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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관련 사고 사례

Soft Error에 의한 AI 오류

Guanpeng Li, Siva Kumar Sastry Hari, Michael Sullivan, Timothy Tsai, Karthik Pattabiraman, Joel Emer, and Stephen W. Keckler. 2017. Understanding error 
propagation in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DNN) accelerators and applications.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High Performance 
Computing, Networking, Storage and Analysis (S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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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관련 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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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안전 현황 조사 목적

 국내 SW산업 현황 및 구조를 파악하고, 해외 SW안전 활동 및 시장현황 조사를 수행하여, 

SW안전성 제고를 위한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

 분야별 / 기업규모별 SW안전 확보

현황 비교/분석

 기술 / 서비스 분석

 비즈니스 특성 분석

 기업 환경 분석

 시장 활성화 정책 요구 분석

 자율주행차 및 드론에 대한 SW안전

활동 조사

 Safety Critical 산업도메인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SW안전 활동 정리

 해외 TIC 시장 조사

SW안전성 제고를 위한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

국내 SW 안전 산업 분야 현황·구조
파악

1
해외 주요국의 SW 안전

관련 정책 및 시장현황 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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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미국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은 자율주행차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연방/주 정부의 R&R정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안전 기준 업데이트 등의 방향으로 설계

AV Start ActSELF Drive Act (HR3388)

자율주행차 시대에 예상되는 새로운 위험을
공급 측면의 규제, 정부의 감독 및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을 목표

• 강화된 안전 관리감독

•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 축소

• 사이버 보안 강화, 차량 안전 및 데이터
공유 강화

• 소비자 교육 증진

• 주/지방정부가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디자인, 제작, 성능 표준에 대한 규제
제한

 느슨한 규제로 인한 사고의 위험,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의 우려 등의 이유로 상원 계류 중

자율주행차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및 관련
위원회 구성 (2017년 9월 하원 통과)

• 연방정부의 선수권 확대: 자율주행차
운행관련 주정부의 규제를 연방정부가
제한

•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예외 규정: 
자율주행차 출시 기업에 대해 특정 안전
표준에 대한 면제 제공하는 방법 정보
제공

• 연방 자율주행차 자문위원회: 
자율주행차 관련 지침 및 조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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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영국

 자율주행차의 성공적인 개발 및 정착을 위해, 법/제도 제정, 자율주행차 연구 기관 설립, 

연구 지원, 가이드 및 지침 제시 등

CCAV*AEV Act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발 및 테스트 분야의
선도적인 지위 유지’의 취지로 2015년 설립

• 교통부 및 경제,에너지,산업전략부 합작

• 정책 및 규정 등을 개발

• 200만 파운드 가량의 자금을
자율주행차 개발, 시연, 적용 등에 투자

•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기관 간 업무조율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단일 창구를 제공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법적 책임, 인프라
등에 대한 제도(2018년 7월 제정)

• 자율 운행 중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책임 면책

① 자율주행차에 의해 부상당한 제
3자가 피해 보상을 위해 다른 법적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보험업자에게 청구 가능

② 자율 주행 모드일 경우 운전자를
탐승자로 간주하여 ①의 권리를
운전자에게도 보장

③ 보험업자는 차량 제조/설계자에게
과실 비용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 Centre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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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독일

 도로교통법 8차 개정 통해 자율운행 관련 법규 추가. 자율주행 관련 윤리 가이드 제정. 

법규 및 가이드는 자율 운행시 운전자의 행동양태 및 책임, 윤리적인 요소에 중점

자율 운행 윤리 가이드라인2)도로교통법 8차 개정1)

개인에 대한 보호는 다른 모든 실용적 고려
사항들보다 우선. 

• 정부는 공공 도로 환경에서 도입/허가
된 자율운전 차량 시스템 안전에 대한
보장 책임

• 기술적으로 사고 회피가 불가능 할 경우, 
자율 주행 시스템은 사람의 상해 예방을
우선 시

• 사고 회피가 불가능 할 경우 개인적인
특징(연령, 성별, 신체적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희생자 구분 / 선택 금지

1) Straßenverkehrsgesetz, 2017.06.21. 8차 개정, 2) Ethics Commission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2017년 6월 발표

자동 운전 기능 관련 법적 한도 설정, 자동
운전 기능 구현의 기본 틀 제시, 자동 운전
승인을 위한 규제 기반 마련

• 자율운행차의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이며, 
승객이 아님  항상 사고에 대한 책임, 
다만, 시스템 고장일 경우, 차량
제조자가 책임

• 자율주행 수준에 상관없이 운행 허가, 
개별 승인, 또는 EC 형식 승인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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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비전/전략 수립

 산업정보통신부, 교통운송부, 공안부의 3개 정부 중앙 부처가 자율주행차 개발 및 테스트

관련 규정 및 정책 제정

 중국표준화관리국(CAC)은 산업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율주행차 개발 관련 국가표준 제정

그림 출처: Defining the Future of Mobility: 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s (ICVs) in China and Germany, GIZ,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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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핸들/액셀/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사고 배상 규칙을 제정하였음

자율주행차: 일본

출처: 自動運転に関する国土交通省の取り組み,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2018; 国土交通省, 2017

정책 수립 방향

자율주행
환경 정비

관련 기술
개발/보급

자율주행
실증 및
상용화

• 자율주행 차량관련 국제적 기술
표준화 공조 (G7 교통장관회의, 
UN 차량안전기준)

• 자율주행 운전 중 차량 사고 시
배상 규칙 수립

• 차량기술 (HW, SW)

• 도로, 교통체계 및 차량연계 기술

• 자율주행차량 범주 점진적 확대

 교통 환승 시 최종 단구간
(한적한 구간)에서 시행 (ラスト
マイル自動運転)

 뉴타운 지역 내 교통 운행

 기간제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

자율주행 Level 3/4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정의

배경 • 글로벌 표준 경쟁 우위 선점 목적

내용

• Level 3 (유인 자율주행), Level 4 
(무인 자율주행) 대상 세계 최초
정의

• 자율주행시스템 (AI/SW)의 사고
발생 우려 판단 시

 운전자에게 시스템 문제 통지
체계

 주행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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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 시장은 10여개의 소수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파편화된 형태를 보임

TIC 시장 전망: ‘17년 현재 시장 구조

출처: TIC outlook, Barclays, 2018, 매출 상위 10대 기업 ’17년 Annual Report

매출 상위 10개의 사업자가
전체 시장 규모의 51% 차지

매출 최상위 SGS, Bureau 
Veritas, Intertek 3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 규모의
25% 차지

SGS
M/S 10%

Bureau
Veritas

9%

Intertek
6%

상위 10개사 외
M/S 49%

Dekra, 6%

TUV SUD, 5%

DNV GL, 4%

TUV Rheinland, 4%
Applus, 3%

TUV Nord Group, 2%
ALS Limited, 2%

‘17년 기준 TIC시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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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 법/제도 강화 및 전방 산업 니즈 증가 등, 시장 내/외부 변화는 전반적으로

TIC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TIC 시장 전망: 시장 변화 방향

Legend: + 긍정적 변화, - 부정적 변화

출처: TIC outlook, Barclays, 2018; 각 사 Annual Report, 2017

아웃소싱 증가

각 국
법/제도 강화

공급망
글로벌화

브랜드 보호
강화

신흥 시장
부상

Digital TIC

• 글로벌 전체 시장 의
약 40%

• 글로벌 자동차기업의
배기가스 스캔들과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 배경

• 개발도상국 중심
신규 지역 진출

• 드론, Big Data 등
새로운 기술 요소
도입

• 검사/인증의 글로벌
지원 역량 중요시

• 글로벌 소비자들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 국제 무역량 감소에
따른 TIC 계약 감소
우려

• 보호무역을 위한
진입장벽 강화로
새로운 수요 창출

외부
변수
기인
변화

내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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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현황 조사방법

 SW안전 학계·정부(Governing), SW안전 컨설팅(Supervising), SW안전 개발·사용자(End 

User)로 구분하여 동향조사 수행

Governing

Supervising

End User

SW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학술적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

• SW 안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기관

• SW 안전 연구 및 표준 수행 기관

• TIC기업: SW안전 테스팅, 검사 및 인증 산업 종사 기업

• SW안전 전문 기업: 기능 안전 산업 종사 기업

컨설팅, 테스팅, 검사/인증 등을 통해 SW안전을 점검하는 주체

SW가 설치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주체

• SW를 통해 제어하고 운영하는 제품/서비스/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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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조사 대상

 2018년 조사그룹은 2016년과 동일하나,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사용자의 정의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경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

조사그룹 구분 2018년 조사 2016년 조사

소프트웨어 안전
학계·정부
(Governing Sector)

정의
변화 없음 SW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학술적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

범위
변화 없음.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이
높은 산업 도메인(자동차, 절도, 원자력
등)에 속한 주요 연구 기관 추가

SW 안전 관련 법/제도 제정 기관. 
SW안전 연구/표준 수행 기관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
(Supervising 
Sector)

정의
변화 없음 소프트웨어 테스팅, 검사/인증 등의

활동을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을
점검하는 주체

범위

변화 없음 TIC 기업(소프트웨어 안전 테스팅, 
검사 및 인증 산업 종사 기업)과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 기업(제품의
기능 안전 산업 종사 기업)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사용자 (End 
User Sector)

정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주체

제품 및 서비스 등에 SW안전을
활용하는 주체

범위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하고
운영하는 제품/서비스/인프라를 제공
및 사용하는 주체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이 많은
제품/서비스/인프라를 제공 및
사용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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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정부: 법/제도/정부, 표준화, 국내시장, 해외시장

 Emerging 산업에 대한 법제도화 필요 (’16년 조사와 동일)

 범국가적 차원의 SW안전 컨트롤 타워 요구  부처별 SW안전 내용 구체화 후 부처별

협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SW안전 총괄 체계 필요

 국제 표준화 분야 중 국가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중점 표준화 추진 분야 설정

 실제 SW안전 전문 인력 TC, SC 등에 참여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도록 지원 및 적합한

전문가 대우 필요

 국내 TIC 기업이 SW 안전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레퍼런스 확보하도록 지원 필요

 SW안전 인력 부족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SW 전공자 재교육 통한 전문인력 양성

 SW 안전 테스트 전문기관 도입 및 정부지원을 통한 업계 부담 최소화 필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대해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전

무  국내 SW안전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해외 법/제도의 단계적 도입

 공공분야 안전 사업 발주 시, 안전기능, 위험분석, 안전검증 등 요구사항 제시 및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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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안전 분야 사업 기업: 조사경과

 기업의 경영진 또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음

• 기업의 임원 또는 실무부서 담당자 면담 형식
(불가할 경우 서면/전화 응답)

• SW안전관련 테스팅, 검사, 인증 등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VoC(Voice of Customer) 취합

인터뷰 설문

• 총 18 문항(39개 세부 문항)

 회사 일반 현황 : 9문항(21문항)

 SW안전 프로세스 현황 : 4문항(6문항)

 SW안전 산업/시장에 대한 견해 : 2문항(5문항)

 SW안전 인프라 현황 및 Needs : 3문항(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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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안전 분야 사업 기업: 기업일반 현황

 SW 안전에 대한 인식이 기존에 비해 명확해지고 특정 부문이 아닌 안전-

품질-보안의 통합적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 인식

소프트웨어 안전이란 3개 분야 간의 공통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통합적 개념으로 파악

소프트웨어 안전-품질-보안의 관계

소프트웨어 안전은 품질을 기반으로 한 회피
Mechanism으로 인식

1 “SW안전”의 개념을 ①품질, ②보안, ③회피
Mechanism 중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지?

2 “SW안전, SW품질, SW보안”의 관계는?

33%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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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안전 분야 사업 기업: 기업일반 현황

 고객군이 산업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Emerging 산업분야 등이 신규로 포함되어 고객군이 점차 다양화

3 SW 인증/검증 관련 주요 고객의 산업분야는? (복수 응답)

철도 기타

18%

자동차

21%

원자력

15%

우주항공

8%

의료

8%

정보통신

13%

18%

• 빅데이터/인공지능
• 전력
• 수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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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안전 분야 사업 기업: 기업일반 현황

 제공 서비스 및 상품 유형 중 품질/안전 교육/인증지원 컨설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있음

3-1 서비스 및 상품 유형(복수 응답)

품질, 안전 교육

및 인증지원

컨설팅

(29%)

도구기반의 품질,

안전서비스

(18%)

용역 중심의

품질, 안전

서비스

(21%)

기타

(11%)

품질, 안전 진단
관련 도구 판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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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안전 분야 사업 기업: 기업일반 현황

 현재 국내외 경쟁사 대비 강점 및 경쟁우위를 기술력으로 평가(42%)하였

으며, 향후 보완이 필요한 역량으로 많은 기업이 ‘전문인력＇확보를 지적

9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

가격

솔루션 및 Tool

영업력

접근성

기술력

5건

11% 42% 21%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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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안전 분야 사업 기업: SW안전 프로세스 현황

 SW안전 활동이 기존 QC차원의 통합테스트에서 안전 및 품질예방 차원의

위험도 분석으로 중요도가 이전되고 있음

SW안전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중복 응답)1

위험도
분석

38%

Safety 
메커니즘
분석/설계

33%

시스템

테스트

10%

통합

테스트

10%
상세설계

5%

구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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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안전 분야 사업 기업: SW안전 인프라 현황 및 Needs

 SW안전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별 법/제도 구체화 및 전담기관 신설 등이 있음

SW 안전관련 법/제도 제정이나 변경 필요성1

“Yes”

(89%)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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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임원 또는 실무자들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진행

SW개발 사용자: 조사경과

• 면담 형식 (불가할 경우 서면/전화 응답)

• 설문에 대한 설명 후 답변 작성

• 부가적으로 답변에 대한 사유 및 SW안전 또는 기업에서
생산/사용하는 SW 전반에 관련한 의견 수렴

조사 방식

설문 내용

• 기업의 임원 또는 실무부서 담당자조사 대상

• SW안전 개요

- SW안전 개념, 기업의
도입 현황 등

• SW안전 예방점검 활동

- Safety Critical SW 검증 활동, 
관련 보유 인증, 관리 체계

• SW안전 대응관리 활동

- 안전사고 대응 시나리오, 
테스트 및 사고 이력 수집

• SW안전 관련 정책요구사항

- 정부 지원 만족도, 지원
요청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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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안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기업 비율은 63%로, SW가 제품

또는 제조/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기업들이었음

SW개발 사용자: 개요

미응답 34%

“알고 있다”

63%

“모름”

33%

1 “SW안전”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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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안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SW안전이 SW품질로부터 확장되는 개념으로 정의함

SW개발 사용자: 개요

1-1 “SW안전”에 대한 정의 또는 범주는? (SW안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함)

SW안전과 SW품질은
독립적인 영역 (2%)

언급한 개념을
모두 포괄

(20%)

SW안전⊂SW품질
(SW안전은 SW품질에

포함)

(24%)

SW안전∩SW품질
(SW안전/품질 간 공통된 부분도

존재하나 SW안전은 별도의
위험회피 메카니즘)

(38%)

무응답

(15%)

• SW안전은 품질이 기반/보장되어야 가능

• SW품질을 기반으로 SW안전이 확장되는
개념

• 확장 수준에 따라 여전히 SW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나, 이제는 독립적
영역이라고 판단

SW안전은 SW품질로부터
확장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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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제조업의 경우 주로 인력 육성 및

고객사의 SW안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SW개발 사용자: 개요

7 SW안전을 업무에 적용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제조업

기계제조

의료기기

자동차

철도

에너지
• 프로세스 및 SW안전 관련 규정 강제화 정책 필요

• 국내 IT산업의 환경 및 고객사들의 인식 변화 필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요구사항

 SW안전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 대비 짧은 납기

• 고객이 사용하는 부분/부품에 대한 SW안전성 검토 지원 필요

• SW안전과 관련한 인력 육성 및 충원

• SW안전과 관련한 인력 육성 및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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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의 경우 응답 기업들의 사업이 대부분 SW가 사업의 핵심으로, 

품질 향상/관리 차원의 제도화/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SW개발 사용자: 개요

7 SW안전을 업무에 적용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서비스업

금융/

보험

정보통신

• 보안 측면 SW안전 인식, 제도 강화 필요

• 정부 차원 제도적 강제화 필요 (자발적 표준, 기준 수립 어려움)

• 산업 특화된 SW안전 상세화 필요

스마트팩토리와 자율주행의 안전 개념 및 상세 요구사항 상이

• SW개발 및 진단에 대한 진단 제도화 필요

• 대규모 거래 관련 시스템에 대한 SW안전 현황/실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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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SW안전에 투입하는 비용은 프로젝트 당 개발/구축 비용의

최대 10% 미만, 인증 비용은 최대 연 수천 ~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됨

SW개발 사용자: 예방점검 활동

6 Safety-Critical SW 구축/운영 시, SW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규모는?

고정비 변동비

인증 비용

인건비

• 인증 획득이 필수적인 기업에서
주로 발생

• 자동차 산업 등 신제품
출시/회전이 빠른 기업일수록
지출 규모 증가

• 연단위 수천만원~10억원 이내

• 철도 등 Safety-Critical 수준이
높은 산업 관련 기업일수록
많은 지출 경향

• 10MM ~ 20MM

• MM당 평균 단가 약 7천만원

CAPEX

OPEX

• 주로 공공/대기업인 경우
암묵적인 투자 비용 지출

• Safety-Critical 수준에 따라 투자
비율 상이

• 대체로 3%~10% 추산

• SW개발 또는 테스팅을 외주
위탁하는 경우가 해당

• 회선당 지불 사례 (회선 당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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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상품 관련 사고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상 문제/손실의 규모가

클수록 대응 시나리오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SW개발 사용자: 대응관리 활동

1 생산하는 제품 또는 유통하는 상품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가?

있음
(42%)

없음
(49%)

미응답
(9%) • 철도, 에너지/화학, 자동차, 

의료기기와 같이 사고 발생 시
고객의 신체/재산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 대기업을 대상으로 SW를
공급하거나, SI사업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고객사에
중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힐 수
있기때문)

• 금융사와 같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 발생
시 고객의 재산 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경우

• 일부 금융사, 일부
반도체/전자제품 제조
대기업은 시나리오 미보유
응답
(대기업일수록 조직/기능이
분화되어 있는데 응답자가
해당 업무/기능 담당하지
않아 부정적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중견 이하 기업, 신생
기업일수록 미보유 응답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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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대응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다수의 제조/서비스 분야의

관제가 필요한 기업인 경우 SW관련된 시나리오도 보유하고 있었음

SW개발 사용자: 대응관리 활동

2 사고 대응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면, SW관련 시나리오도 존재하는가?

있음
(77%)

없음
(23%) 제조/서비스 과정에서 관제

기능이 필요한 산업 대부분
(항공, 
기계/자동차/전자제품/ 
반도체 제조, 에너지, 
SI/아웃소싱)

일부 금융사, 일부
반도체/전자제품 제조 대기업은
시나리오 미보유 응답
(대기업일수록 조직/기능이
분화되어 있는데 응답자가 해당
업무/기능 담당하지 않아
부정적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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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안전 도입을 위해 SW안전 관련한 규제/정책의 명확한 정의, 기업의

추가 원가 부담에 대한 보전, 기업의 실무자들 대상 교육을 요청함

SW개발 사용자: 정책 요구사항

3 SW안전성 제고 및 SW안전이 반영된 제품 제조/판매를 위한 정부 지원/개선 필요사항은?

Global 수준의
Standard, Guide 제공

필요

SW안전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요청

SW안전 적용에 따른
충분한 납기 제공/연장

SW안전에 대한
실무자 교육 지원

SW안전
제도/규제/창구

일원화 (자율주행차는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에서 분담)

SW안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금 필요

최소 공공기관, 
공공사업에 필수
적용하도록 제도화

표준지원 법/제도지원 금전적지원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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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관리기관

법/제도 제정
방향성

융합, 초연결의 SW안전 특성에 맞는 포괄적 안전 확보 보장
1

2

3

법/제도의 규제 수준을 낮게 하여, 국내 산업이 자발적 발전 지원

타 산업 분야 법/제도 적극 참고 및 활용

이머징 산업은 산업 정의, 규제 범위, 규제 기관, 안전 책임에 대한 부분
4

관리기관 요건

위험 분석,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기술 지원
1

2

3

인식 제고, 인력양성 등 SW안전 산업기반 조성

법/제도 등 정책에 대한 연구, 분석, 및 제안

해외 관련 기관과 교류 및 정책 협업을 위한 역량 보유5

SW안전 관리 및 안전 사고 대응 지원4



36

SW안전 표준, 지침, 가이드/인력 양성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SW안전 확보를 위한 기초 기반인 인식 제고 활동
1

2

3

각 도메인에 적합한 SW안전 인력 양성 및 전문가 Pool 확보

SW안전 관련 교육 및 전문가 포럼 활동

표준 등
개발 및 확보

전략

(해당 산업 관련) 필요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도출
1

2

4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지침, 가이드 개발 로드맵 수립

중소기업 등에 SW안전 표준, 지침, 가이드, 인증 지원

3
해외 표준, 해외 연구 기관과 연구 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