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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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황희석

07.05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최강욱

07.13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최강욱

07.17 당사 유튜브 홍보 부동산 정책 정성훈

07.20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최강욱

김성회

07.20 당사 유튜브 홍보 국회 현황 김성회

07.22 당사 유튜브 홍보 부동산 정책 전강수

08.03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최강욱

08.04 당사 유튜브 홍보 공공지방 병원 문제 국령애

08.04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최강욱

08.05 당사 유튜브 홍보 부동산 정책 양동수

08.10 당사 유튜브 홍보 국회 현황 / 검찰 개혁
황희석

김성회

08.12 당사 유튜브 강좌 부동산 정책 이헌욱

08.18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최강욱

08.21 당사 유튜브 홍보 의사 파업 김현아

08.24 당사 유튜브 홍보 교육 정책 이범

08.29 당사 유튜브 홍보 부동산 정책 이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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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당사 유튜브 홍보 언론문제 김남훈

09.04 당사 유튜브 홍보 부동산 정책 김경민

09.07 당사 유튜브 홍보 조국 재판 정리 박효석

09.11 당사 유튜브 홍보 한국 노동구조의 특성 정승국

09.16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황희석

09.18 당사 유튜브 홍보 선거제도 개혁과 대안 하승수

09.21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황희석

09.26 당사 유튜브 홍보
용산공원 개발과 한국의 

도시계획
최이규

09.28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최강욱

09.28 당사 유튜브 홍보 당원의식조사 결과 발표 정한울

10.05 당사 유튜브 홍보 당원의식조사 결과 발표
안원구

김성회

10.08 당사 유튜브 홍보 공정경제3법 분석 김우찬

10.12 당사 유튜브 홍보 사학법 개정 강민정

10.15 당사 유튜브 홍보 낙태죄 논의 이한본

10.19 당사 유튜브 홍보 정당 현안 분석 황희석

10.25 당사 유튜브 홍보
한국 언론 관련 대담 

1편
정연주

10.26 당사 유튜브 홍보 언론 개혁 관련 조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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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당사 유튜브 홍보
한국 언론 관련 대담 

2편
정연주

10.30 당사 유튜브 홍보 군부독재 과거 청산 한상진

10.30 당사 유튜브 홍보
한국 언론 관련 대담 

3편
정연주

11.02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및 국정감사 최강욱

11.03 당사 유튜브 홍보
한국 언론 관련 대담 

4편
정연주

11.05 당사 유튜브 홍보
세월호, 제주 4.3 등 

대한민국 인권 논의
박래군

11.09 당사 유튜브 홍보 공수처 관련 황희석

11.10 당사 유튜브 홍보
한국 언론 관련 대담 

5편
정연주

11.13 당사 유튜브 홍보 도농 발전, 농촌 정책 김현권

11.16 당사 유튜브 홍보 정치 홍보 관련 손혜원

11.24 당사 유튜브 홍보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사건 관련
채이배

12.05 당사 유튜브 홍보 검찰개혁 이연주

12.10 당사 유튜브 홍보 가계대출 규제 정책 하준경

12.18 당사 유튜브 홍보 차별금지법 논란 한상희

12.25 당사 유튜브 홍보
금융권 성차별채용 사건 

관련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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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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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23
정원빌딩 404호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 1

박사급: 7년 이상 :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기 타: 1 2년 미만 : 1

합 계: 1 합 계 : 1 합 계: 1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6,000,000 5,090,620 0 11,090,620 4,136,820 6,953,800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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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1.12~12.10 국토

주택연금을
통한 매입형
임대주택
확대와
서울형
기본주택
연구

자체 p.11 별첨 1

12.1~12.30 산자

디지털 뉴딜
현황과 쟁점
그리고
대안으로서
데이터 배당

자체 p.12 별첨 2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2 부.

나. 토론회 등 개최(2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1차 내부 당원
정책간담회

11.26-27
춘천 kt&g
상상마당

기본소득 정책
및 돌봄정책
간담회

로컬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연구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

(사무처연
수프로그램
내)

2차 내부 당원
정책간담회

12.7 온라인 재난지원금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통한

코로나극복지원금
지급 논의

다. 교육․연수활동(1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특별강좌 12.4 온라인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통한 지방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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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홍보(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 - - - -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2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1.26 토론회자료

기본소득
정책 및
돌봄정책
간담회

자체발간
100 부, 참가자 배포
및 온라인 배포

12.7 토론회자료

순세계잉여
금 활용을
통한

코로나극복
지원금 지급
논의

자체발간
20부, 온라인 참가자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0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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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시대전환 시대전환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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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LAB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 401호

v

「주」 1.「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 0

2020년 12월
27일(법인등록일
기준) 설립함을

참고 바람

박사급: 1 7년 이상 : 1

석사급: 0 2년 이상∼7년 미만 : 0
외부파견: 0

기 타: 0 2년 미만 : 0

합 계: 1 합 계 : 1 합 계: 0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4,700,000 4,700,000 해당없음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0.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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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해당없음

나. 토론회 등 개최(0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해당없음

다. 교육․연수활동(0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해당없음

라. 정책홍보(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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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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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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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미래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 11명

박사급: 5명 7년 이상 : 5명

석사급: 2명 2년 이상∼7년 미만 : 2명
외부파견:

기 타: 4명 2년 미만 : 4명

합 계: 11명 합 계 : 11명 합 계: 11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059,940,029 3,405,758 4,297,482,722 5,360,828,509 1,963,082,906 3,397,7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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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44건)

연구기간
연구
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10.4~1.3
보건
복지

건강보험ACO 제도 도입방안
외부
용역

59p 별첨1

10.4~1.3
보건
복지

복지급여 소비자 직접 지불제도

도입방안
외부
용역

103p 별첨2

1.3~1.10 정치 바른미래당 지지율 극복과 총선 자체 24p 별첨3

10.28~1.28 정치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재해석
외부용

역
196p 별첨4

12.30~1.31 정치
21대 총선, 바른미래당 아젠다

연구
외부
용역

164p 별첨5

1.16~2.3 정치 바른미래당 인재발굴을 위한 연구
외부
용역

74p 별첨6

2.10~2.19 정치 21대 총선판도 예상 자체 6p 별첨7

12.23~2.23 정치
민생당(바른미래당) 21대 총선

승리전략
외부
용역

93p 별첨8

12.2~2.28 외교 한중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향
외부
용역

57p 별첨9

1.31~2.28 정치

정국변화에 따른 제3지대

중도개혁정당의 방향과 총선 기조

연구

외부
용역

112p 별첨10

2.21~2.28 정치 민생당 21대 총선 운영 방향(안) 자체 6p 별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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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8 정치 21대 총선 시뮬레이션 연구
외부
용역

45p 별첨12

1.20~3.20 행안
디지털 변혁시대의 산업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외부
용역

122p 별첨13

3.17~3.24 정치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도실용 정당의

존재
자체 6p 별첨14

3.18~3.24
보건
복지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가별

현황과 정책적 함의
자체 4p 별첨15

3.18~4.1
보건
복지

코로나19 비상사태‘민생방어대책’ -

현재 소득의 상실 보전과

사회안전망 재정비 최우선

자체 14p 별첨16

3.20~4.3 경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동학 자체 8p 별첨17

3.20~4.4 정치 세계사로 본 팬데믹과 세력의 흥망 자체 8p 별첨18

4.20~4.27 외교 4·27 판문점 선언 2주년 자체 5p 별첨19

4.16~5.15 경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사회질서 변화와 관광산업

대응방안

외부
용역

116p 별첨20

5.21~6.12 정치 2020 총선 결과분석 자체 37p 별첨21

5.1~6.15 정치
제3지대 정당의 실패, 원인규명과

향후 과제
외부
용역

84p 별첨22

4.21~6.5 정치 유럽의 중도정당 성공사례 연구
외부
용역

102p 별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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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4 정치
2020년 총선 이후 중도 수렴의

정치와 제3세력
외부
용역

15p 별첨24

7.17~7.30 정치

코로나19 위기와 국내

사회경제변화 속 제3당의 정체성과

진로

외부
용역

10p 별첨25

7.17~7.30 정치 이원집정부제에 관한 소고 자체 11p 별첨26

7.20~8.2 정치 민생당 정강정책 분석 자체 6p 별첨27

6.15~8.14 정치 중도정당의 미래와 스윙보터 대응
외부
용역

124p 별첨28

9.3~9.9 정치 각 정당별 당헌 분석 자체 9p 별첨29

8.31~9.11
보건
복지

불평등지수 및 기타 관련 문제

비교·검토
자체 10p 별첨30

9.7~9.14 정치 국민의당 공유정당 검토 자체 3p 별첨31

9.3~9.16 정치 세대연합정당 가치중심정당 자체 13p 별첨32

9.11~9.18 경제
코로나 이후의 경제정책 및 양극화

해소 방안
자체 5p 별첨33

9.15~9.21
보건
복지

기본소득 정책 자체 2p 별첨34

9.23~9.29 정치 민생당 당헌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자체 6p 별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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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44부.

9.23~9.29 정치
현재 민생당 정강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자체 4p 별첨36

10.1~10.7
보건
복지

기본소득 유형별 비교 자체 3p 별첨37

10.6~10.12
보건
복지

한국형 사회주택정책 자체 16p 별첨38

10.14~10.28 정치
21세기 공화주의 쟁점사항 논의와

토론
외부
용역

6p 별첨39

10.23~10.30 행안 관료주의 청산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3p 별첨40

10.8~10.23 행안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국가의

가능성
외부
용역

28p 별첨41

10.12~10.30 행안
민생+4 프로젝트 지자체 시범사업

방안
외부
용역

16p 별첨42

10.26~11.4 행안 민생+4 지역기반 일자리 플랫폼
외부
용역

16p 별첨43

11.25~12.8 행안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자리 창출

한계와 제3정치경제 직업훈련

필요성

외부
용역

33p 별첨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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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론회 등 개최(58회)

개최명
일 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연속
토론회

1.9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대 국회 평가와

새로운 국회 개혁의 과제

20대 국회 평가와
새로운 국회 개혁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역할 모색

여론조사 1.17 전국
바른미래당원대상 정책

여론조사
바른미래당원대상 정책

여론조사

연속
토론회

1.17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한국 복지 제3의 길

낡은 구조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복재개편

방안 제시

좌담회 1.18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청년, 기본소득을

말하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표명

및 정책 제안

학술회의 1.31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바른미래 21대 총선
전략 아젠다 연구

바른미래 21대 총선
전략 아젠다 연구

연속
토론회

2.13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디지털변혁 시대의

산업정책

디지털 변혁 시대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및 방향 제시

간담회 2.18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한국 ‘중도’ 정치의
가능성과 전망

한국 ‘중도’ 정치의
가능성과 전망Ⅰ

연속
토론회

2.19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사회 혁신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사회분야의 여러
제도들을 재정비하는
비전과 담론 제시

간담회 2.25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한국 ‘중도’ 정치의
가능성과 전망

한국 ‘중도’ 정치의
가능성과 전망Ⅱ

간담회 3.3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여론조사
3.5~

3.7
종로/강남갑

21대 총선 대비 핵심
선거구 여론조사

21대 총선 대비 핵심
선거구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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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3.7~

3.8
서울시 종로구

21대 총선 대비 전략
선거구 여론조사

21대 총선 대비 전략
선거구 여론조사

여론조사
3.4~

3.12
전국

주요 현안 및 정책
관련 온라인 패널

설문 조사

주요 현안 및 정책
관련 온라인 패널 설문

조사

여론조사
3.11~

3.12
세종시

전략 선거구 긴급
여론조사

전략 선거구 긴급
여론조사

여론조사
3.13~

3.14

서울 종로/전북
정읍고창/광주

광산갑/전남목포

21대 총선 광역별
주요 선거구 여론

동향 파악

21대 총선 광역별 주요
선거구 여론 동향 파악

여론조사
3.14~

3.15
인천미추홀(갑)

21대 총선 인천지역
전략 선거구 여론

동향 파악

21대 총선 인천지역
전략 선거구 여론 동향

파악

간담회 3.17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혁신경제를 위한
고용정책 방향

혁신경제를 위한
고용정책 방향

간담회 3.24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

여론조사
3.21~

3.25
전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여론조사 3.26 전국 전국 인지도 조사 전국 인지도 조사

여론조사
3.25~

3.28
전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간담회 3.31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펜데믹과 세계

경제·안보
펜데믹과 세계

경제·안보

세미나 4.1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한국 정치, 무엇이
잘못됐나?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지형을분석하고대안제시

여론조사
3.30~

4.4
전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여론조사
3.31~

4.10
전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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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4.6~

4.12
전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여론조사
4.10~

4.11
전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여론조사 4.12 전남목포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분석 여론조사

간담회 4.23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2020 총선평가 및
향후 진로 모색

2020 총선평가 및
향후 진로 모색

간담회 6.12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민생당 지방선거 대비

인재육성 방안
민생당 지방선거 대비

인재육성 방안

간담회 7.3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민생당 미래혁신 비전

마련
민생당 미래혁신 비전

마련

토론회 7.8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기본소득과 복지

현 단계 기본소득
논쟁에 접근하는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해법

간담회 7.14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2020년 총선 이후
중도 수렴의 정치와

제3세력

2020년 총선 이후
중도 수렴의 정치와

제3세력

간담회 7.20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최근 남북관계 파국
원인 분석과

문재인정부 평화정책
평가

최근 남북관계 파국
원인 분석과

문재인정부 평화정책
평가

간담회 7.22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 전망 그리고

대안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 전망 그리고

대안

간담회 7.24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독일 녹색당 및 독일
해적당 경험의 한국적

적용

독일 녹색당 및 독일
해적당 경험의 한국적

적용

간담회 7.30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코로나19 위기와 국내
사회경제변화 속
제3당의 정체성과

진로

코로나19 위기와 국내
사회경제변화 속

제3당의 정체성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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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8.6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21대 총선 이후 정세
흐름과 대선 구도

전망

21대 총선 이후 정세
흐름과 대선 구도 전망

간담회 8.13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
정치의 중대 과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
정치의 중대 과제

간담회 9.15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합리적 제3세력의
생존 전략과 민생당의

과제

합리적 제3세력의 생존
전략과 민생당의 과제

간담회 9.16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북한 문제와 미중
양국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

북한 문제와 미중 양국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

간담회 9.18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격변 속의 글로벌
정세와 한·중·일

파워시프트

격변 속의 글로벌
정세와 한·중·일

파워시프트

간담회 9.22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국내외 사회주택
현황분석을 통한

사회주택제도 활성화
방안

국내외 사회주택
현황분석을 통한

사회주택제도 활성화
방안

간담회 9.23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한국형 이원집정부

제안
한국형 이원집정부

제안

간담회 10.16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프랑스 정치지형의

변화

2020 프랑스
지방선거를 휩쓴 녹색

물결

간담회 10.21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코로나 시대, 한국

교육개혁
코로나 시대, 한국

교육개혁

간담회 10.30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인공지능 기반

교육도입
인공지능 기반

교육도입

간담회 11.3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제3지대 정치세력화

전략
제3지대 정치세력화

전략

간담회 11.4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코로나시대의

정치사상
좌도우기와 합작이론의

관점에서

간담회 11.6
민생당

대회의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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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연수활동(1회)

간담회 11.13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미국 뉴딜정치와

21세기 한국판 뉴딜
미국 뉴딜정치와

21세기 한국판 뉴딜

간담회 11.18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코로나 시대

생태주의와 그 정책
코로나 시대

생태주의와 그 정책

간담회 11.18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수소에너지와

수소경제
수소에너지와 수소경제

간담회 11.24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전국민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본
전국민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본

간담회 11.30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탈물질주의시대
생활정치의
녹색아젠다

탈물질주의시대
생활정치의 녹색아젠다

간담회 12.8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

간담회 12.16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서울시 보궐선거 공약 서울시 보궐선거 공약

세미나 12.22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제3정치 경제론 제3정치 경제론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2020년 법정의무 
교육 실시

11. 25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연구소 
집합교육

(이러닝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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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홍보(73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20대 국회 평가와 새로운 국회 개혁과제 연속토론회

1.1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바른미래당 지지율 극복과 총선 이슈페이퍼

1.1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한국 복지 제3의 길 연속토론회

1.1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청년,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론회

2.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토론회

2.1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디지털변혁 시대의 산업정책 연속토론회

2.1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한국 '중도'정치의 가능성과 전망Ⅰ 간담회

2.1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사회 혁신과제 연속토론회

2.1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21대 총선 판도 예상 이슈페이퍼

2.25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한국 '중도'정치의 가능성과 전망 Ⅱ 간담회

2.2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민생당 21대 총선 운영 방향(안)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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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간담회

3.1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혁신경제를 위한 고용정책 방향 간담회

3.2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도실용 정당의 존재 이슈페이퍼

3.2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 간담회

3.31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펜데믹과 세계 경제·안보 간담회

4.1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한국 정치, 무엇이 잘못됐나? 세미나

4.2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2020 총선평가 및 향후 진로 모색 간담회

6.11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사회질서
변화와 관광산업 대응방안

최종보고회

6.11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제3지대 정당의 실패, 원인규명과 향후
과제

최종보고회

6.1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2020 총선 결과분석 보고서

6.1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민생당 지방선거 대비 인재육성 방안 간담회

6.2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유럽의 중도정당 성공사례 연구 최종보고회

− 216 −



7.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민생당 미래혁신 비전 마련 간담회

7.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기본소득과 복지 - 현 단계 기본소득
논쟁에 접근하는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해법
좌담회

7.1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2020년 총선 이후 중도 수렴의 정치와
제3세력

간담회

7.2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최근 남북관계 파국 원인 분석과
문재인정부 평화정책 평가

간담회

7.2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 전망
그리고 대안

간담회

7.2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독일 녹색당 및 독일 해적당 경험의
한국적 적용

간담회

7.3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코로나19 위기와 국내 사회경제변화 속
제3당의 정체성과 진로

간담회

8.6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21대 총선 이후 정세 흐름과 대선 구도
전망

간담회

8.1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더나은세상 발췌문

8.1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
정치의 중대 과제

간담회

8.1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2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발췌문

8.26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축적의 길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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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노동 없는 미래 발췌문

9.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선택 가능한 미래 발췌문

9.15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합리적 제3세력의 생존 전략과 민생당의
과제

간담회

9.16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세대연합정당 가치중심정당 보고서

9.16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북한문제와 미중 양국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

간담회

9.1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격변 속의 글로벌 정세와 한·중·일
파워시프트

간담회

9.2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국내외 사회주택 현황분석을 통한
사회주택제도 활성화 방안

간담회

9.2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한국형 이원집정부 제안 간담회

9.2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민생당 당헌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보고서

10.0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포퓰리즘의 세계화(성덕량) 발췌문

10.0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기본소득 유형별 비교 보고서

10.1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중도정당의 미래와 스윙보터 대응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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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프랑스 정치지형의 변화 : 2020 프랑스
지방선거를 휩쓴 녹색물결

간담회

10.21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코로나 시대, 한국 교육개혁 간담회

10.2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21세기 공화주의 쟁점사항 논의와 토론 간담회

10.2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제2의 기계시대(장평안) 발췌문

10.3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인공지능 기반 교육도입 간담회

10.3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관료주의 청산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11.0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제3지대 정치세력화 전략 간담회

11.0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코로나시대의 정치사상 - 좌도우기와
합작이론의 관점에서

간담회

11.05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21세기 기본소득(성덕량 연구원) 발췌문

11.06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간담회

11.1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국가'의 가능성 간담회

11.1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민생+4'프로젝트 지자체 시범사업 방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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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민생+4'지역기반 일자리 플랫폼 간담회

11.1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녹색사상사(권기마 연구원) 발췌문

11.1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미국 뉴딜정치와 21세기 한국판 뉴딜 간담회

11.1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코로나 시대 생태주의와 그 정책 간담회

11.1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수소에너지와 수소경제 간담회

11.19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4차 산업혁명 이미 와있는 미래(장평안
연구원)

발췌문

11.2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전국민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본 간담회

11.25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성덕량
연구원)

발췌문

11.3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탈물질주의시대 생활정치의 녹색아젠다 간담회

12.03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생태학의 담론(권기마 연구원) 발췌문

12.08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 간담회

12.1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슈퍼인텔리전스(경로, 위험, 전략)(장평안
연구원)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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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46건)

12.11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자리 창출 한계와
제3정치경제 직업훈련 필요성

간담회

12.1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게재
보도자료배포

주자학과 양명학(성덕량 연구원) 발췌문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9
토론회
자료집

20대 국회 평가와 새로운 국회
개혁의 과제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1.10
연구

보고서
바른미래당 지지율 극복과 총선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1.17
토론회
자료집

한국 복지 제3의 길 자체발간
150부

현장 배부

1.21 반연간지 ≪바른미래≫ Vol.2 자체발간
50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및 시도당 배포

2.13
토론회
자료집

디지털변혁 시대의 산업정책 자체발간
50부

현장 배부

2.18
간담회
자료집

한국 ‘중도’ 정치의 가능성과 전망Ⅰ 자체발간
50부

현장 배부

2.19
토론회
자료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사회 혁신 과제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2.19
연구

보고서
21대 총선판도 예상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2.25
간담회
자료집

한국 ‘중도’ 정치의 가능성과 전망Ⅱ 자체발간
50부

현장 배부

2.28
연구

보고서
민생당 21대 총선 운영 방향(안)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3.3
간담회
자료집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3.17
간담회
자료집

혁신경제를 위한 고용정책 방향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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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간담회
자료집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3.24
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도실용 정당의

존재
자체발간

전자문서
당직자, 의원
및 당원 배포

3.31
간담회
자료집

펜데믹과 세계 경제·안보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4.1
세미나
자료집

한국 정치, 무엇이 잘못 됐나?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4.23
간담회
자료집

2020 총선평가 및 향후 진로 모색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6.12
간담회
자료집

민생당 지방선거 대비 인재육성 방안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7.3
간담회
자료집

민생당 미래혁신 비전 마련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7.8
토론회
자료집

기본소득과 복지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7.14
간담회
자료집

2020년 총선 이후 중도 수렴의
정치와 제3세력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7.20
간담회
자료집

최근 남북관계 파국 원인 분석과
문재인정부 평화정책 평가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7.22
간담회
자료집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
전망 그리고 대안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7.24
간담회
자료집

독일 녹색당 및 독일 해적당 경험의
한국적 적용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7.30
간담회
자료집

코로나19 위기와 국내 사회경제변화
속 제3당의 정체성과 진로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8.6
간담회
자료집

21대 총선 이후 정세 흐름과 대선
구도 전망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8.13
간담회
자료집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 정치의 중대 과제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9.15
간담회
자료집

합리적 제3세력의 생존 전략과
민생당의 과제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9.16
간담회
자료집

북한 문제와 미중 양국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9.18
간담회
자료집

격변 속의 글로벌 정세와 한·중·일
파워시프트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9.22
간담회
자료집

국내외 사회주택 현황분석을 통한
사회주택제도 활성화 방안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9.23
간담회
자료집

한국형 이원집정부 제안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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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간담회
자료집

프랑스 정치지형의 변화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0.21
간담회
자료집

코로나 시대, 한국 교육개혁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0.30
간담회
자료집

인공지능 기반 교육도입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3
간담회
자료집

제3지대 정치세력화 전략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4
간담회
자료집

코로나시대의 정치사상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6
간담회
자료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13
간담회
자료집

미국 뉴딜정치와 21세기 한국판
뉴딜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18
간담회
자료집

코로나 시대 생태주의와 그 정책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18
간담회
자료집

수소에너지와 수소경제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24
간담회
자료집

전국민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본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30
간담회
자료집

탈물질주의시대 생활정치의
녹색아젠다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2.8
간담회
자료집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2.16
간담회
자료집

서울시 보궐선거 공약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2.22
간담회
자료집

제3정치 경제론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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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주요활동(7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3
광화문 세종로

KT빌딩 13층

4차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변화와 

노동개혁 과제 포럼

4차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변화와 노동개혁 

과제 포럼 참석

2.4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토론자 참석

9.22 대한상의 빌딩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파악과 

징수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노동연구원/고용 

노사관계학회 공동 

토론회 참석

9.23 세종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일자리와 노동체계 

학술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개원기념 학술토론회 

참석

10.13 광화문 달개비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 합의 간담회
토론자 참석

10.27
여의도 

켄싱턴호텔

경제3법과 노동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간담회

토론자 참석

11.17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 고용노사관계 

학회 간담회

한국 고용노사관계 학회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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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민생당 민주평화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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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없음

「주」 1.「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

박사급: 7년 이상 :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기 타: 2년 미만 :

합 계: 없음 합 계 : 없음 합 계: 없음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71,025,009 64,046 228,111,938 299,200,993 298,364,071 83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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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나. 토론회 등 개최(01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여론조사
01.12.~
01. 14.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갑, 전주시병,
익산시을 제21대총선
여론조사

전북 전주시갑, 전주시병,
익산시을 제21대총선
여론조사

다. 교육․연수활동(0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라. 정책홍보(0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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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2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14. 정책 포스터 2020 다당제
정치 시대 자체발간 1000부

1.14. 정책 포스터
20평 아파트

1억 원에
100만호 공급

자체발간 1000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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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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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정책전략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영등포구 국회대로 640
준빌딩 5층

0

「주」 1.「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 0

박사급: 1 7년 이상 : 1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0

기 타: 2년 미만 :

합 계: 합 계 : 1 합 계: 0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01,500,000 1,628,048 823,313 103,951,361 101,706,264 2,245,097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0.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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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20/2/1-5/10 한국현대사

북송
60주년과
이승만의
대일외교

자체 A+ 54쪽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1 부.

「주」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별첨’에 작성합니다.

나. 토론회 등 개최(1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2020/1/10 

15:~ 17:

국회의원회
관 대회의
실

적법한 탄핵
심판은 있었
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성,
위헌성을 지적함

「주」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진상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기재

합니다.

2. 국제적인 토론회, 컨퍼런스 등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교육․연수활동(8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정치아카데미
20/9/9-2020/

11/11
당사 4층 대회의실

우리공화당의 

집권전략과 국내외 

정세 

정예당원 

교육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 234 −



라. 정책홍보(3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4/2-4/15 팜플렛
각 선거구 집으로 

직접 우편물로 우송

우리공화당의 

4.15총선에 임한 

정책현안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2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020/9 팜플렛

박근혜가 살린
대한민국,

문재인이 다
망쳤

자체발간
1,000부 당원 및
시민들에게 배포

「주」1. “종류”는 연구논문, 토론회자료, 백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간방법”은 외부용역, 자체발간,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바. 그 밖의 주요활동(0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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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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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8호

∨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 0

박사급: 2 7년 이상 :

석사급: 2 2년 이상∼7년 미만 : 5
외부파견: 0

기 타: 1 2년 미만 :

합 계: 5 합 계 : 5 합 계: 0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45,949,140 55,932 75,870,491 221,875,563 215,629,708 6,2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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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31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2018.12~1월 외통
북한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자체 7 별첨1

2018.12~1월 외통 2020년 남북관계정상화 해법 자체 7 별첨2

1.10~1.16 외통
이란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으로 살펴본

중동정세
자체 5 별첨3

1월~2.6 환노
‘차별 없고 빈틈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체 27 별첨4

1월~3.22 국토
투기꾼 잡고, 집 걱정 없는 사회로!

투기꾼에게 빼앗긴 주거권을 되찾겠습니다!
자체 25 별첨5

1월~3.23 교육 교육 불평등 타파! 대학 서열화 해체! 자체 15 별첨6

1월~3.31 정무 정치(국회) 혁신 과제 자체 13 별첨7

1월~3.31 법사 정치(사법인권) 혁신 과제 자체 12 별첨8

1월~3.31 외통 평화 통일 과제 자체 9 별첨9

1월~3.31 기재 금융외환분야 정책과제 자체 19 별첨10

1월~3.31 보건 보건의료 정책과제 자체/외부 15 별첨11

1월~3.31 교육 보육정책과제 자체 15 별첨12

1월~3.31 과기 과학기술통신 혁신과제 자체 7 별첨13

1월~3.31 국토 교통정책과제 자체 14 별첨14

1월~3.31 환노 기후에너지 정책과제 자체/외부 18 별첨15

1월~3.31 여성 젠더인권 정책과제 자체 13 별첨16

1월~3.31 농림 동물권 정책과제 자체 8 별첨17

1월~3.31 농림 농민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15 별첨18

1월~3.31 국토 빈민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15 별첨19

1월~3.31 국토/환노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17 별첨20

1월~3.31 여성 여성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16 별첨21

1월~3.31 보건/기재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11 별첨22

1월~3.31 보건/기재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9 별첨23

1월~3.31 기재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10 별첨24

1월~3.31 환노 노동_산별노조정책요구안(사무금융) 자체/외부 17 별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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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31 부.

나. 토론회 등 개최(9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학술회의 05.07 중앙당사
전국민고용보험

전문가 정책간담회

민중당
전국민고용보험

정책을 위한 입법준비

토론회 07.01
소셜팩토리

신촌점
인국공사태 어떻게

볼것인가
인국공사태의 본질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토론회 07.19 다래헌 기본자산제 정책
기본자산제에 대한

정책포럼

토론회 08.29 중앙당사
한국사회 청년불평등

진단
청년불평등 원인

포럼 11.04 중앙당사 서울시정평가포럼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역할

포럼 11.05 중앙당사 서울시정평가포럼 서울시 교통정책 평가

포럼 11.05 중앙당사 서울시정평가포럼
청년불평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포럼 11.06 중앙당사 서울시정평가포럼
소상공인이 바라는

지원방안

포럼 11.11 중앙당사 서울시정평가포럼
주거로 바라본

서울_세입자중심

1월~3.31 환노 노동_산별노조정책요구안(서비스) 자체/외부 19 별첨26

1월~3.31 환노 노동_산별노조정책요구안(건설) 자체/외부 21 별첨27

2-3월 교육 청소년유권자조사사업 외부 95 별첨28

2~3월 정무 21대 국회의원선거 타깃층 조사 외부 78 별첨29

4~5월 환노/기재 전국민고용보험 비용추계 외부 36 별첨30

7~8월 정무/국토 한국사회 청년불평등 원인 진단 자체 34 별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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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연수활동(10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지방당직자교육 05.18 순천시당 노동정책교육

지방당직자교육 05.20 전남도당 노동정책교육

정예당원교육 07.10 중앙당사 기본자산제

지방당직자교육 07.13 중앙당사
전국민고용보험

정책해설

정예당원교육
월례정책특강①

09.28 중앙당사
기본소득은 틀렸다

기본자산제가 대안이다

정예당원교육
월례정책특강②

10.06 중앙당사 코로나19와 공공의료

정예당원교육
월례정책특강③

11.06 중앙당사
부동산공화국해체를

위한 정책전략

정예당원교육
월례정책특강④

12.01 중앙당사
재정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재정 과정 이해

정예당원교육
평화통일포럼 강연①

12.04 중앙당사
제재 속의 북한 경제,

밀어서 잠금 해

정예당원교육
평화통일포럼 강연②

12.17 중앙당사 북한경제와 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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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홍보(33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19.12
~2020.1.4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북한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2019.12
~2020.1.9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2020년 남북관계정상화 해법

1.10~1.16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이란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으로

살펴본 중동정세

1월~2.6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차별 없고 빈틈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월~3.22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투기꾼 잡고, 집 걱정 없는
사회로! 투기꾼에게 빼앗긴
주거권을 되찾겠습니다!

1월~3.2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교육 불평등 타파! 대학 서열화

해체!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정치(국회) 혁신 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정치(사법인권) 혁신 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평화 통일 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금융외환분야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보건의료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보육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과학기술통신 혁신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교통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기후에너지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젠더인권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동물권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농민을 위한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빈민을 위한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여성을 위한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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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노동_산별노조정책요구안(사무금

융)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노동_산별노조정책요구안(서비스)

1월~3.3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노동_산별노조정책요구안(건설)

2-3월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청소년유권자조사사업

2~3월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21대 국회의원선거 타깃층 조사

4~5월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전국민고용보험 비용추계

7~8월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한국사회 청년불평등 원인 진단

7월 라디오 라디오 제대로된 전국민고용보험

9~11월 연구보고서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서울시정평가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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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33건)
발간
일자

종 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4 연구논문
북한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9 연구논문 2020년 남북관계정상화 해법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16 연구논문
이란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으로 살펴본 중동정세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2.6 연구논문
‘차별 없고 빈틈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22 연구논문
투기꾼 잡고, 집 걱정 없는
사회로! 투기꾼에게 빼앗긴
주거권을 되찾겠습니다!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23 연구논문
교육 불평등 타파! 대학

서열화 해체!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정치(국회) 혁신 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정치(사법인권) 혁신 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평화 통일 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금융외환분야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보건의료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보육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과학기술통신 혁신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교통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기후에너지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젠더인권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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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동물권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농민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빈민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여성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노동_산별노조정책요구안(사무

금융)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노동_산별노조정책요구안(서비

스)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31 연구논문 노동_산별노조정책요구안(건설)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15 연구논문 청소년유권자조사사업 외부용역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3.20 연구논문
21대 국회의원선거 타깃층

조사
외부용역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4.22 연구논문 전국민고용보험 비용추계 외부용역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7.30 연구논문
재정구조와 기능 그리고

재정의 이해
외부용역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29 토론회자료
한국사회 청년불평등 원인

진단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1.20 백서 서울시정평가자료집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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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주요활동(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 247 −





2020년도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친박신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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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사회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 40,
101동 409호 v

「주」 1.「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학력별】 【경력별】
자체고용:

박사급: 3 7년 이상 :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1

기 타: 1 2년 미만 : 4

합 계: 4 합 계 : 4 합 계: 1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5,000,000 164 - 5,000,164 - 5,000,164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0. 1. 1.～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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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2020.10.27.
~ 12.20

행정안전
비례국회의원
선거운동방법

연구
자체 40P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1 부.

「주」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별첨’에 작성합니다.

나. 토론회 등 개최(00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주」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진상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기

재합니다.

2. 국제적인 토론회, 컨퍼런스 등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교육․연수활동(00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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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홍보(0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0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주」1. “종류”는 연구논문, 토론회자료, 백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간방법”은 외부용역, 자체발간,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바. 그 밖의 주요활동(0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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