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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 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 은 정부3.0 정책 이 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 

원 구성에 있어 외부 원과 내부 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원장을 맡는 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  사안에 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차를 마련하고 이를 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 할 수 있는 

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주제어: 거버 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제도, 정부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enhanced manag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in the Government 3.0 era. It confirms that there has been no progress on the committees’ managemen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3.0 policies. On the contrary, certain retrogression aspect on the committees 

have been discussed. The study suggests the four alternative strategies as follows: First, the committees should 

be held regularl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for referring to discussion. Second, it must be configured that 

outside committee members are more than internal committee members. Also, there should not be any restriction 

so that external members can be a chairman.ﾠThird, the committee meetings should be in the face-to-face form 

in principle. The documentary deliberation could only be allowed if issues are repeated and they are similar. 

For this type of deliberation, the procedure and schedule should be established and complied to. Fourth,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department and staffing in charge are required.

Keywords: governanc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governmen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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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1996년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정

보공개제도를 법제화 한 세계 13번째 국가가 되

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는 

법령과 제도의 변화, 기술의 진보를 통해 나름

의 성과를 거두어왔다. 비공개 상정보의 범주

가 제고되고, 행정정보사 공표제도가 도입되

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정보공개청구의 양 역시 해마다 가

르게 증가하고, 정보공개율도 평균 90%에 육

박할 정도로 상승하 다. 기야 2013년 공공정

보의 개방, 공유, 활용을 심으로 하는 정부3.0

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정

보공개는 더 큰 힘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는 성년의 나이

가 무색하게, 공공기 에는 부담스러운 제도로, 

시민들에게는 여 히 낯선 제도로 인식되며 사

회  장치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공정

보의 개방, 공유, 활용의 가치보다는 업무의 편

의성과 효율성이 앞서는가 하면 법령의 외 

규정을 핑계삼아 정보공개를 악의 으로 회피

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박근혜정부의 정부

3.0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은 체감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

도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 들에 한 인식으로

부터 출발한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차의 하

나로 외부 문가의 참여를 통한 문성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책임 공유 등 거버

스 제고를 지향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제도에 주

목한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 강화를 목 으

로 2004년 부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등에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원장을 제외한 원 2분의 1을 외부 문가로 

하도록 규정하 다. 이후, 정보공개심의회 

제도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비롯한 공개여부

를 단하기 어려운 청구에 한 의견을 조정

하고 단하는 등 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의 

요한 요소로 작동해왔다. 

이 듯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있어 정보공개

심의회의 차 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보공개심의회를 

주된 주제로 다룬 연구로는 앙행정기 과 지

방행정기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 과 심의

회 결과를 비교하고, 운 방식의 차이, 심의회 

결과에 미치는 향요인의 차이 등을 분석한 최

정민(2014)의 연구가 유일하다. 본 연구는 최정

민(2014)의 후속 연구  성격을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더 많은 문제 을 노정

했던 앙행정기 에 을 두고, 정부3.0 정

책 실시 이후인 2013년과 2014년 두 해 동안 개

최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연구 상으로 한다. 

한, 양  데이터 분석을 통한 원회의 효과 분

석에 을 두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심층 인

터뷰를 통한 질  분석을 더하여 정보공개심의

회의 운 방식과 역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

지 살피고, 문제 을 악하여 이에 한 실질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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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김유승(2013)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주

제로 한 연구는 기록학과 문헌정보학계뿐만 아

니라, 법학, 신문방송학, 정치학, 행정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개되고 있었다. 1980년부터 최근

에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기록학과 문헌정보

학 역에서보다, 법학과 행정학 역에서 더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록학 16편, 

문헌정보학 6편인 반면, 법학과 행정학 역의 

학술지에서는 각각 36편과 26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최정민, 김유승, 2013, p. 177). 다루어진 

세부 주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 

련 법제도, 공개행태와 련 요인, 자  정

보공개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

정보공개를 주제로 한 기록학 역의 연구들

로는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 공개를 

검토한 이진 (2003), 행정정보와 보존기록물 공

개의 운 상 문제를 다룬 이원규(2005), 비공개 

기록의 리와 활용을 살핀 안지 (2006), 기록정

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조 삼(2009)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2010년 이후의 연구성

과로는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안을 다룬 김유승(2010)의 연구와 이의 후속

연구인 김유승, 진한(2011)의 ‘거버먼트2.0 기

반의 공공정보서비스에 한 연구’, 기록정보 서

비스와 정보공개를 논한 윤은하(2012), 통령

기록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쟁 을 분석한 김

유승(2013) 등의 연구가 있다.

그 외 역의 최근 연구성과로는 EU 행정법

상의 정보공개제도를 분석한 장경원(2008), 

자  정보공개제도의 운 실태를 평가한 김승

태(2009),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정성을 고찰

한 배인명(2009), 정보공개제도와 국가비 보

호의 문제를 다룬 김성배(2010), 행정정보공개

상 정보의 정 범 를 논한 정하명(2010), 정

보공개청구 수용에 한 연구를 수행한 이재완, 

정 호(2011),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 제도를 

비교 분석한 송희  외(2012)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넓은 연구성과에도 불구

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심 주제로 다룬 연구

는 앞서 언 한 최정민(2014)의 연구가 유일하

다. 이는 정부 원회의 운 , 리, 표성, 시민

참여, 효과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다수의 

원회 연구(조선일, 2004; 김주환, 성지은, 2005; 

평, 장임숙, 2005; 최무 , 조창 , 2008)를 

고려하여도 마찬가지다.

  3. 정보공개심의회 근거 법령의 
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운 에 한 최

의 법  근거는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

(법률 제5242호, 1996.12.31. 제정)에 나타난다. 

이 제정법 제10조와 이듬해 1997년 제정된 동법 

시행령( 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 제정)

은 공공기 으로 하여  정보공개여부 심의를 

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운 을 의무화하

며, 심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 다. 이후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심의회 련 규정

은 2004년 부개정과 2013년 일부개정을 통해, 

동법 시행령 상의 련 규정은 2004년과 2011년 

크게 변화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회의 주요 변화는 첫째, 설치  운  상기

의 변화, 둘째, 심의회 구성의 변화, 셋째, 심의 

사항의 변화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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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나타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체  변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  상기

 범주의 변화다. 1996년 제정 당시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운 상 기 을 단순히 “공공

기 ”이라고 규정하 던 것이, 2004년 부개

정을 통해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

부투자기 ”으로 구체화 된다. 이후 2013년 일

부 개정된 법률에서는 “국가기 ,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5조1)

에 따른 공기업”으로 명시되어 행법에 이르

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이 수 차례의 개정

을 통해 용 상 기 이 확 되어온 것과 궤

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행 ｢정보공

개법｣의 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 에 정보공

개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를 

들어, ｢유아교육법｣, ｢ ․ 등교육법｣, ｢고등

교육법｣에 따른 각  학교 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보조 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

업을 하는 비 리법인 등은 ｢정보공개법｣의 

용을 받고 있으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

 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둘째, 심의회 구성에 한 사항의 변화다. 1996

년 제정법은 심의회를 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외부 문가의 

비율에 해 언 하지 않았다. 다만 제정법의 

시행령은 공공기 의 소속 공무원 는 임직원

을 심의회 원으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외

부 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그러던 

것이 2004년 부개정을 통해 원장 1인을 포

함한 5인 내지 7인의 구성과 원장을 제외한 

원 2분의 1의 외부 문가 이 의무화되었

다. 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

4호에 언 된 국가안 보장, 국방, 통일, 외교

계, 재 , 범죄 방,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교정, 보안처분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

의 정보공개심의회에도 외부 문가를 도

록 하 다. 다만, 이 경우, 외부 문가의 비

율은 기 의 장이 최소 1인 이상의 조건에서 별

도로 정하도록 명시하 다. 2013년 일부개정 법

률은 2004년 부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심의

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 제9조제1항제

2호  제4호에 언 된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

기 에서의 정보공개심의회를 한 외부 원 

비율을 3분 1 이상의 조건에서 별도로 정하

는 것으로 개정하 다. 결과 으로 법령의 개정

에 따라 외부 원의 비율은 차 커지게 되었

 1)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 은 공공기 을 공기업, 정부기 , 기타공공기

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단, 공기업과 정부기 은 직원 정원 50인 이상인 곳 에서 지정한다.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 기  에 지정하고, 정부기 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  에서 지정

한다. 법률이 규정한 공기업과  정부기 의 세부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세분 정의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 이상이고, 총수입액  자체수입액이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이상인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정부기
기 리형 정부기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 을 리하거나 기 의 리를 탁받은 정부기

탁집행형 정부기 기 리형 정부기 이 아닌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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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법은 2013년 일부개정 법률과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한 것이다. 1996

년 제정법은 공개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

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 에 한 사항을 정

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 다. 이 

규정은 2004년 부개정된 법률에서도 그 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2011년 일부개정된 시행령

에서 심의사항  하나 던 “｢정보공개법｣에 

의한 이의신청”에 4가지 단서조항이 신설된다. 

단서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 의 비공개 는 

부분공개 결정에 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

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이 법 제

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

청’,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

난 후에 한 이의신청’,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

에 한 이의신청’ 등 4가지 사항은 정보공개심

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었다. 정보공개심

의회 미개최 요건을 규정하는 이와 같은 조항에 

한 다양한 비 에도 불구하고,2) 2013년 일부

개정법과 이를 용한 행 ｢정보공개법｣은 ‘이

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한 이의신청’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청구인의 요구 로 공개 결

정할 경우’를 신설하 을 뿐, 2011년에 만들어

진 단서 조항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2) 2011년 참여연 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 이고 개 이라는 과 동일한 청

구이거나 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정보의 공개 가능성  필요성에 한 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을 들어 비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참여연 , 2011, p. 8).

1996

제정

[시행 1998.1.1.] [법률 제5242호, 1996.12.31., 제정]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공공기 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 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   기능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재 소

규칙․ 앙선거 리 원회규칙  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부

개정

[시행 2004.7.30.] [법률 제7127호, 2004.1.29., 부개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이하 “국가기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 한다.

② 심의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원장을 제외한 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는 외부 문가로 지명 는 하되, 

그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 등의 업무 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한 지식을 가진 외부 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 은 당해 국가기

의 장이 외부 문가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에서 국가기 등의 장이 지명 

는 한다.

⑤ 제23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원에 하여 이를 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   기능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재 소규칙․ 앙선거

리 원회규칙  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심의회 련 조항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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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제정

[시행 1998.1.1.] [ 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 제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앙행정기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과 제2조 각호의 기 은 기 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당해 기  는 소속기 에 설치․운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 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회 등으로 하여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 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 에 한 사항

③ 심의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원장  원은 공공기 의 장이 소속 공무원 는 임․직원 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는 외부 문가를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원의 임기는 그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는 외부 문가인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원에 하여는 산의 범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 할 수 있다.

⑦ 이 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공공기 의 장이 

정한다.

2004

부

개정

[시행 2004.7.30.] [ 통령령 제18493호, 2004.7.29., 부개정]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이하 “국가기 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  는 소속기 에 1개 이상 설치․운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 에 한 사항

③ 심의회의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원의 임기는 

그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원  공무원이 아닌 원에 하여는 산의 범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 할 수 있다.

⑤ 이 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  등의 

장이 정한다.

<표 2> ｢정보공개법 시행령｣ 상 정보공개심의회 련 조항의 연

2013

일부

개정

[시행 2013.11.7.]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하여 정보공개심

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 한다.

② 심의회는 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원장을 제외한 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는 외부 문가로 지명하거나 하되, 

그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 등의 업무 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한 지식을 가진 외부 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 은 그 국가기 의 

장이 외부 문가의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 ⑥ [2004년 부개정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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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일부
개정

[시행 2011.10.17.] [ 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일부개정]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2004년 부개정안과 동일]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 의 비공개 는 부분공개 결정에 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 에 한 사항
③ - ⑤ [2004년 부개정안과 동일]

2013
일부
개정

[시행 2013.11.13.] [ 통령령 제24837호, 2013.11.13., 일부개정]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 설치․운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 의 비공개 는 부분공개 결정에 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 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 에 한 사항
③ - ⑤ [2004년 부개정안과 동일]

  4. 앙행정기  정보공개심의회 
운  황 분석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앙행정기  정보

공개심의회 운  황  구성에 한 내용을 

수집, 분석하고자 2015년 2월 8일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하 다. 구체  

청구내용은 ‘개최일시, 안건명, 심의결과, 심의참

석 원수, 회의형식 등을 포함한 2013-2014년

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황’과 ‘외부 원의 인

원, 성명, 직책, 기간과 내부 원의 인원, 직

책을 포함한 2013-2014년도 정보공개심의회 

원명단’이다. 

정보공개청구는 44개 체 앙행정기 을 

상으로 한민국정보공개포털(http://www.ope

n.go.kr/)을 통해 이루어졌다. 44개 기 은 17부, 

5처, 5개 원회, 14청과 통령비서실, 국무조정

실, 감사원 등이다. 다만, 인사 신처는 2014년 

11월 19일 신설된 기 으로 2013-2014년도 정

보공개심의회 개최 황  원명단이 부존재

하여 연구 상에서 제외하고, 43개 기 을 분석 

상으로 하 다. 한 양  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심의회에서의 운  사항을 면 히 

분석하고자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심의회 심

의 원으로 참여한 이 있는 교수, 시민단체 활

동가 등 5인에게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다.3) 인

 3) 인터뷰는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에 걸쳐 서면과 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 인터뷰의 경우 

면담자 당 평균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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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에 응한 면담자 모두 앙행정기 뿐만 아니

라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여한 경

험이 있었다. 

4.1 일반 운

43개 앙행정기 은 2013년 150회, 2014년 

190회로, 2년 동안 총 340회의 정보공개심의회

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기 의 평균 개

최 횟수는 2013년 3.5회, 2014년 4.4회다. 2013년 

가장 빈번히 심의회를 개최한 기 은 감사원으

로 13회의 심의회를 가졌다. 감사원에 이어, 식

품의약품안 처가 11회, 국토교통부가 9회의 

심의회를 개최하 다. 2014년의 경우, 법무부가 

16회로 가장 많은 심의회를 개최하 으며, 국토

교통부 15회,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각 12회, 국

세청 11회, 조달청과 외교부 각 10회 순으로 나

타났다. 두 해를 거쳐 심의회 개최수가 가장 많

은 기 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 각각 24회의 

심의회를 개최하 다. 뒤를 이어, 감사원 21회,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각 20회, 식품의약품안

처 18회, 조달청 17회, 외교부와 국세청 각 16회

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가졌다(<표 3> 참조). 

앙행정기
심의회 개최수

앙행정기
심의회 개최수

2013년 2014년 합계 2013년 2014년 합계

감사원 13 8 21 미래창조과학부 2 0 2

개인정보보호 원회 1 0 1 방송통신 원회 4 4 8

경찰청 5 6 11 방 사업청 3 5 8

고용노동부 5 6 11 법무부 8 16 24

공정거래 원회 7 4 11 법제처 0 2 2

세청 2 1 3 병무청 0 1 1

교육부 8 12 20 보건복지부 2 7 9

국가보훈처 1 1 2 산림청 2 2 4

국무조정실 1 3 4 산업통상자원부 4 9 13

국민안 처 2 1 3 식품의약품안 처 11 7 18

국방부 4 2 6 여성가족부 3 1 4

국세청 5 11 16 외교부 6 10 16

국토교통부 9 15 24 원자력안 원회 1 1 2

융 원회 1 2 3 조달청 7 10 17

기상청 0 0 0 소기업청 0 2 2

기획재정부 5 9 14 통계청 0 1 1

농림축산식품부 2 3 5 통일부 2 0 2

농업진흥청 0 0 0 특허청 0 1 1

검찰청 6 4 10 해양수산부 0 3 3

통령비서실 5 5 10 행정자치부 8 12 20

문화재청 1 0 1 환경부 2 2 4

환경부 2 2 4 합계 150 190 340

<표 3>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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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횟수 기 수 기

0 2 기상청, 농업진흥청

1 5 개인정보보호 원회, 문화재청, 병무청, 통계청, 특허청

2 6 국가보훈처, 미래창조과학부, 법제처, 원자력안 원회, 소기업청, 통일부

3-5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여성가족부, 환경부, 세청, 국민안 처, 융 원회, 

문화체육 부, 해양수산부 

6-10 6 검찰청, 통령비서실, 보건복지부, 방송통신 원회, 방 사업청, 국방부

11-15 5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 원회

16-20 6 교육부, 행정자치부, 식품의약품안 처, 조달청, 국세청, 외교부

21-24 3 국토교통부, 법무부, 교육부

<표 4>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횟수별 앙행정기

반면, 기상청과 농업진흥청은 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심의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병무청, 통계

청,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원회, 문화재청 등 5

개 기 은 2년간 단 한 차례 심의회를 열었다. 

2회 개최한 기 은 국가보훈처, 미래창조과학부, 

법제처, 원자력안 원회, 소기업청, 통일부 

등 6개 기 이다. 2년 동안 심의회를 개최한 회

수를 구간별로 나 어보면, 3-5회 심의회를 개

최한 기 이 10개 기 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6-10회 6개, 11-15회 5개, 16-20회 6개, 21-24회 

3개 기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심

의회 개최 횟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2 원 구성

각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원

장을 포함하여 평균 6.6명의 원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융 원회가 가장 은 4명을 원

으로 두고 있었고, 국세청이 가장 많은 11명의 

원으로 심의회를 운 하고 있었다. 7명의 

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한 기 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명인 기 이 7개, 6명인 

4곳이었다. 국방부 정보공개심의회 원은 8명

이었다(<표 5> 참조).

원 구성을 기  내부 임직원으로 되는 

기 명 원수(명) 기 수

융 원회 4 1 

개인정보보호 원회, 국무조정실, 기상청,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 원회, 소기업청 5 7 

경찰청, 방 사업청, 법무부, 병무청 6 4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 원회, 세,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민안 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청, 검찰청, 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

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 원회,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

품안 처, 조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7 28 

국방부 8 1

국세청 11 1

<표 5> 정보공개심의회 원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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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내부 원과 외부 문가 집단으로 구성

되는 외부 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먼 , 내부 원과 외부 원의 비율을 살

펴보면, 43개 기   37개 기 에서 내부 원

이 외부 원보다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기   6개 기 만이 내부 원보다 외부 원

이 많거나 동수 다. 외부 원이 내부 원보다 

많은 곳은 공정거래 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문화체육 부 4개 기 에 불과했다. 융 원

회와 병무청, 두 기 은 외부 원과 내부 원이 

동수다. 한편, 외부 원이 정보공개심의회 원

장을 맡은 앙행정기 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부분 해당 기 의 담당 실장 는 과장 의 

당연직 내부 원이 원장을 맡고 있었다.

최정민(2014)에 따르면, 정부3.0 정책 실시 

이 에도 앙행정기   7인으로 심의 원을 

구성한 기 수가 가장 많았다. 한 내부 원

이 외부 원보다 많이 구성된 기 이 부분이

었다. 본 연구에서 국가보훈처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공정거래 원회, 국세청, 문

화체육 부 3기 만이 외부 원의 수가 내부

원의 수보다 더 많았다.

앙행정기
심의회 원구성

앙행정기
심의회 원구성

내부 외부 총수 내부 외부 총수

감사원 4 3 7 미래창조과학부 4 3 7

개인정보보호 원회 3 2 5 방송통신 원회 4 3 7

경찰청 4 2 6 방 사업청 4 2 6

고용노동부 4 3 7 법무부 4 2 6

공정거래 원회 3 4 7 법제처 4 3 7

세청 4 3 7 병무청 3 3 6

교육부 4 3 7 보건복지부 4 3 7

국가보훈처 3 4 7 산림청 4 3 7

국무조정실 3 2 5 산업통상자원부 4 3 7

국민안 처 4 3 7 식품의약품안 처 4 3 7

국방부 5 3 8 여성가족부 3 2 5

국세청 5 6 11 외교부 3 2 5

국토교통부 4 3 7 원자력안 원회 3 2 5

융 원회 2 2 4 조달청 4 3 7

기상청 3 2 5 소기업청 3 2 5

기획재정부 4 3 7 통계청 4 3 7

농림축산식품부 4 3 7 통일부 5 2 7

농업진흥청 4 3 7 특허청 4 3 7

검찰청 5 2 7 해양수산부 4 3 7

통령비서실 4 3 7 행정자치부 4 3 7

문화재청 4 3 7 환경부 4 3 7

문화체육 부 3 4 7 합계 163 122 285

<표 6> 정보공개심의회 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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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동안 앙행정기  정보공개심

의회에 된 외부 원은 연인원 129명이다.4) 

이들  62명이 교수, 39명이 변호사, 기타 직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28명이었다. 교수가 과반에 

가까운 48%, 변호사가 30%의 비율을 차지하

여 심의회를 과 하고 있는 직군으로 나타났다. 

기타 직업군으로는 국책연구기 의 연구 원, 

비정부민간기구 임직원이 가장 많았고,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심의 원으로 활동하고 있

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원회, 경찰청, 세청,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세청, 통령비서

실, 방 사업청, 통일부 등 9개 기 은 외부

원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지 않아, 실명과 소

속을 모두 공개한 타 기 과 조를 이루었다. 

이들 9개 기  부분은 외부 원을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를 들었다. 다시 말해, 외부 원의 실명과 

소속이 “개인에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단한 것

이다.

4.3 심의 방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운 방식을 서면회의

와 면회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7>과 같

다. 다만, 이 분석은 회의운 방식을 비공개한 

통령비서실을 제외한 42개 기 의 데이터만

을 상으로 하 다. 

 4) 집계된 외부 원 수는 2013-2104년도 된 모든 외부 원을 포함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원 교체시 임과 

후임 원 모두를 합산하 다.

앙행정기
심의회 회의형태

앙행정기
심의회 회의형태

서면 면 총수 서면 면 총수

감사원 21 0 21 미래창조과학부 1 1 2

개인정보보호 원회 1 0 1 방송통신 원회 7 1 8

경찰청 0 11 11 방 사업청 4 4 8

고용노동부 10 1 11 법무부 24 0 24

공정거래 원회 11 0 11 법제처 0 2 2

세청 3 0 3 병무청 1 0 1

교육부 20 0 20 보건복지부 9 0 9

국가보훈처 2 0 2 산림청 1 3 4

국무조정실 2 2 4 산업통상자원부 13 0 13

국민안 처 3 0 3 식품의약품안 처 10 8 18

국방부 3 3 6 여성가족부 4 0 4

국세청 10 6 16 외교부 16 0 16

국토교통부 22 2 24 원자력안 원회 1 1 2

융 원회 3 0 3 조달청 17 0 17

기상청 0 0 0 소기업청 1 1 2

<표 7>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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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심의회 330건  서면회의 방식으로 운

된 경우가 총 227건(84%), 직  만나서 이루

어진 면회의는 총 53건(16%)이었다. 서면회

의가 면회의보다 4배 이상 많았던 것이다. 참

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서면회의 76.5%, 면

회의 23.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최정민, 2014, 

p. 91), 정부3.0 정책 실시 이후 오히려 서면회의가 

늘고 면회의가 어든 것이다. 2013- 2014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

면회의만으로 심의회를 운 한 기 은 42개 기

  23개 기 으로 반 이상의 기 이 서면

회의 방식으로 심의회를 진행하 다. 한편 면

회의를 서면회의보다 많이 개최한 기 은 경찰

청, 문화체육 부, 법제처, 산림청 등 4곳에 불

과하 다. 이  경찰청을 제외한 3개 기 은 심

의회 개최수가 타 기 에 비해 상 으로 많지 

않은 기 들이었다. 경찰청의 경우, 11건의 심의

회를 모두 면으로 진행하 다. 

4.4 심의 결과

2013-2014년도 43개 앙행정기  정보공

개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정리하면 <표 8>과 같

다. 2년 동안 심의회 개최실 이 없는 기상청과 

농업진흥청을 제외한 41개 기 의 정보공개심

의회가 처리한 총 심의 건수는 361건이다. 심의

회 개최 횟수보다 심의 건수가 많은 것은 한 번

의 심의회에서 복수의 심의 건을 처리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이다. 361건의 심의결과는 비공

개가 269건(76%)으로 압도 인 비 을 차치

하 다. 부분공개와 공개는 각각 44건(13%), 

36건(8%)에 그쳤다. 이는 최정민(2014)이 분

석한 정부3.0 정책 실시 이 의 비공개율 68.9%, 

부분공개 포함한 공개율 22.6%에 비해 비공개

율이 더 증가하고 공개율이 더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 별로 살펴보면, 심의회의 공개결정이 단 

한 건도 없는 기 이 41곳  25곳으로 60%에 

달했다. 부분공개를 포함한 공개결정이 없었던 

기 도 13곳으로 32% 다. 이는 앙행정기  

정보공개심의회의 3분 1이 2년간 내린 심의 결

정 모두가 비공개 음을 의미한다. 반면, 공개

결정 비율이 30%를 넘은 곳은 국세청, 미래창

조과학부, 통일부, 외교부 등 4곳뿐이었다. 부

분공개결정과 공개결정을 합한 비율이 30%가 

넘는 곳은 고용노동부, 국세청, 융 원회, 문

화체육 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 원회, 

법제처,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 처, 여

앙행정기
심의회 회의형태

앙행정기
심의회 회의형태

서면 면 총수 서면 면 총수

기획재정부 14 0 14 통계청 1 0 1

농림축산식품부 5 0 5 통일부 2 0 2

농업진흥청 0 0 0 특허청 1 0 1

검찰청 10 0 10 해양수산부 3 0 3

통령비서실 비공개　 - - 행정자치부 17 3 20

문화재청 1 0 1 환경부 2 2 4

문화체육 부 1 2 3 합계 277 53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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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
심의회 심의결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총수

감사원 1 (4) 0 (0) 27 (96) 0 (0) 28

개인정보보호 원회 0 (0) 0 (0) 1 (100) 0 (0) 1

경찰청 0 (0) 1 (9) 10 (91) 0 (0) 11

고용노동부 0 (0) 5 (45) 6 (55) 0 (0) 11

공정거래 원회 1 (9) 1 (9) 9 (82) 0 (0) 11

세청 0 (0) 0 (0) 3 (100) 0 (0) 3

교육부 1 (5) 1 (5) 18 (90) 0 (0) 20

국가보훈처 0 (0) 0 (0) 2 (100) 0 (0) 2

국무조정실 0 (0) 0 (0) 4 (100) 0 (0) 4

국민안 처 0 (0) 0 (0) 3 (100) 0 (0) 3

국방부 0 (0) 0 (0) 6 (100) 0 (0) 6

국세청 10　 (59) 0 (0) 7 (41) 0 (0) 17

국토교통부 1 (4) 0 (0) 23 (92) 1 (4) 25

융 원회 0 (0) 1 (33) 2 (67) 0 (0) 3

기상청 ─ ─ ─ ─ ─

기획재정부 0 (0) 0 (0) 14 (100) 0 (0) 14

농림축산식품부 0 (0) 0 (0) 5 (100) 0 (0) 5

농업진흥청 ─ ─ ─ ─ ─

검찰청 0 (0) 0 (0) 7 (70) 3 (30) 10

통령비서실 0 (0) 2 (20) 8 (80) 0 (0) 10

문화재청 0 (0) 0 (0) 1 (100) 0 (0) 1

문화체육 부 0 (0) 1 (33) 2 (67) 0 (0) 3

미래창조과학부 1 (50) 1 (50) 0 (0) 0 (0) 2

방송통신 원회 1 (13) 5 (63) 1 (13) 1 (13) 8

방 사업청 1 (13) 1 (13) 3 (38) 3 (38) 8

법무부 6 (18) 2 (6) 25 (76) 0 (0) 33

법제처 0 (0) 2 (100) 0 (0) 0 (0) 2

병무청 0 (0) 0 (0) 1 (100) 0 (0) 1

보건복지부 0 (0) 1 (11) 8 (89) 0 (0) 9

산림청 0 (0) 1 (25) 2 (50) 1 (25) 4

산업통상자원부 1 (8) 4 (31) 6 (46) 2 (15) 13

식품의약품안 처 3 (17) 3 (17) 12 (67) 0 (0) 18

여성가족부 1 (25) 2 (50) 1 (25) 0 (0) 4

외교부 5 (31) 0 (0) 11 (69) 0 (0) 16

원자력안 원회 0 (0) 0 (0) 2 (100) 0 (0) 2

조달청 1 (6) 2 (12) 14 (82) 0 (0) 17

소기업청 0 (0) 0 (0) 2 (100) 0 (0) 2

통계청 0 (0) 0 (0) 1 (100) 0 (0) 1

통일부 1 (50) 0 (0) 1 (50) 0 (0) 2

특허청 0 (0) 1 (100) 0 (0) 0 (0) 1

해양수산부 0 (0) 0 (0) 2 (67) 1 (33) 3

행정자치부 1 (4) 6 (26) 16 (70) 0 (0) 23

환경부 0 (0) 1 (25) 3 (75) 0 (0) 4

합계 36 (8) 44 (13) 269 (76) 12 (3) 361

<표 8>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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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특허청, 해양자치부 

등 14개 기 이었다. 심의결과의 ‘기타’는 정보

공개제도 운 과 사 공표공개 목록 선정 등과 

같은 내용에 한 심의가 있는 경우다. 기타 사항

에 한 심의를 수행한 기 은 국토교통부, 검

찰청, 방송통신 원회, 방 사업청, 산림청, 산업

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7개 기 이었다. 

 5. 앙행정기  정보공개심의회 
운 상 문제

5.1 심의회 기능의 한계

정보공개심의회 운 의 실효성에 한 문제제

기는 앞서 살펴본 심의회 개최 횟수와 그 결정 내

용에 맞닿아 있다. 우선,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횟수의 문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3-2014년

도 43개 앙행정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연간 평균 

개최 횟수는 3.95회로 분기별 1회 꼴로 개최된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최 횟수가 높은 상  10개 

기 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 들의 연간 평균 개

최 횟수는 1.7회에 그치고 있다. 

행 ｢정보공개법｣ 제11조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법에 따른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제도의 운 에 

한 사항까지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없었거나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없었더라

도 정보공개제도의 운 과 사 공표목록을 심

의하기 해서 최소 연간 1회 이상의 정보공개

심의회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1.7회의 연간 평균 개최 횟수는 정보공개심

의회가 최소한의 기능조차 다하고 있지 못하다

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더구나, 43개 기   연간 심의회 개최 실

이 없는 기 이 2013년 8곳, 2014년 6곳이고, 

2년간 심의회 개최 실 이 단 1회인 기 이 5곳

이나 된다는 은 앙행정기  반의 정보공

개심의회 운 에 한 낮은 심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제도의 실효성에 

한 큰 의문을 남긴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심의

회가 법이 정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

고 묻는다면, 구도 쉽사리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심의 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A, C, E 면담자는 “정보공개제도 운 에 한 

심의회가 없다”고 하 고, B 면담자는 복수의 

정보공개심의회에 참고하고 있지만 사 공표, 

공개목록회의 참여는 단 한 기 이었다고 답하

다. D 면담자는 4-5년 까지는 일 년에 한번 

정도 모여 제도 운 과 사 공표목록에 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러한 

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해 정보공개제도가 정착되면서 어느 정도 정보

공개 운 의 틀이 생겼고 기 마다 반복 이고 

주기 인 내용에 한 응책이 마련되어 운

과 사 공개 목록에 한 심의회가 열리지 않

은 것 같다고 하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1, 2년에 한 차례 정도의 정보공개제도 운

과 사 공표공개 목록에 한 논의는 필요”

하다고 강조하 다.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의 한계는 심의회 결과

에서도 나타난다. 체 361건의 심의결과  비

공개결정이 76%에 달한다는 은 정보공개심

의회가 청구인과 공공기  사이의 공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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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한 의문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체 심의결과  

기타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제도 운 에 한 심

의결정이 단 3%라는 에서 정보공개청구 처

리 자체에 매몰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5.2 원구성의 불균형

행정기 에서 민 력에 기반 한 원회는 

료의 임의  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부

문가로부터의 문성을 더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다는 

큰 장 을 지니고 있다(최정민, 2014, p. 90 재

인용).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이와 같은 장 을 

통해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객 성을 제고

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원회의 거버

스  의의는 원회의 구성과 운 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료로 구성된 내부

원의 수 는 향력이 시민으로 구성된 외부

원보다 히 크다면, 원회의 거버 스는 

수사에 불과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앙행정

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도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다. 

다수의 앙행정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내부 원이 원회의 과반을 하고 있다. ｢정

보공개법｣ 제12조 제3항은 심의회 원  “2

분의 1은 해당 국가기  등 업무 는 정보공개

의 업무에 한 지식을 가진 외부 문가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

 내부 인사가 원장을 맡고 있는 례는 이 

규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내부 원과 외

부 원을 동수로 하더라도 원장으로 인하여 

원회 구성비 균형이 무 지게 되는 것이다. 

즉, 다수의 기 이 원장을 내부 원 수에서 

제외하고 내부 원과 외부 원의 수가 동수인 

것으로 표 하고 있지만, 원장은 해당 기 의 

고 직 인사가 맡고 있어, 사실상 내부 원의 

수가 많아지는 결과가 된다. 최정민(2014)에 따

르면 지방자치단체 16개 기   10개 기 에서 

외부 원이 내부 원보다 많았다. 앙행정기

은 내부 원이 외부 원보다 많은 경우가 

체 기 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에 반해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기 의 과반수 이상이 내부

원보다 외부 원이 더 많다. 한 앙행정기

의 원장을 외부 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무

한 데 비해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부 원

이 심의회 원장을 맡은 경우도 4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과도한 서면심의

서면회의는 일반 으로 면회의에 비해 형

식 으로 진행되기 쉬우며 결과의 객 성 담보

를 어렵게 한다. 최정민(2014)은 앙행정기

의 경우 서면회의가 면회의에 비해 비공개율

이 높다는 을 들어, 회의운 방식이 심의결

과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2년 동안 심의회를 개최한 40개 기   23개 

기 이 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서

면으로만 진행하 다는 은 의견의 조정과 심

의가 이루어져야 할 심의회의 본래의 의도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음을 보여 다. 

인터뷰에 응한 A, B, E 면담자들은 참석한 

앙행정기 의 정보공개심의회가 모두 서면

회의 다고 답했다. 서면회의의 방식은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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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련 서류를 받고, 의견을 서면으로 작

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형식이었다. 

서면회의에서의 아쉬운 에 해 A 면담자는 

심의 안건의 내용을 악이 어려울 경우 담당

자와 유선 혹은 메일로 연락해야 하는데 안건

이 복잡한 경우 면이 아니고는 사안을 이해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 다. 그러

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서면회의의 과정과 결

과를 알 수 없다는 이라고 하 다. 본인의 의

견을 단지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

른 심의 원들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 는지 

그에 따른 심의결과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해 해당 기 은 따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

다. 이런 경우 본인과 다른 심의 원의 의견

이 달라도 의의 과정은 생략된다. 서면회의

라는 이유로 심의회 본연의 특징이라 할 수 있

는 상호이해의 의와 타  과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일반 으로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쁜 심의 원들 간의 일정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면회의를 한 일정 조정

이 어렵다는 기술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서면회의는 이러한 노력을 회

피할 수 있는 손쉬운 비상구가 되고 있는 실

이다.

하지만 모든 앙행정기 이 서면회의를 선

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면회의와 서면회의를 

모두 참석한 경험이 있는 C 면담자는 기 마다 

면회의와 서면회의에 한 선호가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는 일부 앙행정기 이 

면회의를 선호하는 이유로 “사안의 배경 설

명이 필요”하거나, “민감한 정보, 데이터의 양”

이 많은 경우, “사안이 큰 정책”일 경우 등을 

들었다. 면회의를 하는  다른 이유로 D 면

담자는 외부 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거나 조직문화가 보수 인 기 의 경우를 

들었다. 한 서면회의를 할 경우 원들의 의

견이 찬, 반으로 갈리므로 내부결정에 동의를 

구하기 해 외부 원을 불러 설득하기 해 

면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고 하 다. 

면회의를 유지하던 기 도 유사한 안건이 

쌓이고 내부 원들도 그동안의 면회의를 통

해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서면회의로 바 기도 

하는데 D 면담자는 이러한 은 합리 이라고 

단하 다. 다만 처음 등장한 사안이거나 논의

가 필요한 건의 경우, 면회의가 반드시 필요

하다는 에 면담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 다. 

5.4 정보공개심의회의 정보공개 부재

본 연구를 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공개심의회 운 의  다른 문제는 정보공

개심의회 스스로가 정보공개를 꺼린다는 이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수의 앙행정기 은 

외부 원의 실명과 소속기 명을 즉시 공개한 

반면, 지 않은 수의 기 이 이를 비공개하

다. 외부 원의 실명과 소속의 공개가 개인정

보보호에 배된다고 본 것이다. 

그  한 기 인 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

의회 외부 원의 실명과 소속기 의 비공개뿐

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 안건명도 비공개하

다. 비공개 결정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를 들며, “공개될 경

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한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고, 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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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 다. 

그러나, 결정통지문에는 제1호에 의거, 어떠

한 법령이 되는지 안내하지 않았다. 제5호 

역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만을 비공개 

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단서로 의사

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미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심의회 안건

의 비공개는 이 규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정

이다. 제6조가 비공개 상정보로 규정한 개인

정보 역시, 제6호 마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

익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

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탁 

는 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상정보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한 비

공개 사유로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외교부가 

외부 원의 실명과 소속기 을 포함한 정보공

개심의회 운  반에 한 정보를 사 공표하

고 있는 과 크게 조된다. 본 연구의 면담자 

모두가 해당 기 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원

으로 이름과 소속이 사 공표되는 것에 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6. 앙행정기  정보공개심의회 
운  개선방안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앙행정기  정보공

개심의회의 운 황 분석과 문제 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되어

야 한다. 개최의 정례화는 정보공개심의제도의 

활성화를 한 첫걸음이다. 심의 상이 확

되고,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면 심의회는 정례

화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정

례화를 해서는 무엇보다 법령이 정한 “정보

공개제도의 운 에 한 사항”의 정기  심의

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보공개제도의 개

선과 직결된다. 정보공개 련한 새로운 이슈

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사 공표목록을 재

검, 수정하는 심의회는 매년 정기 으로 개최

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 추가는 심

의회 개최 정례화를 한  하나의 방안이다. 

재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응 으로 개최되는 것이 일반 이다. 다

시 말해, 앙행정기  정보공개심의회는 부득

이한 경우에 개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담당부서의 자의  해석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재고할 방법이 없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직권 심의

제도다. 즉,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다 하더라

도 담당부서에서 비공개 는 부분공개로 결정

한 청구를 직권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

시의 경우, 직권심의 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심

의회가 담당부서의 결정을 그 로 수용하는 비

율이 상당 수 으로 높아지는 등 정보공개에 

한 단  부서의 인식의 확산과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거버 스 구조 개선

을 한 동등한 내부 원과 외부 원 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부분의 앙행정기 의 심

의회 원은 외부 원보다 내부 원의 수가 많

았으며, 내부 원이 당연직으로 원장을 맡았

다. ｢정보공개법｣ 상 내부 원만이 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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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외부 원이 원장

이라도 법  문제는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언 된 국방, 외교, 통일 등

에 련한 기 을 제외한 나머지 기 들의 경

우라면 외부인사의 원장 과 외부 원이 

과 하는 원회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특히 앙행정기 의 경우 외부의 참여와 소통

에 한 유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 으

로 으므로 이에 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 B 면담자는 외부 원이 많아지고 

외부인사가 원장이 된다면 심의회가 더 객

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 하 다. 반면, D 

면담자는 외부 원이 숫자가 충분히 많은 것은 

심의회에 향을 미칠 것이지만 외부 원이 많

더라도 내용을 모르거나 분 기에 응을 해야 

하므로 발언하기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도 , 

극 으로 발언을 하거나 분 기를 이끌 것이

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 다. 한 언론을 

포함한 외부에서의 앙행정기 에 한 심

은 많지만, 정작 신분이 보장된 료들은 외부

의 참여와 소통에 한 심이 선거를 통해 

표성을 획득하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덜할 것이

라는 을 지 하 다. 

외부 원이 내부 원보다 더 많았던 지방자

치단체의 심의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A 면

담자는 외부 원 수가 많은 경우에 심의가 열

린 분 기에서 더 심도 깊게 진행된다고 하

다. 해당 기 으로부터 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외부 원의 수가 많다고 해

서 기 의 입장을 완 히 무시할 수는 없는 입

장이라고 하 다. 물론 원의 구성과 수로만 

거버 스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출발 은 동등한 의견 개진의 기회와 참여로부

터 시작되며, 이를 해 정보공개심의회의 동

등한 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심의회는 면회의를 원칙으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  사

안 등의 경우, 일정한 차를 수하여 서면회

의 개최를 허용해야 한다. 앙행정기 은 

면회의와 서면회의의 안건을 구분하여 진행하

되, 주무기 인 행정자치부가 서면회의 개최 

시의 일정한 차에 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사한 안건에 해서까지 비용과 시간을 낭

비하며 굳이 면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는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유사한 안건이라 해

도 청구의 시기 는 후 맥락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서면회의를 압도

으로 선호하는 앙행정기 의 행을 개선하기 

해서라도 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 등장한 안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큰 

정책 사안에 해서는 면회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외 으로 서면회의로 진행될 경우, 심의

원들에게 안건 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반드시 원들 각각의 의견과 심

의결과도 알려주는 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외

부 원 간 일정 조정의 어려워 면회의를 개최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외부 원의 안정

인 심의회 참여를 보장하기 해서 복수의 심의

회 운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시

의 경우, 제1심의회, 제2심의회의 형식으로 복수

의 심의회를 운 하여 모든 정보공개심의회를 

면회의로 운 하고 있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정보공개 련 

제반 사항이 잘 운 되기 해서는 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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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담 인력이 필요하다. ｢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은 공공기 으로 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주 하는 부서  담당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

고 있지만, 담부서와 담 인력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 담부서와 담 

인력에 한 요구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

조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책임  제도를 

근거로 그 법  타당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서

울시는 2013년 정보정책과를 신설하여 정보공

개율 제고, 정보공개 매뉴얼 발간 등 기  내 

정보공개업무의 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담 부서가 확보된다면, 정보공개심의회 스스

로의 정보 비공개 행도 진일보할 것으로 기

된다. 

7. 맺는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실시 이후 정보공개

심의회의 운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

보공개심의회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도출하

고자 하 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정부3.0 정

책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

는 3  략을 두고 있으며, 투명한 정부 략 

하에는 공공정보의 극 공개를 통한 국민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치 강화와 같은 추진 과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3.0 정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면 민  치의 과정이면서 정보공개시스템을 

보완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정책 이 에 비

해 운 상의 정 인 변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3.0 정책 이

의 정보공개심의회 운 과 별다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 보다 정보공개

심의회의 회의운 , 원구성과 심의결과는 더 

회의 이다.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서면회의

가 면회의보다 더 늘었고, 원구성은 거의 변

함없이 내부 원의 수가 외부 원의 수보다 더 

많았다. 비공개 심의결과가 늘었고 정보공개제

도 운 에 한 심회의도 차 사라졌다. 정부

3.0 정책 실시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반  

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

능  역할의 확 와 강화를 통한 정보공개심

의회의 정례화, 원 구성상의 거버 스 구조의 

개선, 면회의 원칙의 수, 담부서  담

인원의 배치 등 4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 다.

구호만으로는 정부3.0의 투명성이 만들어지

는 것은 아니다. 투명해지고자 하는 노력, 이를 

뒷받침해  수 있는 합한 제도,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지원을 통해 이는 가능

 될 것이다. 거창한 추진 략도 구두선에 그

친다면 이 보다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개

방, 공유, 소통을 지향하는 정부3.0의 발걸음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실질  개선과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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