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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MDG에서 SDG로의 패러다임 변화) 2015년 이후 MDG가 종료되고 2030년까지 

SDG가 수립됨. 이는 ‘생존’에서 ‘삶의 질’로 목표가 변화되며 이행 수단에 대하

여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ㅇ UN 총회의 SDGs의 채택에 따라서, 2030년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세부 목표 및 지표가 2019년 설정되었다.

     ㅇ K-SDGs는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으며, 이

에 따른 다양한 국정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ㅇ 또한, 2020년은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협력의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

요한 해이다.

     ㅇ 위의 K-SDGs의 세부 목표와 추진에,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이 나타나 있지 않

으며, 각 세부 추진 목표는 과학기술 및 IC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그림 Ⅰ-1] 2019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K-SDGs의 목표설정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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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할 과제의 목표와 중장기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다.

     ㅇ 다양한 K-SDGs의 내용 중 국내에서 수행할 과제와 동시에 ODA의 분야도 과

학기술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국내의 국정과제와 동일한 목표로 

개발도상국 및 주요 한국의 ODA 대상국에 과학기술 ODA의 실현이 2030

SDGs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와 목표를 시급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과학기술 ODA는 K-SDGs의 교육, 물, 에너지, 일자리, 기반시설확충, 지

속가능한도시, 기후변화, 육상 및 해양 생태계, 그리고,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중요한 협력이 필요하다.

     ㅇ 과학기술ODA 분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향후 10년간 수행할 목표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류ㆍ제시가 필요하며, 실현가능한 활동의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Ⅰ-2] K-SDGs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관련 부처 및 역할 (2019,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그림 Ⅰ-3] SDGs 주요 목표 중 과학기술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목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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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ODA 사업의 문제의식) 그동안 과학기술ODA 사업은 SDGs에 부합되

는 사업의 발굴 및 수행목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ㆍ일회성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ㅇ 과학기술 ODA는 한국이나 ODA의 대상 국가들의 지역적 문제 뿐 아니라 글

로벌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의 변화

가 필요하며, 설정된 아젠다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과학기술

과 ICT 분야는 매우 중요하다.

     ㅇ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순 ODA 규모와 GNI에서 차지하는 ODA의 비중은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다만, 종합전략 부족, 예산 및 개별적 네트워크에 의

존하는 문제 등으로 단기적이며 일회성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ODA 사업의 분절화가 증가되어 한국의 개발 효과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ㅇ 연구재단에서 수행하는 지구촌기술나눔센터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9년으로 종료된 지구촌

기술나눔센터의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주제와 목표 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 (국가적 아젠다로의 신남방정책 부상) 최근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ODA와 

연계된 국정과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ㅇ 정부의 신남방정책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과학기술ODA는 한-아세안 관계를 

단순한 원조를 넘어 동반 혁신 성장의 파트너로 발전시킬 수 있다.

     ㅇ 신남방정책에 따른 외교의 다변화와 신경제질서속에, 인적, 문화적, 교육 뿐아

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전 방위적 교류 및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목표인 수원국의 과학기술 ICT분야의 발전과 역량 제고, 개도

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적정기술의 이전과 협력, 이를 통한 국제적 리더쉽

을 확대할 새로운 과제의 발굴이 필요한 시기이다.

     ㅇ 따라서,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관련 국가들과 함께 미래 정책 아젠다 도출과 

통합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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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제 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

개된 2020년 추진과제는, 향후, 글로벌 공동목표인 2030년 SDGs의 달성 지원 및 

한국의 ODA 미션 및 비전의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설정

하였다.

     ㅇ 과학기술 ODA분야는 이러한 중장기 방향에 따른 로드맵의 제시가 매우 시급

하며, K-SDGs와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갖는 중장기적 과제의 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ㅇ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예산 계획에 의하면, 2020년 ODA의 목표는 

글로벌 동반성장 기여 및 개도국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며, 정부 ODA정책과

의 부합여부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따라서, 2021년부터 시작되는 신규과제의 기획 및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문제

해결거점센터의 활용방안 및 지구촌기술나눔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기획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적정기술을 통한, 그동안의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글로벌한 확대 및 확산

을 위한 장기적 기획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표

   □ SDGs의 2030년 목표에 부합되는 과학기술 ODA의 역할을 정립하고, 신남방정

책을 확산하기 위한 향후 10년의 과학기술 ODA의 로드맵을 도출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ㅇ 과학기술ODA 로드맵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ㅇ 동반성장과 사회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재로서의 과학기술ODA 역할을 정

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로드맵을 도출한다.

     ㅇ 과학기술ODA의 현장ㆍ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ODA 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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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과학기술ODA 전문가 세미나 개최

     ㅇ 분야별 과학기술ODA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학기술ODA 주요 분야 도출 

및 로드맵을 기획하고,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장기적 핵심 과제

를 도출하도록 한다.

  2. 분야별 과학기술ODA 추진 로드맵 확보

     ㅇ 향후 10년을 목표로 단계별 상세 추진 전략의 로드맵을 마련한다.

<표 2> 단계별 상세 추진 전략(예)

     ㅇ 로드맵을 바탕으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ODA 주요 과제를 

도출한다.

2020 2030

대주제

추진 목표

최종
목표

주제
시기별 연구주제

-
연구세부내용

시기별 연구주제
-

연구세부내용

시기별 연구주제
-

연구세부내용

방안 전략/방안 전략/방안 전략/방안

포럼 준비

→

포럼 개최
(약 5회)

→

의제 발제

→

의견 개진

→

의사결정

적정기술학회 적정기술학회 발제자 참석자 전원 참석자 전원

<표 1> 전문가 세미나 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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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야별 향후 추진 과제(예)

     ㅇ 로드맵 작성과정은 아래와 같다.

1. 기초작업 (적정기술학회)
1.1. 과학기술 ODA 주제 및 수립기간 설정

1.2. 과학기술 ODA 10년 로드맵의 범위 설정

1.3 대상 세부 분야의 설정 및 전문가 위원회 구성

1.4 세부분야의 핵심 전략과제 도출

2. 현황 분석 및 예측 (전문가위원회)
2.1. 과학기술 ODA 로드맵 수립을 위한 국내외 현황 분석

2.2 관련 분야의 파급효과 및 K-SDGs 국정과제, 신남방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2.3 관련 분야별 키워드 및 중점과제 도출

3. 목표 및 전략 수립 (적정기술학회 및 전문가위원회 공동작업)
3.1 전략 및 비전 도출

3.2. 로드맵 작성

2020 2030

중점분야

과학기술ODA 중점과제 비전

중점과제 1

주제 및 내용

중점과제 2

주제 및 내용

중점과제 3

주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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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연구의 추진방법 및 전략

     ㅇ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과학기술ODA 전문가 세미나 기획, 

로드맵 구축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연번 주요분야 성명 소속 직위 및 역할

1 물 분야

신귀암 아주대 교수

독고석 단국대 교수

이석헌 KIST 적정기술센터장

정성필 KIST 연구원

박헌균 ETRI 연구원

2 기후변화 분야

김자겸 유신코퍼레이션 부사장

김승현 경남대학교 교수

최영준 WI.PLAT 박사

3 에너지

오용준 한밭대학교 교수

안성훈 서울대학교 교수

이광일 (사)나눔과기술 이사

4 글로벌문제해결거점 분야

문지현 아이브릿지 대표

안성훈 서울대학교 교수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

5 ICT 분야

서덕영 경희대학교 교수

조대연 한동대학교 명예교수

손문탁 JIT 대표

최혁 JIT 연구원

민문기 IPO네트워크 박사

성기숙 솔라미션 박사

정유철 AfroTV 박사

6 국제협력 분야
김도원 I-DREAM 박사

장수영 포항공과대학 교수

7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 분야
박미영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
협동조합

박사

김인환 D-Kore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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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문가 자문위원회 명단

[그림 Ⅰ-4] 로드맵 작성 과정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성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

협동조합
박사

8 보건 분야

안규리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김선영 서울대학교 보건대 교수

김웅한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신좌섭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엄중식 가천대학교 의대 교수

9 교육 분야

김용수 한양대학교 교수

이원구 서강대학교 교수

윤석용
한국기술사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최윤정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팀장

박상희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간사

우연택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연구원

10 환경 분야
최영균 충남대학교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2장  과학기술ODA 전문가 세미나

제1절. 전문가 세미나 개요

제2절. 전문가 세미나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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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학기술ODA 전문가 세미나

 제1절. 전문가 세미나 개요

   □ ｢분야별 과학기술ODA 추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

영한다.

     ㅇ (규모) 40인 내외로, 적정기술학회 내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전문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포럼 조직을 

구성한다.

     ㅇ (주요 역할) 과학기술ODA 추진 로드맵의 주요 분야를 도출하고, 비전 및 목표

를 설정하여,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 상세 추진 전략을 마련함을 목표로 한

다. 또한, 과학기술ODA 추진 로드맵 기획을 위한 자문과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협업 방법, 아이디어 등을 제안한다.

     ㅇ (운영 방안)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분야별 과학기술ODA 추진 로드맵을 

도출한다.

     ㅇ (세미나 의제(자료) 준비) 전문간 자문단에서는 분야별 주제를 미리 지정하여 

의제 관련 발제자 지정 및 발제 자료를 요청하고, 참석자에게 자료를 배포한

다.

     ㅇ (세미나 진행 방식) 개최일을 지정하고 세미나 준비, 세미나 개최, 의제 발제, 

전문가 의견 개진, 의사결정 순으로 진행한다.

세미나 의제 및 관련 전문가 참석자 등 개최 계획은 포럼 1주 전 공지

세미나 전반 진행은 적정기술학회에서 주관, 의제별 토의는 참석자 자유토론 

유도

의제 발굴

→

발제자료 준비

→

발제자료 제출

→

자료 배포

→

사전의견 준비

적정기술학회
& 발제자

발제자
발제자 →

적정기술학회
적정기술학회 참석자 전원

<표 5> 전문가 세미나 의제(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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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는 준비한 자료를 핵심내용 위주로 발제

참석자들은 발제안에 대한 질문 사항 및 의견 제시

제시된 아이디어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럼에서 정리

     ㅇ (세미나 결과 관리) 세미나 의제별 주요 의견 및 결정 사항 등은 관련 분야 전

문가와 협업하여 결과를 관리한다. 각 분야별 담당자는 주요 의견 및 요청 사

항 등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구

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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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전문가 세미나 추진 결과

  1. 1차 전문가 세미나(제3차 과학기술ODA 리더스 포럼)

   □ 1차 전문가 세미나(제3차 과학기술ODA 리더스 포럼) 개요

     ㅇ 일시 : 2020년 6월 19일(금) 14시

     ㅇ 장소 : 서강대학교 본관(A관) 4층 대회의실

     ㅇ 참여 전문가 : 신관우 서강대학교 교수, 정성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안규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ㅇ 주요 내용 : 과학기술ODA의 발전 방향 및 협력 분야 논의

COVID-19 대응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활동 소개 

한국의 과학기술ODA 현황 소개 및 물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ODA 논의

보건의료 분야의 과학기술ODA 활동 소개

<표 6> 1차 전문가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 신관우 교수(서강대, 적정기술학회 회장)

14:00~14:05 인사 말씀 1차관

14:05~14:10 환영 인사 및 학회 임원소개
신관우 교수

(서강대, 적정기술학회 회장)

14:10~14:35
COVID-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적정기술 소개

및 과학기술ODA 국제컨퍼런스 추진 계획

신관우 교수

(서강대, 적정기술학회 회장)

14:35~14:50 질의 응답 및 토의

14:50~15:10 물 분야 과학기술 ODA 10년 로드맵
정성필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10~15:25 질의 응답 및 토의

15:25~15:45 보건 분야 과학기술 ODA 활동 소개
안규리 교수

(서울대학교)

15:45~15:55 질의 응답 및 토의

15:55~16:00 마무리 말씀 1차관



- 14 -

  2. 2차 전문가 세미나

   □ 2차 전문가 세미나 개요(과학기술ODA 웨비나)

     ㅇ 일시 : 2020년 7월 23일(목) 14시

     ㅇ 장소 : 호암교수회관

     ㅇ 참여 전문가 : Tomas Landrain 프랑스 Just One Giant Lab 대표, Johanes Eka 

Priyatma 인도네시아 Sanata Dharma 대학 총장, Karoli Nj며 탄자니아 

NM-Aist 대학 교수, 김자겸 유신코퍼레이션 부사장, 김도원 I-DREAM 동반성

장연구원 부회장, 박형동 서울대 교수

     ㅇ 세미나 주제 : COVID 사회에서 성공적인 SDGs를 위한 과학기술ODA의 도전

     ㅇ 세미나 운영 방식 :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함

     ㅇ 주요 내용 : COVID-19로 인한 국ㆍ내외 ODA 환경 변화 및 과학기술ODA 중

ㆍ장기 로드맵에 반영

COVID-19 대응을 위한 국제 과학기술자들의 다양한 활동 소개 

기후변화ㆍ국제협력ㆍ에너지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ODA 논의

구분 시간 프로그램

사회 : 신관우 교수(서강대, 적정기술학회 회장)

1부

-

국외연사세션

14:00~14:05 환영사 국제협력관

14:05~14:25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과학기술자들 활동 소개

Tomas Landrain

(CEO of Just One Giant Lab)

14:25~14:30 질의 응답

14:30~14:45
COVID-19하에서의 과학기술 교육

및 인도네시아 대학의 대응 방안

Johanes Eka Priyatma

(Sanata Dharma 대학 총장)

14:45~14:50 질의 응답

14:50~15:05
COVID-19하에서의 글로벌

문제해결거점의 현지사업 진행 소개

Karoli Njau

(NM-Aist 대학 교수)

15:05~15:10 질의 응답

15:10~15:20 휴 식

<표 7> 2차 전문가 세미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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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차 전문가 세미나

   □ 3차 전문가 세미나 개요

     ㅇ 일시 : 2020년 8월 28일(금) 9시 30분

     ㅇ 장소 : 온라인 회의 ZOOM

     ㅇ 참여 전문가 :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 김용수 한양대학교 교수, 한동대학교 

조대연 명예교수

     ㅇ 주요 내용 : 과학기술 기반 ODA 현황 분석 및 과학기술ODA 중ㆍ장기 로드맵

에 반영

과학기술 기반 ODA 현황 분석 

글로벌문제해결거점ㆍ교육ㆍICT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ODA 논의

<표 8> 3차 전문가 세미나 프로그램

2부

-

국내연사세션

15:20~15:45
기후변화 분야

과학기술ODA 로드맵

김자겸 부사장

(유신코퍼레이션)

15:45~16:10
국제협력 분야

과학기술ODA 로드맵

김도원 부회장

(I-DREAM 동반성장연구회)

16:10~16:35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ODA 로드맵

박형동 교수

(서울대학교)

16:35~16:50 질의 응답

16:50~17:00 마무리 말씀 국제협력관

시간 프로그램

사회 : 신관우 교수(서강대, 적정기술학회 회장)

09:30~09:50
글로벌문제해결거점 분야

과학기술ODA 로드맵

독고석 교수

(단국대학교 교수)

09:50~10:00 질의 응답

10:00~10:20 교육 분야 과학기술ODA 로드맵
김용수 교수

(한양대학교)

10:20~10:30 질의 응답

10:30~10:50 ICT 분야 과학기술 ODA 로드맵
조대연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10:50~11:0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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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가 세미나 시사점

   □ 총 3차로 진행된 전문가 세미나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이 있는 과학기술ODA의 향후 10년의 로드맵 방향을 설정하였다.

     ㅇ 1차 전문가 세미나를 통하여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협력의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처하기 위한 향후 10

년간의 로드맵 도출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로드맵 수립을 위한 국내

외 현황 분석을 통해 SDG와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2차 전문가 세미나는 온ㆍ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여 해외의 활동 및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COVID-19로 인한 국ㆍ내외 ODA 환경 변화를 

과학기술ODA 로드맵 도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

다. 로드맵 도출 시 분야별 중복성 등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을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ㅇ 3차 전문가 세미나는 언택트 시대로 변화에 따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살펴보

고, 이를 과학기술ODA 로드맵에 반영하여 준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전문 분야별 핵심 전략과제와 주요 키워드별 중점 과제의 개념, 도출 범

위 등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체 보고서 양식을 도출하였다.

   □ 전문분야별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ㅇ 전문분야별로 10년간 수행할 핵심 전략과제 도출

     ㅇ 도출한 핵심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주요 키워드별 중점과제 로드맵

     ㅇ 핵심전략과제의 10년 로드맵을 기반으로, 현재 이슈, 경쟁력, 가능성, 글로벌 

동향 등을 고려한 주요 키워드를 발굴

     ㅇ 이러한 keyword를 바탕으로 시급히 수행해야 할 과제를 도   출



     3장  물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물 분야 적정기술

제2절. 물 분야 핵심 전략 과제

제3절. 물 분야 중점 과제

Ÿ 대표 집필자 정성필 (KIST)

Ÿ 참여위원

신귀암 (아주대학교)

독고석 (단국대학교)

이석헌 (KIST)

박헌균 (ETRI)

Ÿ SDGs 연관 분야 G6, 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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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물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물 분야 적정기술

  1. 개념

   ㅇ 물 분야는 생활용, 농업용, 산업용 등 다양한 목적의 용수 생산과 사용 후 배출

되는 하수 및 폐수의 적절한 처리 그리고 수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수, 

지하수, 빗물, 해수 등을 다루는 영역이다. 물은 에너지와 함께 인류 생활에 가

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며, 인구증가와 산업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활

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물의 부족은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위생 및 건강 문제와

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물 분야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전 세

계 물 시장 자료를 아래과 같이 정리하였다. 

   ㅇ 전 세계 물 시장은 2010년 기준 4,828억 달러(약 570조 원)이며, 2025년까지 

8,650억 달러(약 1,020조 원)로 성장 예상된다(Global Water Intelligence, 2011).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산업 수요(특히, 농업 분야) 증가로 물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Global Water Intelligence, 2011).

   ㅇ 대부분 국가의 상하수도 운영은 공공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 11% 정도를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Pinsent Masons, 2013), 2020~2030년의 수자원 인

프라 시장 규모는 1,037억 달러(약 120조 원)로 전체 인프라 시장 규모(1,799억 

달러(약 210조 원))의 57.7%로 예측됨. 같은 시기의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인프라 

시장 규모가 414억 달러(약 48조 원)로 예상되어, 전 세계 수자원 인프라 시장의 

39.9%에 해당됨(OECD, 2006)을 알 수 있다.

   ㅇ 2020~2030년의 수자원 인프라 시장 규모는 1,037억 달러(약 120조 원)로 전체 인

프라 시장 규모(1,799억 달러(약 210조 원))의 57.7%로 예측됨. 같은 시기의 개발

도상국의 수자원 인프라 시장 규모가 414억 달러(약 48조 원)로 예상되어, 전 세

계 수자원 인프라 시장의 39.9%에 해당됨(OECD, 2006)

   ㅇ 농업 용수 및 생활 용수의 부족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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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지역에서의 저비용 물 생산 기술 개발이 특히 요구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물 관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스마트 물 관리 기술에는 

분산된 수자원(지표수, 우수, 지하수, 해수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기술과 IT 

기술이 적용된 센서 기반의 수질 및 수량 측정 및 관리 기술이 해당한다.

   ㅇ 또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물 관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스

마트 물 관리 기술에는 분산된 수자원(지표수, 우수, 지하수, 해수 등)을 통합적

으로 활용하는 기술과 IT 기술이 적용된 센서 기반의 수질 및 수량 측정 및 관

리 기술이 해당한다.

  2. 중요성과 필요성

   ㅇ 물과 위생 관련 ODA 사용액은 전 세계 ODA 규

모의 5.6 %에 해당하는 큰 분야이다(8조 (물과 

위생, 5.6%) / 155조 (총 ODA 규모, 2015) (World 

Health Organization, UN- Water, 2017)). 인류의 

생존에 있어 물은 필수적인 자원이며, 특히, 안

전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인류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 WHO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50%가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규모 수도 관로 

건설과 같은 토목사업을 통한 물 공급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나, 농촌 지역과 같이 거주 특성이 

분산적이거나, 주변에 적절한 지표수 수자원(강 또는 호수)가 없는 경우 비용의 

문제로 공공 인프라의 확산이 느린 편이다. 따라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형이고 off-grid 형태의 수처리 시스템의 적용이 최근 많이 

추진되고 있다.

 

  3. 물 분야 과학기술ODA와 SGD의 연관성

   ㅇ 물 분야의 경우 SDG 목표 6 ‘안전한 물 공급과 위생시설 보급’과 SDG 목표 

13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림 Ⅲ-1] 2015년 물과 위생 관련

ODA 지출 (출처: 정성필 등, 적정기술

학회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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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목표 6번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 물 분야의 적정기술 개

념이며, SDG 목표 13번의 경우는 공공 수처리 시설의 지속적인 에너지 비용 절

감 수요와도 관련 있으며, 하수처리 시설의 경우 미생물을 이용하여 하폐수에 

포함된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여 물 속의 탄소를 제거하여 부영양화를 막

는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Ⅲ-2] 물 분야 관련 SDG 목표(좌:SDG 6 (안전한 물 공급과 위생시설 보급), 우: SDG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

(출처: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 development-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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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물 분야 핵심 전략 과제

   ㅇ 과학기술ODA 로드맵을 도출하기에 앞서 추진 전략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국내 산학연 주체들이 핵심전략기술을 도출하고, 해당 기술들을 글로벌문제해결

현지거점센터를 통하여 현지화 또는 검증하며, 향후 국제기구 등과 국제공동협

력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ㅇ 추진 전략에 따른 전체 목표로서 “현장 결합형 지속가능한 물/위생 적정기술의 

개발/확산/산업화”를 도출하였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각 3년/3년/4년의 3

단계로 연구 및 협력을 추진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

제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위생 사업 추진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림 Ⅲ-3] 물 분야 핵심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개념도

     [그림 Ⅲ-4] 물 분야 핵심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추진 계획

   ㅇ 물 분야의 공정기술과 소재기술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으며 핵심전략과제를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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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전략과제 #1

가. 핵심전략과제명: 물 분야 현지 및 첨단 글로벌 문제해결 거점센터 구축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적정기술 수요에 맞는 독립형 중소규모 정수 처리 시스템 개발

     ㅇ 적정기술형 저비용 환경친화적 하/폐/오수 처리 기술 개발

     ㅇ 적정기술형 고효율 혁신 소재/공정 개발

다. 국내외 현황 분석

 1) 물 분야 : 공정 분야

     ㅇ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최근 들어 일반적으로 고가로 알려진 먹는 샘물이 식수

로 활용되는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 나라의 수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며,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Ⅲ-5] 도시 지역에서 수돗물이 아닌 먹는 샘물을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비율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가나, 터키)

     ㅇ 우리나라의 먹는 샘물 비용을 조사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98~1,083

$/m3의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양하연 등, 대한상하수도학회지, 2020). 이는 

일반적으로 정수처리에 필요한 비용인 0.5-1 $/m3의 약 100-1,000배에 해당하

는 가격으로, 소득에 비에 많은 비용을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데 소모하게 되

어 충분한 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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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국내 먹는 샘물의 구입 비용

     ㅇ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 간이 수처리 시설을 개도국

에 적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수행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자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보급하고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방식

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자국의 ODA 비용에 의존되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기술로 정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기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ㅇ 현지에서 간이형 수처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운영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활용하여 획득한 CO2 배출권으로부터 수

익을 얻어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찾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며, 수처리 시스

템의 운영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 및 풍력 

등) 기반의 전력시스템의 확충도 추진되고 있다.

     ㅇ 따라서, 위의 조건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ODA 수요에 맞는 용량별 

가변블록형 중소규모 정수처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기술의 안

정적인 운영 방안으로서 CDM 사업과 연계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ㅇ 또한, 위의 중소규모의 정수처리 시스템 뿐만 아니라, 독립(개인)형 수처리 장

치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HABITAT에서 제시한 개도국을 위한 

6가지 수처리 디자인으로 Lifestraw, ceramic water filters, life sack, water

purifying bicycle, solar ball, water bottle with UV rays와 같은 개인형 수처

리 장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기술들은 모두 독립(개인)형 수처리 기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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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며, 개도국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가구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수 기술 뿐만 아니라 일부 도시화가 진행된 개도국에서는 저에너지형/온실

가스 저감형 오폐수 처리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영국에서도 온실가스 저감형 오폐수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미 2009년부

터 추진되고 있으며, 저에너지형 오폐수처리 기술의 예로서 Bill & Melinda

Gates 재단에서 중요 기술로 선정한 OMNI-process가 있다. OMNI process는 

분뇨를 처리하여 에너지와 식수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

으며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Ⅲ-7] 물 분야 적정기술 공정 예시

(좌: 이산화탄소 저감 공정(Transforming wastewater treatment to reduce carbon emissions, Environment

Agency, UK (2009)), 우: 하폐수에서 먹는 물 생산 공정(OMNI-process))

 2) 물과 위생 분야 : 공정 분야

     ㅇ 물과 위생을 동시에 다루는 영역은 주로 오수(분뇨) 처리 영역에 해당하며, 전 

세계적으로 저렴하고 주변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화장실 시스템에 대한 보급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에티오피아 지역

의 화장실 보급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는 66% 지

역은 여전히 위생적이지 못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ㅇ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무동력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장실

이 제안되고 있다. 하나의 예시로 Caltech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뇨를 

처리함과 동시에 처리된 뇨를 이용하여 수세식 화장실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물 공급 없이도 동작 가능한 수세식 화장실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시설은 중국과 인도에서 실증 시설로 테스트 된 바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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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완성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Ⅲ-8] 에티오피아 지역의 화장실 보급률   

       

[그림 Ⅲ-9] 태양에너지 기반 무동력 수세 화장실 시스템

    ㅇ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중 보건 위생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물과 위생 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수처리장에서 바이러스를 측정함으

로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염병을 진단 및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수요를 도출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하수기반역학(wastewater-based 

epidemiology)과 연계되어 실제 적용을 위한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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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하수처리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측정을 통한 모니터링 기술 예시

 3) 물과 위생 분야 : 소재 분야

     ㅇ 물과 위생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소재들도 아래과 같이 지속적으

로 개발되고 있다. 물 분야의 소재들은 주로 공공 시설에 보급되는 만큼, 저에

너지형 저비용 소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는 오히려 고비

용이지만 고성능의 소재를 개발하여 수질을 향상 시키거나, 공정을 단순화 시

키거나, 교체 주기를 향상 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간단한 방

식으로 세척이 가능한 필터 소재는 향후 수처리 소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성능 수처리 분리막 소재가 개발되는 경우, 원수 수질이 

나쁘더라도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까지 차단하는 수처리 시스템의 형태로 개도

국에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Ⅲ-11] 첨단 기능이 부가된 환경 소재

(좌: 세척가능 필터 소재(KAIST, 2020), 우: 고성능 분리막)



- 27 -

2. 물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Ⅲ-11] 물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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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물 분야 중점 과제

1. 중점과제명 #1: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생산 및 관리가 용이한 초저가 개인용 독립형 

해수 담수기의 개발 및 현지 실증

가. 해당 중점과제의 내용, 중요성 및 필요성, 파급효과

     1) 연구 내용 : 외부의 전기 및 연료 공급 없이, 신재생에너지로 독립적 운용이 

가능한, 소형 해수 담수기로서, 제조 비용이 극히 낮고, 대부분의 부품 소재를 

현지에서 조달 직접 생산 공급이 가능한 담수화 시스템의 개발과, 이의 해외 

현지 실증. 현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생산, 보급 사업화와 그 인문학적 파급

효과에 해단 실증 연구이다.

     2) 중요성 및 필요성 : 해수 담수기는 도서지역이나, 염분으로 오염된 지하수/지

표수원이 있는 지역민의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이다. 염분의 제거는 침전이나 

여과, 살균 등, 비교적 저렴한 수질 정화 방법과 달리, 많은 에너지 사용과 비

교적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고가 장비를 사용하므로,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어려웠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형

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존 기술의 특성상, 저개발 빈곤국가에서 대규모 시스

템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 및 부품소재

의 지속적 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존에 보급된 시스템도 장기간 지속가

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 

즉, 다음 조건이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 및 이의 보급이 필요하다.

         1. 저개발국가 현지에서도 소재 수급이 용이하여, 극히 저렴한 비용에 생산 

및 보급이 용이하고;

         2.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직접 유지 관리가 쉬우며;

         3. 작게는 개인 규모, 크게는 마을 단위의 소형으로도 독립적으로 운용이 가

능하고;

         4. 외부에서 전력, 화석연료등의 에너지 공급 없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할 것.

     3) 파급효과 : 기술의 개발 및 현지 실증을 거친 후, 현지 국가의 정부기관 및 기

업과의 합작을 통해 현지 생산 및 보급을 추진할 경우, 해외와 국내 양측에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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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외 

         - 식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식수 공급: 독립형, 자가운영 방식이므

로, 상수도, 전력선과 같은 대형 사회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고, 사용자 스

스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함. 

         - 기존의 시스템처럼, 단순 수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닌, 일부 자국내 직접 

생산이 가능하므로, 자국의 고용환경 개선 및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됨. 이

는 현재의 세계적 국제 원조 트랜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UN 등의 국

제원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도 용이할 것임. 

      ㅇ 국내

         - 기술투자를 통한 해외 각국에서의 현지 기관과의 합작사업화 진행

         -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 창출 뿐 아니라, 향후 타 사업

기회의 확장, 정부간 교류확대를 통한 간접적 이익 창출 가능. 

         - UN등 국제 환경 원조사업 참여기회 확보 및 UN 기후 변화 SDG 의 

mitigating climate change 분야 기여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초저가 독립형 해수담수기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한 실용화 

사례는 없다. 영국의 Desolenator 에서는 $450 수준 상용시스템 개발했으나, 

아직 가격면이나 현지 적용성 면에서 부족한 현실이다. 그 외에도, Solarball, 

Eliodomestico, 다양한 solar still등의 적정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에는 물 생산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기술은 없으나, 학교 (UNIST, 한양대, POSTECH 등), 연구소(KIMM, KIST등)등

에서 막분리법, 증류법, 축전법, 생체모방법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상용화를 위한 Startup준비 (ETRI등) 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독립형 저가 해수 담수화, 특히 신남방정책에 해당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뿐 아니라, 대양 도서국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등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공히 필요로 하는 기술이며, 기후변화의 완화부분의 UN SDG의 핵

심 기술 중 하나임. 또한, 대중화를 위해서는 현지화 가능 기술이 필요하므

로, 저개발국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과 첨단기술의 융합이 시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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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당 연구는, 국내 기술개발과 실제 적용 국가의 실증 연구가 융합되어야만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단, 기존의 후보 기술군을 발굴, 육성하고, 현지 

적용성이 뛰어난 기술을 복수로 선정, 해외 기관과의 공동 실증 및 사업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라. 연구 기간 및 목표

      ㅇ 실용화를 위한 목표설정: 초저가 (내구연한내 담수량 대비 시스템 가격 

$0.02/L 이하), 초소형 독립운영(최소 3L/day 이하급 독립 가동 가능), 저개

발국 현지 생산 및 유지 가능 

     1) 1단계 (2~3년): 산,학,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는 후보 기술들에 대

한 소형 개발과제 다수 선정 지원

     2) 2단계 (2~3년): 실용화에 근접한 후보 기술 선별, 해외 현지 기관과의 공동 현

지 실증 (최소 2년 이상의 현지 실증 데이터 확보)   

     3) 3단계 (2~3년): 해외 기관과의 공동 사업을 전제로 한, 기술 제휴, 현지 생산 

및 운용 적정성 실증

     4) 4단계 (2~3년): 해외 공동 보급 사업 및 이를 통한 해당 지역사회의 보건, 경

제, 문화, 관련 파급효과 연구

 2. 중점과제명 #2: 개발도상국에서 간헐 운영 되는 분리막 공정의 유지 보수비 절감

을 위한 저비용 막오염 측정 기술 개발

가. 해당 중점과제의 내용, 중요성 및 필요성, 파급효과

     1) 연구 내용 :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수처리 분리막 시스템의 유지비용을 절감

하기 위하여 저비용 센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막오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막오염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중요성 및 필요성 : 개발도상국에서 운영되는 수처리 시설들은 최근  소규모 

off-grid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태양에너지가 부족한 시기에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간헐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다. 간헐 운영되는 수처리 시설

의 경우, 공정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특히, 분리막 공정이 적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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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분리막의 막오염이 심화되어 분리막의 교체 주기가 수명보다 매우 줄어

들게 되어, 분리막의 교체 비용 과다 문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수처리 시

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분리막 공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막오염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 기술들이 전 세계적

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 현지에 전문가가 없어도 자

체적으로 세정이 동작하도록 개발될 수 있어, IT 기반의 분리막 모니터링 및 

세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3) 파급 효과 :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 수처리 분리막 기술이 다수 보급되고 있으

나, 유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설치 후 방치 또는 폐기 되는 경우가 많이 있

음. 이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 실제 적용된 수처리 분리막 시스템의 운영 안정

성을 확보하여, 전문가 없이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전 세계적으로 수처리 공정, 특히, 역삼투 공정 및 막증류 공정을 대상으로 

분리막 표면에 발생하는 막오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으며, 막오염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각적 모니터

링 기법이 다수 연구되고 있다.

      ㅇ 분리막 모니터링 기술에는 OCT와 같은 고가의 장비 뿐만 아니라 CCD 카메

라와 같은 저비용 장비도 활용되고 있다. 아직 분리막 표면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막오염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ㅇ 국내 연구진들도 최근 들어 수처리 분리막에서 발생하는 막오염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분리막에서 발생하는 막오염의 실

시간 모니터링 연구는 IT와 환경 분야가 연계된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이다.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다수 설치되고 있는 간헐 운전되는 수처리 기반

의 분리막 공정에서 발생하는 막오염으로 인하여, 전문가 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안정적 수처리 시스템 운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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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 번 일정 수준 이상의 막오염이 진행되면 더 이상 세정으로도 분리막 성능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어 막오염의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현지 적용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라. 연구 기간 및 목표

      ㅇ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어 간헐 운전되는 다양한 수처리 분리막 시스템별 적용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 1단계 (2~3년): 다수의 후보 기술을 대상으로 간헐 운전되는 수처리 분리막 시

스템의 막오염 특성 분석

     2) 2단계 (2~3년): 1-2개 후보 기술을 선정 후, 개발도상국에서 실제 운영 중인 간

헐 운전되는 수처리 분리막 시스템에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및 

성능 검증

     3) 3단계 (2~3년): 검증된 1-2개의 기술이 적용된 수처리 분리막 시스템 보급

 2. 물 분야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Ⅲ-12] 물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4장  기후 변화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기후 변화 분야 적정기술

제2절. 기후 분야 핵심 전략 과제

제3절. 기후 분야 중점 과제

Ÿ 대표 집필자 김자겸 (유신 코퍼레이션 부사장)

Ÿ 참여위원
김승현 (경남대학교 교수)

최영준 (위플랫 박사)

Ÿ SDGs 연관 분야 G5, G6, 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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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후 변화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기후 변화 분야 적정기술

  1. 개념

 

   ㅇ 기후 변화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된 자연재해를 저감하는 모든 활동을포

함하는 분야이다. 기후변화의 2개 중요한 분야인 저감(mitigation)과 적응

(adaptation)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중의 첫 번째 요인인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적응 분야로 한정한다. 또한 적응 분야 중

에서도 가장 자금이 많이 투입되었던 물 분야를 기후 변화 분야 과학기술ODA 

중점 분야로 선정한다. 그리고 기술개발의 형태는 단편적인 개발보다는 또한 

ODA의 단점인 ‘일회성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상실’을 방지하고자 종합적인 사

업 형태로 진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이고도 생활과 연계된 종합적인 솔루

션을 제공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ㅇ 적응(adaptation)의 핵심분야인 물 분야에서도 OECD DAC가 제시한 ODA 하위  

분야에는 14가지의 해당분야가 있다. 14개 분야 중에서도 water supply, 

sanitation, water reuse, groundwater recharge, water resources conservation 등

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지역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안지역이 되겠으며, 실행 분야는 이러한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로 꼽히는 염

분 침입에 따른 안전한 식수의 확보문제와 농업과 어업에 끼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ㅇ SDGs와의 관련성은 첫 번째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염분 침입으로 식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6. 안전한 식수와 위

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본 기후변화 적정기술로 해당 지역의 

주민의 정주성 (livelihood)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하게 하는 “13. 기후 행동”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또한,  안전한 

식수가 가정이나 kiosk같은 인근 물 배급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까지 물을 길어 오던 여성과 아동이 장시간 걸리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결과

가 되므로 “5. 성 평등”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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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요성 및 파급효과

   ㅇ 대상 국가는 과학기술 ODA의 지원을 받는 나라로서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취

약한 나라가 대상이다. 대표적인 국가로서는 Vulnerable 20 (V20)에 포함된 나라

들과,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종 평가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평가

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ODA를 받는 나라들로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

탄, 코트 디 브아르 등이 대상국가로서 다루어진다. Vulnerable 20에는 

Afghanistan, Bangladesh, Barbados, Bhutan, Burkina Faso, Cambodia, Colombia, 

Comoros, Costa Ric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ominican Republic, 

Ethiopia, Fiji, The Gambia, Ghana, Grenada, Guatemala, Haïti, Honduras, Kenya, 
Kiribati, Lebanon, Madagascar, Malawi, Maldives, Marshall Islands, Mongolia, 

Morocco, Nepal, Niger, Palau, Palestine,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Rwanda, Saint Lucia, Samoa, Senegal, South Sudan, Sri Lanka, Sudan, Tanzania, 

Timor-Leste, Tunisia, Tuvalu, Vanuatu, Viet Nam and Yemen이 참가국으로서 

대부분이 World Bank가 선정한 ODA 수원국 기준에 포함되는 국가들이다. 이들 

23개 국가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기술ODA 지원과제에 적절한 조건을 가

진 국가는 우선적으로 신남방정책의 전략핵심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주변국가로서 아프리카에서는 코트 디 브아르와 튀니지를 

선정한다.

   ㅇ 해당국가에서의 중요성, 문제점: 이들 국가의 해안 지방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

수면상승에 따른 피해는 염분 침입으로 식수오염에 따른 안적한 식수 부족, 농

업용수 부족, 수생태계 파괴 등 주민의 삶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안전한 식수의 부족은 주민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거주해 오던 지

역을 떠나게 하는 요소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인력의 공백을 가져온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안전한 식수와 농업 및 산업에 사용되는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없이

는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적절한 

양의 양질의 용수 확보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ㅇ 또한 해당 국가들은 오랫동안 ODA 수원국으로서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단편적

인 기술이나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기술의 적용 및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을 제

공하지 못한 결과, 많은 사업들이 일시적인 효과만 거두었거나 시설/부품의 조달 

및 운영인력이 부족하여 중단된 사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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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은 기후, 에너지, 기술 수준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한 적정기술의 제공이 

필요하며, 동시에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에너지 설비 혹은 재생에너

지의 공급과 함께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동시에 제

공되어야 한다. 동시에 기획단계부터 현지 수요자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적정

한 기술의 선정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의 구성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가

능한 운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ㅇ 이 사업은 적용 대상국가가 ODA가 필요한 수원국으로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문제점은 안전한 용수공급이 안되어서 주민

들이 지역을 떠남으로 인하여 지역 커뮤니티가 무너지는 것이었는데, 안전하고 

풍부한 물의 공급으로 지역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정주성 (livelihood)를 증진시켜 지역

에서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의 활성화로 농업, 어업 및 관광산업의 융성으로 지역사회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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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기후 변화 분야 핵심전략 과제

1. 핵심전략과제 #1

가. 핵심전략과제명: 섬/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통합물관리 기술 개발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현지 수자원으로 내륙에 침입한 해수/담수 Interface 회복

     ㅇ 적정한 조합을 통한 저비용 제염시스템 구성

     ㅇ 경제적인 물이용을 위한 통합물관리 기술 확보

다. 국내외 현황 분석

     ㅇ 국내 및 국제적 과학기술 ODA에서 본 과제의 수행현황: 이제까지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물분야 ODA 사업은 현지의 특수한 여건과는 관계없이 공여국의 

시각에서 현지에서 필요한 최종 목적물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고 마

치는데 있었다. 따라서 일회성 기술의 단편적인 적용으로 지속가능성이 담보

되지 못한 시설들이 대부분으로서 고장이나 손괴 및 부품조달의 중단 등으로 

ODA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통합적이고도 지속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ㅇ 국내의 관련 연구 동향: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저비용 제염기술의 기

초기술은 이미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술들이다. 따라서 본 과제의 목적은 기초

적인 요소 기술의 개발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의 적절한 조합으로 현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경제적인 목적물을 만들어 내는데있다. 여기서 경제적인 

목적물은 풍부한 양의 저렴하고 안전한 물의 생산이다. 따라서 이 과제의 관

건은 이미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조합함으로써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 해수/담수 경계면의 회복, 및 통합물관리가 가능한 통합적인 

적정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ㅇ 본 과제를 도출하게 된 사회적 배경: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분야의 많은 

ODA사업은 “깨끗한 물의 제공”이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물은 양과 질이 지역의 기후 및 지형/지질 조건과 

조화된 상태에서 삶의 유지와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프라의 제



- 38 -

공이라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은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어

야 장기적인 운전이 가능한 재화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

조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ODA 사업은 시설의 제공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설치 당시 원하는 수질의 물이 제공되는 순간 공여국

의 의무는 다 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지 

여건, 특히 에너지 상황과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 고급의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일회성에 그치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해 ODA 사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ㅇ 또한 최근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과 강

우패턴의 변화는 해안구조물의 침식과 함께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의 오염

과 더불어 기존에 설치된 저수지의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게다가 변화

된 강우패턴에 대응하지 못한 저수지 운영은 공급능력을 더욱 더 저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ㅇ 그래서 이번 과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과 정주성에 중점을 

두고 거꾸로 기술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정주성을 위해서

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

는 여건 조성과 설비의 구성을 도모하였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소요 에너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한 수익발생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지의 기술수준에 맞도록 운전

이 용이한 설비의 선정과 구성 및 시스템의 조합을 도모하였다. 

라. 세부 내용

1)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가) 1단계 (2020~2023): 사업 착수 및 적정 기본 기술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조합 기술  개발

나) 2단계 (2023~2027): 실증사업 수행 및 Business 모델 개발, 빗물 & Bio Pond, 

제염시스템, 저수지개량

다) 3단계 (2027~2030): 운영관리 기술 및 사업 확산 모델 개발, 물순환 통합운영

관리 기술 개발 및 지속가능한 확산 모델 개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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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연구내용 및 action plan

       가) 지하수 염분 저지를 위한 빗물 폰드/Bio Pond 기술개발

         ㅇ 아래 그림과 같이 해안선을 따라 우기에 내리는 많은 양의 빗물을 모아 

건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적절한 규모와 인구 및 경제 발전 

및 해수/담수 경계면(interface)를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감안한 적정 숫자의 빗물 폰드 (RWH(Rainwater 

harvesting) Pond)를 조성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림 Ⅳ-1] 지하수 염분 저지를 위한 빗물 폰드/Bio Pond 기술개발

         ㅇ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자

생할 수 있는 천연 자연 식물을 활용한 무동력 하수처리기술과 재이용을 

위한 처리기술(Bio Pond)을 개발한다. 이 폰드는 평시에도 처리된 물을 지

하로 침투시켜 해수면 상승으로 침입된 해수/담수 경계면을 후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ㅇ 그리고 이 지역에 설치된 기존 저수지와 적정 숫자의 빗물 폰드 그리고 

Bio Pond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우기에는 염분침입 저지, 저류지와 하수처

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건기에는 저수지 역할과 염분침입을 저지하

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적정한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한다.

       나) 저비용 제염기술 개발 (water price 0.5$/m3)

         ㅇ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해안 지방의 지하수는 대

부분 염분이 침입되어 물속의 염분을 제거하여야 안전한 물이 된다. 하지

만 물속의 염분을 제거하는 기술은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기술로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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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운전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안전한 

식수를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식수의 원수인 지하수의 

염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더구나 내륙으로 침입한 해수는 주민들의 과

도한 굴착으로 인하여 정도가 심해진 것이므로, 침입한 해수를 육지의 지

하수 압력으로 뒤로 물리는 행동이 필요하다. 

         ㅇ 위에서 제안한 네트워킹으로 침입한 해수/담수 경계면을 다시 물러나게 

하면 결국 취수하는 지하수질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또한 염분을 가진 원수의 처리비용을 1m3당 0.5$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최신의 에너지 회수장치와 원수에 포함된 염분 농도에 맞는 멤브

레인을 사용하고 에너지원도 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

이나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초기 투자비는 들지만 장기

적으로 운영비용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

능해지는 동시에 원수처리비용을 목표 값에 맞출 수 있도록 기술의 조합

과 ODA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ㅇ 태양광은 앞에서 연안을 따라 설치한 빗물 폰드나 Bio Pond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기술을 적용한다. 이 기술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미 개발하여 

검증된 기술이므로 현지 여건에 조금만 변용하면 이미 설치된 폰드를 최

대한 활용하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다)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술 개발 및 확산 모델 개발

         ㅇ 여러 가지 저수지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규모가 큰 저수지는 일반적으

로 기존에 설치된 저수지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달라진 강우패턴을 수

용하기에는 규모도 적정하지 않고, 더구나 운영기술은 달라진 강우패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저

수지를 어느 규모까지 개량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패턴에 대응하는 

운영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범위를 결정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

다.

         ㅇ 그리고 저수지-폰드 네트워킹을 통하여 확보된 풍부한 양의 용수와 안전

한 식수로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준 물은 하나의 시설로 완성되

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저수지의 개량과 강우패턴에 맞는 운영기술 및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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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폰드 운영기술 및 Bio Pond 운영기술도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

여야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다.

         ㅇ 따라서 각 각의 개별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구조물과 연계하여 운

영하는 통합물관리 기술도 동시에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발될 중

요한 기술은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본비용과, 설치된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Business model이 필요하다. Business model에는 투입되는 자본 비용과 운

영비용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수익과 그 수익에 알맞은 각 종 

용수의 요금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비용의 절감이 이 사업의 성

과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 부문에는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Public-Private-Partnership(PPP) 사업 형태를 초기 단계부터 염두에 두고 

시작하여야 한다. 

         ㅇ 또한 이 사업이 ODA 재원으로 시작되는 만큼, 초기 투입되는 자본비용에 

대하여 끌어올 수 있는 ODA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이 시

설물들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시설물 이므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숣해야 하고, 

World Bank나 ADB와 같은 MDB의 기후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Co-financing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자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여

야 한다. 그리고 수상태양광은 기후변화 저감(mitigation) 분야에 해당되므

로 이에 대한 자금을 별도로 접근하여 다양한 형태의 ODA재원을 활용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ㅇ 이렇게 조성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을 ODA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원

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수요자인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은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무모델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Business model로서 

적정한 모델이 되도록 적정기술과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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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략 및 방안

       1) 수원국 선정 : 이 과제는 ODA 성격의 기후변화 적응과제이므로 적절한 기후

금융기관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적절

한 기후금융기관은 우리나라 송도에 본부를 둔 GCF이다. 현재 과기부에서 

GCF와 구조적으로나 성격적으로 가장 가까운 녹색기술센터 (GTC)를 통하여 

제안서 작성단계부터 GCF 자금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또한 

이 과제는 기후변화 ODA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 초기 단계부터 

수원국의 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 (NDA)와 National Designated 

Entity (NDE)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기후금융은 수원국 당사국의 “기후변화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에 반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

에, 이 사업이 NAP에 반영되도록 사전에 많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

원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단위 기술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인프라 성격의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의 

기관과 단체의 연합이 필요하다. 또한 물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나 징수에 대한 경험을 가진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수공이나 

지방자치단체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개입이 초기 단계부터 필요하

다. 따라서 조사 및 계획수립을 위한 엔지니어링 혹은 컨설팅 업체, 기술을 

확보한 민간기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학교나 연구기관, 운영 경험을 가

진 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 GTC, 기후변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업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감리업체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들로 이루어진 

얼라이언스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사업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수원국에도 한국 얼라

이언스와 우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

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양국의 얼라이언스와 통합 성격을 가진 얼라이언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사업의 재원은 성격적으로 국내ODA와 GCF자금으로 

나뉘는데, 기술개발에는 국내 ODA자금이 소요되고 실증사업과 확대사업에

는 GCF자금을 활용하는 Co-financing 구조를 기본으로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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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여가 필요한 부분인 부지 제공, 기술개

발인력 제공, 시설물 인허가 등 행정 처리는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수원국

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비용 계산 : 1단계 300만$, 실증사업을 포함하는 2단계는 1000만$, 그리고 확장

단계인 3단계는 2,000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요참여기관 : 엔지니어링 업체, 기후변화 컨설팅업체, 수자원기술 보유업체, 

지하수 함양기술 보유 업체, 자연친화형 무동력 하수처리기술 보유 업체, 빗물

관리 및 처리기술 보유 업체, 담수화시설 설치기술 업체, 사업모델 구성을 위

한 컨설팅 업체, 수자원/수도시설 운영 경험보유 기관, GTC 등이다.

4) 참여인력 : 엔지니어, 컨설턴트, 운영자, 연구원, 공무원, 금융전문가, 공공기관 

등에서 단계별로 주어진 업무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력이 필요

하다. 또한 장기적인 Capacity building을 위하여 초기 단계부터 정책과 운영을 

담당할 기관의 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다.

5) 목표달성을 위한 해외기관 협력 및 특정 지역 설정 및 인력 : 베트남 Cô Tô섬, 

인도네시아 Batam섬, 필리핀 Cebu지역. 주민의 수가 2만 이상이며 농업, 어업,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수면 상승으로 지하수에 해수가 

침입하여 식수의 안전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용수 수요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대상 국가의 NDA와 NDE, 인허가 관련 부처, 대학 등 

연구기관, 시설설치 건설사, 설비조달 민간기업, GCF, World Bank, ADB 등 이

다.

바. 최종목표

     ㅇ 통합수자원관리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과 경

제발전에 기여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에 영향을 심각하데 받았거나 

박을 지역에 대하여 제시된 사업모델이 실증사업에서 검증되어 MLA 

(Multilateral agency)로부터 실효성이 있는 최고의 기후변화 적응 모델로 인정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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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파급효과

     ㅇ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어 주민들의 정주성을 확보시켜 지

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안전한 용수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농업, 어업, 관광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커뮤니티를 보다 안정

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ㅇ 검증된 사업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개발도상국에 인식시키

는 기회가 될뿐더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 진출의 경험을 부

여하고 기후변화 사업에 참여할 경험과 함께, 세계 최대의 기후금융기관인 

GCF와 일해 본 경험으로 기후변화사업에 대한 기초를 닦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도전적이고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후변화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Ⅳ-2] 기후변화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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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후 변화 분야 중점 과제

1. 중점과제명 #1: 염분 침입 저지를 위한 빗물 폰드/Bio Pond+MAR 기술

가. 해당 중점과제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정의 : 이 과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받는 섬/연안지역 지

하수에 이미 침입된 해수를 다시 물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2) 중요성 : 섬/연안지역의 지하수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수의 수압과 주민들의 

과도한 굴착으로 이미 상당 부분 내륙으로 침입된 상태이다. 따라서 안전하게 

마실 물이 없는 주민들은 농업용수까지 염분이 침입하여 점차 삶의 터전을 잃

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내륙으로 침입된 해수를 다시 되돌리는 것

은 안전한 식수뿐만 아니라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

에 전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더구나 강수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수량을 바다로 흘려 내보내면서 부족한 지하수를 채우는 노력

이 없었다는 것은 스스로 삶의 터전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지하수

를 충진시켜 담수/해수 경계면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노력은 자연 생태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주는 정주성(livelihood)을 확보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3) 필요성 : 기후변화 적응노력의 핵심은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바로 그 지

역에서 사는 주민들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경제적

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과, 농업과 어업을 위한 양질의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은 그 지역을 기후변화로부터 지

키는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해외연구동향은 요소 기술에 대하여는 대부분 나와 있지만 조합하여 현지 여

건에 적정한 통합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기술은 연구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 연구 기반은 각 각의 요소기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

기 때문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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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의 대부분  이 해안 지역이나 섬지역

으로서 외부로부터 안전한 식수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역

을 떠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점차 지역이 황폐해 

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시급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많은 지

역에서 해수면상승에 따른 피해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부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얼라이언스

의 구축이다. 학계, 연구계, 기업, 엔지니어링, 컨설팅, 공공기관, 운영경험자, 

금융기관 등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를 한 가지 목적 아래 모

으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특별 entity가 필요하다.

      ㅇ 또한 이 과제의 실증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녹색기후기금(GCF)로부터 지원받

는 것을 최우선의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GCF와 초기 단계부터 연

계시킬 수 있는 중간단계나 중개역할을 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

다. 따라서 과기부 산하의 녹색기술센터(GTC)를 적극 활용하여 GCF가 운용

하고 있는 Project Preparation Facility(PPF) 혹은 Concept Note(CN) 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사업에 동참하

여 실질적으로 GCF의 자금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

      ㅇ 중점과제1의 규모는 국내ODA 200만$과 GCF와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CTCN) 자금 100만$을 포함한 전체 300만$로 예상된다. 현지조

사 및 타당성조사, 요소 기술개발, 조합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

술 개발에 대하여는 국내ODA 자금을 활용하고, 제안서 작성을 위한 현지조

사는 GCF자금,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CTCN의 자금을 활용하는 전

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ㅇ 이 과제는 ODA사업으로 현지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기획 초기 단계부터 가장 적절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수원

국의 해당 정부 부처와 기후변화 적응 담당부서인 NDA/NDE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동 수행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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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과제명 #2: 섬/연안지역 통합물관리 모델 개발

가. 해당 중점과제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정의 : 이 과제는 섬/연안 지역의 지표수-지하수-빗물을 과거에 따로 관리하던 

관행을 바꾸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물 

사용량을 현재 대비하여 50% 이상 늘리는 것이다.

2) 중요성 : 제한된 여건에 놓인 섬/연안지역에서 수자원은 지역 내부적으로 긴밀하

게 연결된 상태이지만 지역 외부와의 교환이나 이동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된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지하

수, 지표수, 빗물이 제각기 사용되고 관리된다면 자원에 대한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로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구조물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필요성 : 대부분의 섬/연안지역에서는 각 개인이나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지

하수를 사용하고, 고갈되는 지하수에는 무책임한 상태로 버려둔 것이 실정이다. 

그러다가 물이 부족하여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면 지역을 떠나 물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점점 활동에 필요한 물이 

있는 지역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적극적으

로 지하수를 보호하고 지표수와 빗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지하수를 충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노력은 별도로 개발해야만 적절한 수자원의 관리가 이루지기 때

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통합수자원관리 기술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4) 파급효과 : 통합수자원관리기술이 개발되고 도구가 개발되면 담수/해수 경계면

을 뒤로 물리기 위한 지하수충진(MAR)기술이 적용되어 지역의 강수량과 수요에 

적정한 규모의 빗물 폰드가 개발되고, 기존의 지표수 저수지의 물리적 개량과 운

영방법의 개선으로 과거보다 많은 양의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빗물 폰드에 

저장된 물을 사용함으로써 지하수의 사용도 적절하게 규제되어 과도한 굴착을 

피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현재 지역이 가진 자원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대체 수자원의 활용으로 지하수자원

의 보존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지하수의 충진으로 지하수내 염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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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줄임으로써 식수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

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은 요소 기술은 개발된 바가 있지만, 제한된 지역

에서 지하수 충진을 위한 빗물 폰드, Bio Pond, 기존 저수지 개량, 그리고 이

들 다양한 수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수자원관리기술은 개발된 사례가 없다. 

국내 연구 기반도 개발된 사례는 없지만, 과거 제한된 여건에서 다양한 수자

원관리 기술이 시도된 만큼, 이미 개발된 요소 기술을 활용하여 하나의 목적

으로 향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면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이 과제는 실증사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실증사업의 경우 상당한 규

모의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설 계획이 수립되는 동시에 계획된 규모

에 맞는 수자원 가용량을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른 다른 수자원 간의 상관

관계 파악 및 통합을 위해선 필요한 설비와 기술, 그리고 통합관리를 위한 

설비와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념이 정립되고 이에 따른 기술이 개발되

어야 해당 시설물을 구동할 수 있는 설비와 장비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과제는 실증사업이 인가되는 시점부터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

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통합수자원관리는 실제로 경험해 본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역

의 기후 및 수자원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지역의 사정에 

밝은 연구기관이나 수자원관리 기관 및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 관

제는 기술개발에 해당하므로 국내 ODA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이며, 규모는 

150만$ 정도로 산정된다. 통합물관리 과제는 시작부터 관련 기관과 얼라이언

스를 구축하고, 해외의 수원국 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도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과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솔루션을 실행 

도구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방향에 맞게 예산의 편성이나 인력을 구

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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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과제명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운영기술/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 해당 중점과제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정의 : 시설에 대한 자본투자비용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이 적시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운영관리기술의 개발과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2) 중요성 :  운영관리 기술이 부족하면 당초에 책정된 수준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

되어 안정적인 운영조건을 해칠 것이고, 처음부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제공하

는 비즈니스모델이 없이는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

는 구조로 이어진다.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비용이다. 만약 에너지를 기존 전력공급망에서 끌어 오거나 화석연료로 

충당한다면 부족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지속가능 하지 못하다. 따라서 에너지 보전을 위해선 수상태양광발전을 

ODA 자금이나 GCF자금을 설치하여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시

설물의 운영이 지속가능해진다. 또한, 민간의 효율성이 돋보이는 운영과 유지관

리 분야는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PPP사업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다.

3) 필요성 :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과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정적으로 양질의 수자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하

는 시설물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

속적인 Capacity building을 통한 시설물과 지역의 기술 수준에 맞는 운영기술과 

유지관리 기술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

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

는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4) 파급효과 : 이제까지의 ODA사업이 일회성이고 단기적으로 끝난 이유는 이렇게 

에너지와 인력 등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이 부

족하여 고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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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을 통한 지역의 여건과 수준에 맞는 운영기술과 유지관리기술의 제공은 

해당 지역을 검증을 통하여 인근의 유사한 지역에 적용됨으로써 해당 국가 전체

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비즈니스모

델의 개발과 검증을 통한 실행은 우리나라 ODA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각 종 다양한 ODA자금 및 기후자금과 연계한 지원형태는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

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ODA지원을 하면서 해당 지역 여건에 적절한 운영기술 및 유지관리 기술

/Business Model모델의 제공은 ODA사업이 놓친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연구 결과로는 과기부 사업 중의 하나인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의 사례가 

있다. 따라서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의 경험과 사례를 활용하면 이 과제

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이 과제는 실증사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운영기술과 유지관리기술은 

시설물이 완공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활동이고, 연지 여건에 맞는 

기술의 개발은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실증사업이 승

인이 나오는 시점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ㅇ 또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도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에 따른 자본투입비용과 

비용의 성격(유상 혹은 무상)이 결정되고 동시에 물의 사용 요금 수준이 결정

되기 이전부터 모델이 착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위

하여 요금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시설물의 규모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재원을 

보다 부담이 적은 재원을 찾아보든지 등 다양한 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현지에 적절한 운영기술과 유지관리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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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 활동을 경험한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 

여건과 기술 수준 및 관련 부품의 조달 현황정보를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므

로 현지의 지역에 정통한 기관과 연구소 혹은 학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

고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의 컨설팅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현지의 컨설팅 기업의 참여도 바람직하다. 또한, 운영과 유지관리기술은 민간

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 계획단계부터 PPP형태를 염두에 두고 시작

해야 한다.

      ㅇ 이 과제의 규모는 약 200만$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제가 나아

갈 방향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염분의 침입과 변화된 강우 패턴이 가져다 준 

수자원의 피해라는 기후재해(Climate hazard)에 대응하는 ODA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SDGs에 부응하는 지속가능성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4. 기후변화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Ⅳ-3] 기후변화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5장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에너지 분야 적정기술

제2절. 에너지 분야 핵심 전략 과제

제3절. 에너지 분야 중점 과제

Ÿ 대표 집필자 오용준 ((사)나눔과기술 공동대표)

Ÿ 참여위원
박형동 (서울대학교 교수)

이광일 ((사)나눔과기술 이사)

Ÿ SDGs 연관 분야 G1, G7, 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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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에너지 분야 적정기술

  1. 개념

   ㅇ 17개의 SDGs 목표 중에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는 직접적으로는 G7(에너지), G9

(산업화)가 있고, 파생 연관된 분야로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빈곤문제(G1), 보

건문제(G3), 지속가능도시(G11) 및 지속가능소비생산(G12)을 들 수 있다. 개도국 

지원 사업의 상당부분은 산업화(G9)를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보급을 추진해 왔

고, 수력발전, 송배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대형의 

사회 기반 인프라의 보급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화 관점의 대형 

인프라 구축은 개도국 국민의 열악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개도국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면에서는 거리가 멀

다.

   ㅇ 에너지 분야 적정기술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부터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가구별 에너지 비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주어

진 자연 환경과 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에 기반하여 기본적인 일상의 삶에 적절한 

수준의 생활 에너지를 제공하거나 생계형 생산 수단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

는 기술과 체계를 포함한다. 에너지 방식은 전기 및 연료가 주를 이루며, 대량의 

국가 또는 지방정부 중심의 집적화된 에너지 공급 방식과는 달리, 일상의 도보 

이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지역 단위 또는 개인별 단위의 에너지 생산 

및 보급 방식을 지향한다.

   ㅇ 에너지 적정기술의 형태는 크게 수력, 풍력, 태양광PV 등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과 목재, 식물추출오일, 폐식용유, 바이오연료 등에 기반

한 연소형 에너지 전환기술, 이러한 에너지원들과 연관된 에너지 소비기술, 즉 

고효율 화덕 및 난방기, 저에너지 농식품 건조기,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전등

과 같은 조명기기 등도 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에너지를 분산, 보급하거나 저장

하는 기술 및 에너지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체계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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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요성 및 파급효과

   ㅇ 세계적으로 약 13억명의 개발도상국 주민이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은 전등을 비롯한 기초적인 삶의 질 유지 뿐만 아니라 전

자기기를 통한 정보로부터의 소외, 야간학습 및 온라인교육, 다양한 시청각교육 

등을 통한 교육받을 권리로부터의 소외, 생산성 저하로 인한 생계수단의 제한, 

질 낮은 대체 에너지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으로 기본적인 건강권의 위협 등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위해 상황을 결과한다.

   ㅇ 에너지 ODA가 지향해 왔던 대규모 시설 중심의 에너지 보급은 도시화를 촉진하

여 도농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적정기술을 통한 에너지 ODA는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대식 에너지의 표준화된 소규모 분산

식 생산-보급시스템 제공, 소규모 에너지원과 결합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기

술수단 제공, 소규모 비즈니스 및 지역 소득증대에 연계될 수 있는 에너지-소득

증대 비즈니스 모델 제공 등이 적합하며 이러한 활동은 개도국의 소외된 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ㅇ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벌목과 자원 황폐화를 막고, 지역민의 지역 정주여건을 개

선함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적정기술형 에너지 ODA는 수력, 대

용량 태양광 보급, 송배전시설 현대화 등의 기존의 국가 간 대형 에너지 ODA사

업의 음영지를 해소하는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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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에너지 분야 핵심전략 과제

1. 핵심전략과제 #1

가. 핵심전략과제명: K-ODA 에너지 리빙랩 테스트베드 개발 및 운용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에너지ODA사업은 자국의 기 개발된 제품을 현지에 운반

하고 현지에서 추가적인 조립 또는 기초적인 생산공장 운영 등을 통해 진행되

어 왔다. 따라서 현지에서 추가적인 필요 시 지원가능한 기술의 한계가 있어 

왔고 구축해둔 에너지 시스템의 작은 고장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

다. 이는 모든 수혜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으

나 결국 수혜국 현지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기술센터의 부재로 인

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개

발하는 핵심기술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가칭 K-ODA 에너지 리빙랩을 테스

트베드 형태로 구축하면 각종 에너지ODA 제품을 개발하고 시스템으로 구성하

여 시범 적용을 하고 성능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베드는 해외

파견 인력의 사전 훈련 및 해외 수혜 국가의 기술인력 교육에 사용될 수 있

다.

 

        

[그림 Ⅴ-1] 개별 ODA사업을 통한 시스템설계 및 성능시험 사례((사)나눔과기술제공)

다. 세부 내용

     

1)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가) 1단계 (2020~2023): 개도국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내 테스트베드 부지 선정 및 

설계, 구축과 기초 테스트 수행

나) 2단계 (2023~2027): 기상 및 기후조건을 고려한 에너지 리빙랩의 순차적 도입 

및 아웃바운드 ODA 기술인력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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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2027~2030): 수혜국 현지와 에너지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디지

털 트윈 방식의 운용과 인바운드 기술인력 훈련

2) 세부 연구내용 및 action plan

       가) 개도국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내 테스트베드 부지 선정 및 설계, 구축과 기

초 테스트 수행

         ㅇ 세계 각 개도국의 대표적인 기상 및 기후조건을 분석 및 추출하여 가칭 

K-ODA 에너지 리빙랩 부지 선정에 활용한다. 또한, K-ODA 제품군과 연

계하고, 수혜국 현지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에너지 리빙랩의 구체적인 테

스트 시설을 설계하고 구축한다. 대표적인 에너지ODA 제품의 기본 성능 

실험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기초 테스트를 수행한다. 

       나) 기상 및 기후조건을 고려한 에너지리빙랩의 순차적 도입 및 아웃바운드 

ODA 기술인력 훈련

         ㅇ 수혜국에 필요한 제품 및 부품군을 선정하여 아웃아운드 지역에 대한 각

종 기후조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다양한 제품군 테스트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한 번 구축된 에너지리빙랩은 타분야의 ODA (예: ICT, 물 등)에

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아웃바운드 기술인력들의 모의 설치시험, 유지관

리 시뮬레이션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어 현지에 적합한 기술매뉴얼르 사

전 제작할 수 있다.

 

       다) 수혜국 현지와 에너지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디지털 트윈 방식의 

운용과 인바운드 기술인력 훈련

         ㅇ 수혜국 현지에 설치된 K-ODA 제품 및 에너지시스템과 연결하는 에너지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에너지리빙랩과 디지털 트윈 형식의 운

용을 구현하여 각종 유지관리의 문제점 해결, 디지털 매뉴얼 개발에 기여, 

인바운드 기술인력 훈련 거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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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너지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Ⅴ-2] 에너지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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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에너지 분야 중점 과제

1. 중점과제명 #1: K-ODA 에너지 리빙랩 테스트 베드 및 확장성 기반의 에너지 유닛 

개발

가. 해당 중점과제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정의 : 이 과제는 개도국의 에너지시스템을 설계하고, 성능을 시험하며 개도국의 

운영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리빙랩 테스트 베드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호환 및 확장성 기반의 에너지시스템 표준 유닛

을 제시한다. 

     2) 중요성 : 상당수 에너지 ODA 사업들은 자국 또는 주요 생산국의 개발된 제품

들을 조합하여 현지에 운반, 설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부품 구성 및 공급

처도 다양하여 문제가 발생해도 현지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서 상당수가 설

치후 방치되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보급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시스템

들은 표준화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호환성 및 확장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태양광PV, 소수력발전, 바이오매쓰발전 등 단일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도국의 환경에 따라 이들의 복합 발전형태가 요구된다. 본 

과제에서는 에너지 리빙랩을 통해 현지의 문제를 반영한 에너지시스템을 설계

하고, 모의시험, 유지관리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디지털 트윈 방식의 운

영을 적용하여 기존에 개도국에 에너지 ODA로 설치된 시설들 뿐만 아니라 향

후 설치될 지역 독립형 에너지시스템의 표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시에 리빙랩을 통해 호환이 가능하고 지역 규모에 따라 확장이 가능한 에너지 

유닛의 설계, 여러 개의 신재생에너지원들을 연계한 복합형 에너지 시스템 설

계와 중장기 실증 시험을 통해 K-ODA형 에너지시스템 보급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3) 필요성 : 과거 10년에 비해 앞으로 10년 동안 급속도로 에너지 제품의 변화가 

예상되며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제품의 장기간 

안전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국제사회에 K-ODA 에너지 기술을 제공하여 유지

관리 측면에서 현지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게 한다. 그동안의 

에너지 ODA가 단발적인 보급 위주에 머물렀던 만큼, 향후 10년에 대해서는 보

급의 용이성, 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단일화된 성능 규격 확보, 쉽게 확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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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한 확장형 독립 에너지 모듈 유닛의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해외연구동향은 요소 기술에 대하여는 대부분 나와 있지만 조합하여 현지 여

건에 적정한 통합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기술은 연구된 적이 없다. 

국내에서도 과기부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코이카의 프로그램, 환경부 산하

기관 프로그램, KIAT에 산업 ODA 지원사업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아직 통

합된 K-ODA 에너지 표준화 기술은 없는 실정이다.

      ㅇ 과기부의 적정기술거점센터 사업을 통해 (사)나눔과기술에서는 태양광발전과 

초소수력발전을 복합화한 복합발전시스템을 설계하여 라오스 오지의 100가구

에 보급한 실적이 있어서, 이들 독립형 복합발전시스템을 표준화하고 동시에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확산 보급이 요구된다.

     

[그림 Ⅴ-3] 라오스에 실증한 솔라-하이드로 [그림Ⅴ-4] UPC대학의 에너지 자족형

복합에너지시스템 사례((사)나눔과기술) 솔라하우스 리빙랩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단발적인 보급위주의 사업이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들 

사업들의 내실화와 지속성을 위해 시급히 K-ODA 테스트베드 리빙랩과 표준

화 에너지시스템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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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K-ODA 테스트베드 리빙랩 설립을 위해 에너지 ODA 전문가 그룹의 연구회

를 먼저 결성하고, 부처의 협조를 통해 국내 기관들의 ODA에너지 시스템 보

급 현황과 장비 상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ODA의 수원국을 

중심으로 현지 에너지 인적자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중점과제명 #2: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통합전력 관리기술 개발

가. 해당 중점과제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정의 : 이 과제는 개도국의 원격지에 다양한 ODA 프로그램 경로를 통해 보급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IoT 기반의 원격지 통합관리 모니터링 기술

을 도입함으로서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고장에 신속히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2) 중요성 및 필요성 : 선진국에서 개도국 원격지에 보급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2

년이상 유지율이 현저히 낮다. 상당수가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문제를 발

견하는데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한 원격지 모니터링을 통

해 상태를 실시간 파악하고 유지 보수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만 향후 신재생에

너지 보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

3) 파급효과 : 다양한 원격지에 독립형으로 산개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하

여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신규 

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된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으므로, 보급된 신재생에

너지의 가동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한국에서 보급한 시스템 뿐만아니

라 다수의 선진국에서 보급한 시스템들도 포괄할 수 있으므로 한국형 모니터

링 시스템 도입에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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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드론을 이용한 송배전시스템 설계, 아두이노기술기반의 IoT교육, 에너지시스템 원격관리 시

제품, 수력발전과 효율성 연구 (왼쪽부터) ((사)나눔과기술제공)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해외의 경우 마이크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원격지 모니터링을 적용한 사

례가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의 경우 (사)나눔과기술이 라오스에 프로토타입으

로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면 손쉽게 제작과 수리가 가능하고, 2G이상의 통신망

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발전시스템에 대한 가동 정보를 모바일기기로 

전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기본적인 실증은 되었으나, 오지의 환경조건 및 연단위 이상 장기간 안정적

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되며 검증된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가 필

요하고, 이러한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유지보수를 담당할 현지인력을 양성하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ㅇ 현재 개도국에 기 설치된 수많은 소규모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들

이 관리 부재로 인해 현지 주민 및 기관들로부터 점차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

는 실정이다. 

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했던 적정기술거점센터 사업을 통해 (사)나눔과기술은 라

오스에서 관련된 모니터링 기술이 실증된 바가 있고, 추진 과정에서 현지 네

트워크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협력체계가 형성된 상태이다. 서울대(안성훈교

수) 주도로 탄자니아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농업기술과 연계한 사

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잘 활용하여 과기부 

및 코이카 사업들과 연계하여 지역확산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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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점과제명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형 에너지기술 개발

가. 해당 중점과제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정의 : 공공재 성격으로 일방향적인 에너지시스템 공급에 의존하는 에너지 ODA

를 지역 소득창출 및 수익형 비즈니스와 연계한 자력 지속형으로 전환하여 시설

의 장기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 지역개발의 유용한 수단으

로 기능토록 한다.

2) 중요성 : 일방적인 에너지 공급은 지역민의 지속적인 외부 의존성만을 높일 우려

가 크다. 공급되는 소규모 독립형 표준화 에너지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

용하여 농식품 건조 및 장기보관, 배터리 충전사업, 양계, 양식 등과 연계한 비즈

니스 기회를 창출토록 하면 향후 지역 스스로 에너지시스템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농촌 지역의 경제여건 개선에 주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농축산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매쓰 이용기술, 난방기, 화덕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기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 개량하는 것은 에너지 차원 만이 아니

라 보건 환경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지역 사업화로 연계하여 수입창출에도 기여

할 것이다. 개발된 우수한 모델들은 추가적으로 코이카의 ODA 기금과 GCF 자금

과 연계하여 거점지역별 보급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민간의 PPP모델과 

연계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필요성 : 일방적인 수혜 중심의 에너지 ODA를 탈피하여, 주민(stakehoders)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서, 공급된 에너지시스템

의 유지 관리가 주민 주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발과정에 지역의 관련 

업체와 주민을 참여시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역량을 배양할 수 있으며, 코이카

의 기술기반의 ODA사업 발굴에 한계를 극복할 기술적인 방안들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4) 파급효과 : 에너지 ODA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와 일방적인 시혜성이 

아니라 지역민과의 상호성을 유지하여 지속성을 만드는 것이다. 개도국에서는 

이미 화덕, 난방기 등에서 영위되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기존의 사업 주체들과 연

계하면 지역민의 에너지 문제를 자발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현지에서 모델사업

들은 코이카뿐만 아니라 AFD(프랑스), JICA(일본), ZIG(독일) 등 동일지역에서 활

동하는 해외의 ODA 기구들과 연대한 사업으로 연결할 통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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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과 지역의 빈곤 해소를 다루는 분석이 다수 있음.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경제 및 사회개발을 위한 통합에

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와 지역개발의 시너지를 유도한 모델이 있다. 

국내의 경우 KIAT의 에너지지원사업에 연계한 마을 ODA지원, 코이카의 클린

쿡스토브, 과기부의 적정기술거점센터 사업을 통한 목재가스화장치 등 대개 

특정분야 단일 품목 위주의 시혜성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국내도 개도국의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 공급과 지역의 빈곤해소의 연계성을 면밀히 연구

하고, 지역 개발을 위해 적합한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연소장치 등의 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서울대(안성훈교수) 연구팀에서는 네팔, 탄자니아 등에 태

양광과 소수력발전 시스템을 보급하며 보건백신용 포터블 냉장고 등을 설계

하여 보급한 바가 있다.   

  

 

[그림 Ⅴ-6]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안성훈교수)의 적정기술백신냉장고,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의

우드가스장치, 빌게이츠의 Next Society Foundation의 백신냉장고, 플린트랩의 쿡스토브, 개도국 솔라충전

냉장고(왼쪽부터)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태양광, 바이오매쓰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진행

되었음. 신규 보급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급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과 

연계된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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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개도국 국가별 및 지역별 기존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파악하여 설치

된 에너지시스템과 연계된 지역개발 프로그램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ㅇ 에너지공급시스템과 연계된 농업기술개발, 수자원이용기술개발, 보건위생기술

개발, 고효율에너지저장기술개발 등과 연계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야한다. 

 4. 에너지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Ⅴ-7] 에너지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6장  글로벌문제해결거점 분야 2030 로드맵

제1절.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제2절.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센터 핵심 전략 과제

제3절.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센터 중점 과제

Ÿ 대표 집필자 문지현 (아이브릿지)

Ÿ 참여위원
독고석 (단국대학교)

안성훈 (서울대학교)

Ÿ SDGs 연관 분야 G9, G11, 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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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글로벌문제해결거점 분야 2030 로드맵

 제1절.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1. 개념

   ㅇ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시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포용적 개발

(Inclusive Development)은 개도국의 사회문제해결에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공적

개발원조(OD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ㅇ 적정기술(適正技術, Appropriate Technology)은 개도국 국민의 생존·생계 및 지

역사회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되는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로서, SDGs를 달

성하고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 과학기술 ODA라고 할 수 있

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과학기술 ODA사업으로‘개도국 과학기술지

원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적정과학기술을 통해 개도국 현지 문제 해결, 역량강

화, 삶의 질 제고 및 현지인의 자생적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개도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적정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ㅇ 사업은‘기관 간 협력지원’과‘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으며, 지원대상국은 한국형 과학기술 ODA 로드맵(‘13.12),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상 STI거점국가(’16.2) 따라 총 14개국이며, 국별 협력

전략(CPS)에 기초한 과제이거나, STI 거점국가는 우대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수요

를 발굴하여 선정하였다.

   ㅇ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글로벌문제해결거점1), 이하 거점센터)는 개도국 주요 거점

에 센터를 구축하고2) 국내 과학자를 파견하여, 현지조사, 연구개발, 교육, 상용

화 등을 4년간 약 2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었다.

1) 2019년부터 연구재단은 글로벌문제해결거점(구.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로 과제 명칭을 변경함
2) 센터 사업을 위한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현지 협력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기관 내 공간을 사업기간 동안 

사용한 후 기자재 및 역량을 현지기관에 이전하는 것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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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 사업내용은 현지 지역 공동체/지방 정부, 국내 협력본부 및 현지 대학/연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현지 수요 조사, 적정과학기술 현지화, 시범 사업 

추관, 현지 인력 교육 훈련, 적정기술프로그램개발 상용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ㅇ 센터 운영을 위해 개도국 정부․기관에서 거점센터 공간을 제공(대학 또는 연구기관 

활용)하고 국내 주관기관에서 파견한 센터장 외에도, 연구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

해 센터마다 월드프렌즈 과학기술지원단(WFK- TPC)이 2~3인 내외로 파견되어 

현지에 상주하여 수행하였다. 

   ㅇ 2013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에디오피아, 인도

네시아, 미얀마 등 8개국에 지역의 수요에 따른 개별 주제를 지닌 8개의 거점을 

구축하여 개도국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적정기술의 연구

개발과 교육 및 사업화의 성과를 도출하여 한국형 과학기술ODA의 주요 추진모

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림 Ⅵ-1]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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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단계 거점센터의 성과와 과제 

   ㅇ 2020년 현재 8개 국가에서 개별주제별 특징을 지닌 적정기술거점센터(글로벌문

제해결센터)가 설립되어 적정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과 사업화의 성과를 도출하

였다. 

   ㅇ (캄보디아 글로벌 물 거점센터) 식수 분야와 위생 분야에서 식수 장치 개발 사업 

및 정화조 개발을 통한 위생 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역사회보급형 대용량 정수시

설(SBBR)을 개발하여 마을에 식수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

하였다. 위생 사업으로는 기존 사용 중인 정화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3단 밀폐

형 정화조와 자연친화적 처리방식을 도입한 화장실을 개발하여 유지관리 및 경

제성을 제고하였다.

   ㅇ (라오스 에너지 및 농식품 거점센터) 전통음식인 민물김(카이펜)의 위생상태와 

품질을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하고, 생산시설 구축과 상품화를 통해 라오스 

농촌지역의 여성 일자리 제공과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소규모 

송배전망(마이크로 그리드)용 태양광 및 피코수력 연계 발전용 하이브리드 발전

시설로 농촌전력화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의 역량강화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였

다. 

   ㅇ (네팔 문제해결거점센터) 히말라야 천연섬유 알로를 이용한 마을 기업을 육성하

여 알로혼방사 신산업을 성장시켰다. 적정기술 이중창업 프로세스를 통하여 지

역사회개발 및 지속가능 생태계를 구성하고 현지 대학에 적정기술 창업과정을 

내재화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였다. 히말라야 천연자원을 가공하는 마을기

업과 이를 지원하는 기술기업을 육성하여 기술생태계를 조성하였다. 

   ㅇ (탄자니아 에너지-산업연계거점센터) 신재생에너지기반 농촌 전력화와 지역사회

개발, 백신냉장고를 통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테크샵과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여 청년창업팀을 보육하고 기술사업화를 추진하였으며 국제컨퍼런스와 창

업경진대회를 진행하여 국제협력과 역량강화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과확산을 

도모하였다. 태양광 발전과 백신냉장고에 스마트 기술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프리

카 4차산업에 적합한 적정스마트기술 모델을 개발하였다.

 

   ㅇ (에티오피아 물/농업 거점센터) 지하수 불소제거를 위한 고흡착 골탄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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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형 정수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정한 식수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다. 농업분야에서 고부가가치 느타리버섯 재배 및 우

수버섯종균확보를 위한 오존클린밴치 장치를 개발하여 마을에 버섯 재배시설을 

구축하며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였다. 

   ㅇ (베트남 수자원/위생 거점센터) 학교와 관공서 등 공동체 단위에서 빗물을 활용

하여 안전한 식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초절수형 화장실 시스템 및 자원

순환형 화장실을 보급하였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IT를 이용하여 유지관리시스

템과 경제적 확산 모델을 구축하였다.

   ㅇ (인도네시아 저탄소 통합폐기물관리 거점센터) 4R(Reduce, Reuse, Recy cle, 

Recovery) 원칙에 입각하여 폐기물 및 폐자원 관리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현지 니즈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문제해결형 적정기술을 매

치하며 적정과학기술 현지화를 이루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행하

고 센터의 지속가능성과 자립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ㅇ (미얀마 IoT/AMI 기술혁신 거점센터) 국립 UCSY 대학에 SDN/cloud 기반의 국제

간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미얀마 국가 연구교육망으로 확산하는 기술혁신센

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교육, IoT/ AMI 기술개발 프로

젝트를 시행 중이며 미얀마 도시 및 산업 인프라에 적용하여 혁신 성장 동력이 

되는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Ⅵ-2] 글로벌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현황

  

   ㅇ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사업은 기존 과학기술의 단순기술지원을 넘어 수혜자 중

심의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적정기술의 상용화로 연결하는 ODA 패러다임을 수

립함으로써 원조효과성 제고라는 글로벌 아젠다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효과적

인 ODA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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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현지의 기술적 수요(Needs)를 바탕으로 현지 협력기관에 인프라를 구축하

여 교육(Education), 연구(Research), 개발(Development), 산업화(Business)를 동시

에 수행함으로써 개도국에 한국 경제성장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친한파를 형성하

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Ⅵ-3]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의 사업추진내용

   ㅇ 거점센터는 현지의 기술적 수요에 기반하여 현지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보급하였

으며, 현지 대학 및 정부기관과 협력하며 기술 교육과 연구, 개발, 산업화를 모

두 충족시켰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압축성장 노하우를 전달하며 현지 대학 인프

라에 기반한 기술연구 개발을 지속해왔다.

   ㅇ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현지에 직접 전

문 기술자들이 상주하면서,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 

보급하였다는 점에서 한국형 ODA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과학기술 

ODA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다.

   ㅇ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경제성장을 독려했다

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외교력을 증대하

여 과학한류 조성에 기여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ㅇ 그러나, 연구개발(R&D), 교육(E), 사업화(B)의 방향과 내용은 좋았으나 이에 비해 

사업기간(4년+2년)이 매우 짧아 사업효과를 얻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을 지녔으며, 

현재 거점센터 과제가 일몰 사업화되어 8개의 센터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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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4개년 본 사업 후 2개년의 추가사업비가(연간 1억~2억 내외)가 적어서 성과

유지 및 발전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일몰사업화 이후 2개년의 추가지원 조차도 

받지 못하는 거점센터도 있어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ㅇ 국내 ODA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제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

으며, 국내 청년·실버 봉사단 파견 희망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현지 필요 기술 수요의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지난 6년 간 1단계 거점센터

가 구축해 온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와 역량을 활용하는 2단계 거점센터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 

[그림 Ⅵ-4]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SWOT 분석

3. 거점센터의 단계별 비전과 목표 

   ㅇ 2013년 거점센터 사업추진 시 계획된 추진일정은 4년의 단기적인 과정으로 끝내

고 독립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4단계에 걸쳐 10여 년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 체제로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시작하였다. 비록 BORDA나 Practical 

Action과 같은 국제 적정기술기관이 40~50년 간 진행한 것에 비해 짧은 것이었

으나, 거점센터는 시작단계에서부터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사업의 지속가능성

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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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추진 일정 (기존)

   ㅇ 적정기술 거점센터는 위와 같이 4단계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기획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방향정립단계 및 시범사업, 두 번째 단계는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반구축, 세 번째 단계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프로그램 개

발, 마지막 4단계는 성과확산 선도적 지위확보단계였다. 2단계까지 5년 동안 적

정기술 거점센터가 개발도상국내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다음 5

년 동안 적정기술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연

구재단, 2013)

   ㅇ 그러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1호에서 5호 센터까지의 실제 사업은‘4

년 본 사업’ 후 축소된 예산으로 ‘2년 유지관리’이후 종료됨으로써 4단계까

지의 목표달성을 위해 2단계를 실행하기 보다는 1단계 사업에서 성급히 마무리

하였을 뿐 당초 계획되었던 2단계 사업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ㅇ 2030년까지 새롭게 진행될 로드맵에 따라 기존의 거점센터 사업을 1단계로, 향

후 10년간의 사업을 2단계로 기획한다면, 기존의 2단계 목표였던 ‘적정과학기

술협력을 위한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국제협력사업에 적용할 적정기술 모델개

시 기 목 표 주요 추진 사업

1 단계

(2013~2015)

적정과학기술을 통한 ODA 

추진 방향 정립 

• 적정기술을 통한 ODA 추진 국가 전략 마련

• 지역별(아시아, 아프리카) 거점센터의 설치 

- 해당지역의 핵심 적정기술의 개발 및 시범사업

• 국내 적정기술연구개발센터 설치

2 단계 

(2015~2017)

적정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기반구축 

• 적정과학기술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

• 개도국별 적정기술 거점센터 확대

• 모델프로그램의 국가차원의 확대

3 단계 

(2017~2019)

국제적인 적정기술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 

• 적정과학기술 네트워크의 구축

• 적정기술 주요 분야별 국제 협력 프로그램 개발

4 단계 

(2019~2022)

성과확산 및 적정과학기술의 

선도적 지위확보

• 국제 적정기술 협력센터 (국제기구) 설치 

• 선진국들의 적정과학기술 기구들과 협력체계 구축

• 적정과학기술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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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완성도를 높여 가면서 ‘적정기술 국제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ㅇ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기술협력 플랫폼을 비전으로,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확

산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기존의 적정

기술의 경험을 공유하며 협업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공유

하고, 사업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ㅇ 이를 위해 국제 적정기술 협력센터(국제기구) 설치, 기존 개도국 과학기술 협력

사업 추진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혹은 통합, 선진국들의 적정과학기술 기구들

과 협력체계 구축, 적정과학기술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확산 등을 실행해야 하

며, 이는 적정기술을 통한 개발협력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개발목

표(SDGs)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맞추어져야 한다. 

[그림 Ⅵ-5] 적정기술 거점센터의 비전과 목표3)

   ㅇ 최동진의 “현지거점센터의 지속가능발전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기술 거점센터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 대학 내에 기술협력

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의 물리적 근거가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

한 거점센터의 활동을 담당할 전문인력들과 적정기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

술이 있어야 하고, 활동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ㅇ 거점센터가 기술협력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 재정

지원조직들, 현지의 정부와 개발협력 단체와 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잘 구축

3) 최동진, (2017), “현지거점센터의 지속가능발전지원방안 연구보고서”,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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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구체적으

로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기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

을 것이다.

   ㅇ 향후 거점센터가 담당해야할 역할 중 하나는 기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이

다. 개도국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현지에서 보급되

려면 현지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현지화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현지에 적용되려면 기후와 문화,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적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ㅇ 또한 현지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기술 교육 훈련 및 인력양성 적정기술과 관련한 교육훈련은 

대학 내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프로

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KOICA 등의 초청 연수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ㅇ 국내 중소기업, 개발협력 NGO 등에서 적정기술 보급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

진하고 있지만,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적정기술거점센터는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거점센터에서 모든 

기술지원 수요를 담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들과 기술교류 등

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4). 

4. 2단계 거점센터의 방향성

   ㅇ 최근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하되 특정국가·지역·분야·주

제로 지원대상을 지정(earmarked)하는 다자성 양자(multi-bi) 지원형태가 확대되

고 있다.

   ㅇ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이지만 양자원조 성격이 강하여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

는 기본적으로 DAC 통계 상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비핵심(non-core) 사

업으로 유엔기구에 대한 지정기여와 MDBs에 대한 신탁기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

이다.

4) 최동진, (2017), “현지거점센터의 지속가능발전지원방안 연구보고서”, p.165



- 75 -

   ㅇ 다자기구 지원 사업은 그 형태에 따라 출연(분담금 포함), 출자, 양허성 차관으

로 구분하며, 지원 성격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출자금과 같은 비지정기여(core)와 

신탁기금과 같은 지정기여(non-core) 또는 다자적 양자(multi-bi)로 나누기도 한

다.

   ㅇ 출연금은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의미하며, UN기구, 

ADB, IDB 특별기금 등에 납입하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이 이에 해당, 출자금은 

국제기구 가입, 지분확대 등을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것으로, 국제기구 

신규가입비, IDA·ADF 등 정기 재원보충 참여 등을 위한 지원금이 해당된다.

   ㅇ 2단계 거점센터는 과학기술·ICT 관련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양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ICT 분야의 중장기 다자간 협력 

이슈를 도출하고 양자간 사업과 연계를 고려하면서 대응전략 및 아젠다의 선제

적 제시가 필요하다.

   ㅇ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협력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한 국제기구 참여 전략

을 수립하여 UN, ITU(국제전기통신연합), OECD, APEC 등 관련 국제기구 아젠다

를 설정하고 공동사업 개발․시행에 적극 참여, 국가적 차원의 중점협력 대상기구 

및 지원분야 선정을 통하여 다자협력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ㅇ 이러한 국제기구의 다자성 양자 사업의 추세 및 국내 ODA 유무상 연계 확대,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2단계 거점센터의 따라 향후 사업추진의 기회이자 방

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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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남방 ODA 5대 중점 프로그램

5대 중점 프로그램 SDGs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및 지뢰제거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사업)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ㅇ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은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기반으로 하

여 개발격차완화 및 지속가능개발 등 한국의 차별성 있는 ODA를 추진하는 것

으로, 5대 중점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디지털 파트너십, 고등교

육, 농촌개발 및 지원, 스마트 도시 개발, 포용적 교통 등인데, 이것은 포용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ㅇ (2단계 거점센터의 방향성) 2단계 거점센터의 방향성은 기후변화, 신남방 정책, 

스마트 연계체제를 반영하여 기존 8개 거점센터의 1단계 성과위에 핵심 분야인 

물순환, 저에너지, 스마트 농업, ICT 등 2단계 요소기술개발과 이러한 기술들을 

스마트 Packaging으로 연계함으로서 글로벌 다자간 협력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기술공유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ㅇ (창업보육 비즈니스) 2단계 거점센터는 현지형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한 창업보

육 비즈니스 센터로 특화시키고, 필요한 기술을 기초, 응용, 고도 기술로 분류하

여 이에 따라 적합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현지 대학 등 기존에 

구축된 교육 인프라와 연구개발, 산업화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기술 기반 창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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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

   ㅇ (기존센터+글로벌 리빙랩구축+스마트 빌리지조성) 글로벌 리빙랩을 운영하여 각 

지역내 필요한 기술을 국내 지역내 기술과 연계시킨 STI센터의 형태로 1단계 10

년, 2단계 10년의 장기적 지원센터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적정기술센

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며, 국내 도시과 현지 지역을 자매결연하여 스

마트 빌리지 조성, 봉사단 파견 희망 인력의 증가라는 기회에 발맞추어 단기(1-2년 

기술 봉사), 중장기(3-10년) 전문 기술 봉사단을 파견한다.

   ㅇ (기술표준화/효율적 행정지원) 중장기 STI 지원 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STI 지원 시 기술전수에 적합한 현지 

인력 선발과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성과목표를 각각 설정하

여 각 목표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장기 STI 지원 시 전체관리 

행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ㅇ (디지털그린뉴딜/기후변화) COVID19와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

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국내 디지털 그린뉴딜 마을 개선사업을 현지 글로벌 

리빙랩에 적정기술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운영한다. COVID19 백신 개발 시

까지 비대면 R&BD 방안을 추진하며, 특히 각 센터별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

화대응 개선 사업으로 연계를 추진하며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과 부합하도록 한다.

[그림 Ⅵ-6] 2단계 글로벌 리빙랩 기반 STI 지원센터의 반영사항

   ㅇ 2단계 거점센터는 COVID19, 비대면사회, 디지털/그린 뉴딜, 기후변화, SDGs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사업분야 기술 R&D 컨

텐츠를 개발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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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와 같은 신사업분야를 2단계 거점센터에 적용한다면 8개의 각 거점센터의 주

제를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진행할 수 있다. 

신사업 분야 내용

디지털/그린뉴딜 비대면 기반IT+적정기술, AI무인화 기술, 디지털행정, 원격교육

기후변화/저에너지 홍수가뭄, 사막화, 저탄소배출, 배출권거래, 태양광/대기오염저감

보건/생명/

식량자원
COVID 보건, 의료, 방역, 농업, DNA생명공학, Bioresource Tech

물위생환경 수질오염개선, 안전한 식수, LID, 친수환경, 중금속 오염, 위생설비개선

재난안전 지진예측, 방재기술, 자산관리기술, 도시안전관리기술

<표 11> 2단계 거점센터의 방향: 글로벌 리빙랩의 핵심내용

<표 12> 2단계 거점센터 사업구상안: 캄보디아 거점 예시

2단계 거점센터 사업구상(안) - 캄보디아 거점 예시

사업명 스마트 저영향개발(LID) 마을조성사업

대상지역 캄보디아 캄퐁스푸지역 – 프놈펜 인접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큼

거점대학 NPIC 적정기술센터 사 업 비 총80억 원 (7년간)

사업기간 

1단계 (2021. 9~2023. 8) 기초연구 및 사업지역 기반 조성

2단계 (2023. 9~2025. 8) 저영향개발(LID) 주거지역 조성

3단계 (2025. 9~2028. 8) 스마트(iT) 친환경 친수 주거지역 조성

사업목적

기존의 캄보디아 글로벌 물 적정기술센터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으로서 기존의 

콘크리트 중심 마을조성방식에서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 저영향개발의 주거환경

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사업내용

캄퐁스푸 지역 내 학교, 마을, 공공시설 내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등을 설

치하고, 인근하천 내 친수환경을 조성하며 하천과의 물순환 시스템을 통하여, 주

거지역 개발 시 친환경, 친수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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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단계 거점센터 사업구상안

국가 주제 사업명 분류

캄보디아 물위생 스마트 저영향개발(LID) 주거환경 조성사업 스마트마을개선

물순환환경

기후변화대응베트남 빗물활용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물순환 

주거환경조성사업

라오스
농업/

에너지
iT접목 스마트농업 농촌보급사업 스마트농업

ICT기술

생명공학에티오피아
물/

농업

iT연계 스마트 농촌자립

마을 구축사업

네팔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iT기반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ICT기반

친환경에너지

기후변화대응인도네시아
폐기물

/에너지
친환경 저에너지시설 보급사업

탄자니아 iT에너지 AI기반 생산자동화시설 보급사업 AI기반

자동화

iT대학교육미얀마 iT교육 iT교육 컨텐츠개발 및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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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글로벌문제해결거점 핵심전략과제

1. 핵심전략과제 #1

가. 핵심전략과제명: 거점센터 중심의 글로벌 리빙랩 통한 2단계 요소기술개발

나. 과제 목표

ㅇ 기존 8개 거점센터의 주요 핵심 분야인 물순환, 저에너지, 스마트 농업, ICT 

등의 주요성과를 통한 2단계 요소기술개발로 국제 표준화 기준마련

ㅇ 지역 간 문제 해결을 효과적인 해결하고 센터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한 

글로벌 리빙랩 운영 및 모니터링

다. 전략 및 방안

ㅇ 1단계 거점센터의 기술혁신성과를 기반으로 2단계에서는 아래 표 6과 같이 유

사주제별로 물, 농업, 에너지 및 ICT 등 4가지로 나누어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표 14> 기존 거점센터별 주제를 기반한 2단계 사업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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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에서는 기존 거점센터에 개발된 기초기술위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순

환, 스마트 생명농업, 친환경 저에너지 및 AI 기반 자동화/ ICT교육 등의 분야

별 주요 핵심 기술들을 현지 지역 주민 참여형 방법의 리빙랩을 구축하여, 마

을개선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한국 마을-현지 마을이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공

동으로 개발하여 마을 개선에 적용한다. 개발된 핵심 요소기술들은 기술 표준

화하여 개발도상국의 분야별 주요 핵심기술이 센터에서 개발될 요소기술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ㅇ 글로벌 리빙랩은 기술제공자와 사용자가 지속적인 논의와 모니터링 진행하는 

혁신 공간이다. 실제로 기술을 사용하는 현지주민들의 피드백을 수집함으로써 

센터들의 핵심요소기술이 현지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

다. 8개 센터들은 리빙랩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야별 기술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의 피드백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킴으로써 주요 핵심기술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핵심전략과제#2

가. 핵심전략과제명: 스마트 기술연계 체계구축 및 다자협력 사업화 추진

나. 과제 목표

ㅇ 1단계 기술성과와 2단계 핵심 요소기술 연계의 스마트 기술체계 구축을 위한 

ICT package 사업

ㅇ 8개 센터의 거점국 및 주변국 시장 연계 지원을 통한 다자간 핵심전략기술 산

업 육성

다. 전략 및 방안

 ㅇ 1단계 센터별 분야 핵심 성과들을 2단계 센터별 핵심요소기술에 ICT 기술을 

융합시켜 스마트 기술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 개발도상국의 ICT 기술력

이 향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ICT 우위 기술들을 분야별 핵심기술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현지화 시키고자 한다. ICT 기술의 지속가능한 방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스마트한 기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한 적정기술 모델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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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자 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핵심 요소기술에 적절하

게 현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빅테이타 

구축 및 분석으로 현지 지속가능한 ICT package 사업을 구축하고자 한다.

 ㅇ 스마트 기술체계 구축은 센터의 거점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운영할 수 있

는 역량을 갖고 있다. 센터에서는 분야별 핵심전략기술 및 성과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위한 글로벌 스마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센터는 현지 정부사업 및 국제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ICT 기술을 융합한 

핵심기술로 다자협력 프로젝트는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온라인 

리빙랩을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8개 센터의 다양한 

기술 분야를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드백을 혁신기술에 반영함

으로써 신남방 지역내의 스마트한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

3. 핵심전략과제#3

가. 핵심전략과제명: ICT 기반 글로벌 핵심기술 운영 플랫폼 및 성과 확산

나. 과제 목표

     ㅇ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핵심기술의 R&BD 협력사업 및 성과

확산 추진 

ㅇ 글로벌 핵심기술 성과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운영 및 스마트 플랫폼 

구축

다. 전략 및 방안

ㅇ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기술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거점국 및 주변국에 

분야별 핵심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술 소개 및 신규 사업화 추진을 

위한 방안과 성과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센터에서 개발된 분야별 핵심기술

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현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스마트 기

술 운영 방법을 제공하고 핵심기술들을 이전할 수 있는 운영 플랫폼을 센터에 

구축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핵심기술들을 현지 정부의 분야별 추천 기

술 목록에 등록된다면 현지정부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의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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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도 기술적용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센터의 핵심기술로 채택될 가능

성이 커서 센터 사업의 성과확산이 가능하다.

ㅇ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센터의 핵심기술들을 이전하고 기술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한다. 글로벌 핵심기

술 성과확산을 위한 현지 관계자의 기술 교육은 ICT 기술을 도입한 글로벌 스

마트 기술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가능하다. 또한, 개도국 현지에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파트너기관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서 운영체계 현지화하고 현지 파트너 기관이 사업을 내재

화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4. 글로벌문제해결거점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Ⅵ-7] 2단계 글로벌문제해결거점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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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글로벌문제해결거점 중점과제

1. 중점과제명 #1: 기존 거점센터 2단계 전략기술의 ICT package 및 스마트 시스템 구

축

ㅇ (물순환/저에너지/스마트 농업/ICT 분야별 1단계 및 2단계 핵심전략 기술의 국제

표준화 및 오픈소스화) 1단계 거점센터의 4가지의 분야별 성과기술들을 2단계 

요소기술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 위해서는 현지 정부기관의 기술제도에 기반한 

국제기술 표준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센터의 요소기술들을 오픈소스로 제공

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ㅇ (글로벌 리빙랩을 통한 분야별 개발기술 및  ICT package 및 스마트 연계 시스

템 구축) 글로벌 리빙랩을 통하여 1 단계 센터에서 물/농업/에너지/ITC에 대하여 

개발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2단계 핵심 요소기술들을 기후변화 대응 물순환시

스템/스마트농업/친환경에너지/AI자동화기술 및 ICT 교육 등으로 향상된 기술로 

개발함. 또한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ICT package 스마트 기술공유 

플랫폼을 센터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한다. 

ㅇ (개발기술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영, 관리 모니터링 요

소 시스템 개발) 분야별 핵심요소기술들을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에 응용하여 

개발하고자 센터내의 스마트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ICT 기술을 도

입하기 위한 센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스마트한 핵심 요소기

술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의 혁신기술로써 도약하고자 한다.

2. 중점과제명 #2: 글로벌 리빙랩 중점기술에 대한 스마트 연계체계 개발

ㅇ (물/저에너지/스마트 농업/ICT 분야별 지구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뱅크 등 

온·오프라인 혁신 플랫폼 개발) 거점국 및 주변국에 적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분야별 핵심 적용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정보 공유 혁신 플랫폼이 

요구된다. 센터별 핵심기술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구촌의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뱅크 등의 역할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다. 

ㅇ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측정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 성과평가) ICT 기술을 이

용한 스마트 기술정보 공유는 지역별, 국가별로 다양한 사용자들에 의해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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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야별 사회혁신 측정지수를 개발하여 핵심기술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현지에 적용된 핵심기

술의 성과평가는 현지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여 수

행할 수 있다. 

ㅇ (글로벌 리빙랩 기술공유 스마트 연계체계 구축) 글로벌 리빙램 기술공유 플랫

폼은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신남방 지역의 주민들과 기술전문

가들이 분야별 핵심기술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정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현실 

및 가상공간을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중점과제명 #3: 거점센터의 기술성과 운영지원을 위한 글로벌 통합기술(R&BD) 비

즈니스 지원 플랫폼 추진

ㅇ (국제 창업경진대회, 학회, 포럼, 워크샵 등 성과확산 프로그램 운영) 2단계 거점

센터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기술이전은 국제 창업경진대회

를 개최하여 대회 우승자에게 핵심기술이전과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창업을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핵심기술의 성과 홍보를 위해서 학회, 포럼, 

워크샵을 참석 및 개최하여 기술개발 성과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ㅇ (핵심전략기술의 글로벌 비즈니스화 플랫폼 운영) 각 센터의 분야별 핵심기술들

을 주변국에 적용하고자 할 때 스마트 기술공유 정보 플랫폼을 통해 현지 상황

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한다. 

ㅇ (글로벌 파트너들의 다자협력 프로젝트 추진) 센터에 구축된 ITC 기반한 분야별 

기술공유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외 다양한 국제 협력 단체의 수요와 역량

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들

과의 다자협혁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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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문제해결거점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Ⅵ-8] 2단계 글로벌문제해결거점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7장  ICT 분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ICT 분야 적정기술

제2절. ICT 분야 핵심 전략 과제

제3절. ICT 분야 중점 과제

Ÿ 대표 집필자 서덕영 (경희대학교)

Ÿ 참여위원

조대연 (한동대)

손문탁 (JIT, 포항공대)

최혁 (Afro TV)

민문기 (솔라미션)

성기숙 (솔라미션)

정유철 (IPO 네트워크)

Ÿ SDGs 연관 분야 G4, G8, G9, G10, G11, G17



- 88 -

제7장. ICT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ICT 분야 적정기술

  1. 목적

 

   ㅇ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하려고 하는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

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ICT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한

다. 한국은 ODA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이다. 한국의 발전 

결과로 이룩한 가장 자랑스러운 분야가 ICT분야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 세계 1위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TV, 가전 등 다양한 IC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활용 세계 2위, 초고속 통신망 보급, 5G 통신망 

세계최초 상용화 등 ICT 기술의 보급과 활용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20년 발생한 COVID19 사태에서 한국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에도 발달된 ICT 기술이 한 몫 하였다. 수원국들은 물, 환경, 에너지, 식량 등 

당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 ICT 강국인 

한국의 ICT 기술의 교육과 보급, 활용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ASEAN, 2019).

   ㅇ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ICT와 관련이 되지 않는 SDG는 없다. 그러나, 직

접적으로 관련된 SDG는 다음과 같다.

SDG 4. Quality education

SDG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SDG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SDG 10. Reduced inequalities

SDG 11. Sustainable cities ans communities 

SDG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2. 개념 

   ㅇ ICT ODA는 ‘ICT 인프라 지원’과 ‘풀뿌리 ICT’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ㅇ ICT 인프라 지원: 관주도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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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다. 주로 인프라와 관련되는 사

업을 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고위 공무원 또는 ICT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국제개발

협력그룹 외, 2020).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K-Lab 설치 및 운영, 방송환경 개선, 정보이용환경 개선, 개발은행 협력지원 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ICT 인프라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나, 공무원이나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어, ICT 기술을 저변에 보급하는 면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대부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지속 가능성이 

적다. 

   ㅇ 풀뿌리 ICT: 민간주도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NGO, 대학교수, 은퇴과학

자, 선교사 등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풀뿌리 ICT의 경우에는 시골 마

을의 주민이나, 학생 등과 밀착 교류하면서, 현지의 필요를 파악하여, 이에 부응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짧은 기간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을 걸쳐서 길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본 보고서는 ‘풀뿌리 ICT ODA’ 사업에 대한 전략과 

과제를 기술한다. 

  3. 풀뿌리 ICT ODA 특징

   ㅇ 낮은 진입장벽 : ICT 기술은 크게 SW기술과 HW기술로 나눌 수 있다. 두 기술 

모두 풀뿌리 ICT로 접근할 수 있다. 물, 환경, 에너지, 식량 등 분야는 기본적으

로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새로운 개념에 도전할 수 있으므로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분야들과 다르게 ICT 기술중에는 쉽게 세계적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많다. 이것은 ICT 기술을 open하려는 수많은 엔지니어들

의 노력의 결과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FOSS(Free Open Source 

Software) 운동의 결과로 대부분의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공개되어 있으며, 매우 

싼 HW 기기인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

다(Khan & UrRehman, 2012).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큰 회사된 마이크로소프트

마저도 FOSS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십대 초반의 학생들이 매우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

      

   ㅇ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풀뿌리 ICT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나, 학생들에

게 밀착하여, 이러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 수원국들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오랜 기간 차근차근 뒤를 밟아가야 하는 분야보다는, 지름길인 ‘풀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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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원하고 있다(박계현, 2020). 개도국의 어린 학생들도 이러한 기회가 주

어진다면, 이러한 세계적인 FOSS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열린 환경에서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환경을 갖추어 준다면, 색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었으므로, 선진

국에서 생각하지 못하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ㅇ 다른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풀뿌리 ICT 기술은 적정기술의 다른 분야에서 두루 

사용되는 기술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센싱, 통신/네트워킹, 

데이터 저장 등 모듈로 풀뿌리 ICT 기술이 필요하다. 더구나, 각 분야에 사용되

는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기술이다. 그러므로, ‘풀뿌리 ICT 기술’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험을 교환하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상 국가 및 특징

   ㅇ 동남아시아 : 불교문화권의 5개국인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국한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이 동남아 5개국은 열대몬순 기후에 속해 있고 열대 

과일이 풍부하며 3모작이 가능하기에 식량문제는 없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서로 

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매우 비슷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 때 이 

지역을 지배했던 크메르족의 잔인한 전투로 인해 소수민족들은 깊은 산 속에 숨

어 생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동남아 5개국의 도시나 평지에 있는 시골은 

한국의 도시나 시골과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소득수준이 낮아 문화생활 수준이 

낮을 뿐 적정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많지 않다. 그러나 깊은 산 속에서 생활하

고 있는 산족들은 아직 원시생활과 비슷한 상태에 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되지 않고 식수도 폭포수를 모터로 끌어와 사용하고 있고 학교는 차로 1

시간 가야 분교에 도착하는 실정에 있다. 동남아 5개국 중 가장 국민소득이 높

아 $7,300인 태국이 이런 상태니 그보다 소득이 1/3 ~ 1/5인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적정기술은 바로 산족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동남아 정부가 아직 산족들에게까지 문화생활을 하도록 사회시설을 설치

[그림 Ⅶ-1] 적정기술 분야들과 ICT 분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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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제적인 여유는 없기 때문이다. 

   ㅇ 태양광 발전: 동남아 5개국의 산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지

금은 값비싼 석유발전기를 사용하여 양수모터를 돌리고 전등을 켠다. 산족들에

게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면 양수모터를 돌리고 각 

가정의 전구도 밝히고 마을 도서관 운영도 가능하다. 마을 도서관에는 비상약품

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있고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TV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도서관에서 분교의 교실과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실이 가능

하다. 태양광 패널은 또한 각 가정에서 전구를 밝힐 뿐만 아니라 장작으로 요리

하는 것을 전기 밥솥과 전기 주전자로 바꾸고, 밤과 새벽의 추위를 전기 난로로 

해결하도록 한다. 골목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밤길통행을 안전하게 하여 

산골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다.

   ㅇ 기타 필요사항: 전화를 개통시키는 것도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유선은 설치

비가 오히려 많이 드니 무선 중계기를 태양광으로 작동시켜 산골 마을까지 들여

오면 된다. 각 마을의 특산품과 곡물가공을 위해 마을 공장을 태양광발전으로 

가동하는 것도 기획해 볼 수 있다. 

   ㅇ 아프리카 : 동아프리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브룬디, 북수단)에 국한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동아프리카는 서구의 아프리카 

탐험 시대와 식민지 시대를 통해 개척된 기차 교통을 통해 인적ㆍ물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2차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승리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1960년대 비슷한 시기에 독립 국가로 세워진 점도 공통된다.

   ㅇ 아프리카는 국경이 없었던 터라 같은 부족이 국경으로 나뉘기도 하여 인적 교류

가 많고, 현재 이들 국가들 간에 무비자 왕래와 과세 없는 물류운반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독립이 1960년대에야 이뤄진 것은 그만큼 식민지 

시절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 착취의 뿌리 깊은 이익구조를 유지하려는 과정이었

으며, 광물과 농산물, 인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이권을 열강의 투자회사로 전

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였다(류광철, 2014). 

   ㅇ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 계속적인 분열과 반군활동, 정치적 불안

정이 계속되었으며, 우간다와 르완다의 국경을 접하는 콩고인민민주공화국과 탄

자니아는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주의가 휩쓸고 간 흔적이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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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ㅇ 기후는 대우기와 대건기로 나뉘며, 그 사이에도 소우기, 소건기가 있어, 대개 밭

농사에 의존하며 1년에 2번 경작하고 있고 전체 농업생산가능량은 아프리카대륙 

전체를 먹여살리고도 남으나, 관계시설이 없고 비료를 쓰지 않아 소출이 낮은 

지역들도 많고, 기후변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이 

없는 건조기후대도 넓게 있는데, 케냐의 경우 소말리아 국경까지 많은 지역이 

일년 강우량이 100mm도 되지 않아 물 부족 지역들이 많으며, 계속적인 기후변

화로 인해 북쪽 북아프리카의 사막지역처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종종 볼 수 있다. 

   ㅇ 현금유통이 잘 되지 않기에 모바일머니가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상거래에 활용

되고 있고, 전화통화도 잘 안되는 시골 오지에서도 모바일머니를 사용할 정도로 

2G폰이라도 핸드폰 보급은 매우 잘 되어있다. 전기보급이 되지 않은 황량한 지

역들과 산지들이 많음에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전기보급이 없는 지역에도 모바일

통신망이 보급되어 있는데, 현찰유통이 어려워 모바일머니를 선호하고 있어서 

이기도 하고, 여러 글로벌통신회사들의 경쟁으로 모바일통신설비(2G/3G)들이 시

골까지 구축이 되어있는 실정이나 지역 기지국간의 통신용이고 대부분의 시골지

역은 기지국 안테나 방향에서 고려되지 않기에 아직도 2G 환경이 보편적이다.

   ㅇ 전기 소모(1OW이하)가 적은 모바일 신호부스터를 작은 태양광발전으로 설치하

여 3G 접속을 원활하게 해본 실험 결과, 아프리카 3G 인터넷 환경 자체가 많은 

사용자들이 분배해서 사용하기에 인터넷품질이 자주 좋지 않고도 비싼 도시보다 

시골에서 더 좋을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ㅇ 최근 중국에서 5G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도시)시민 

통제에도 활용할 계획에 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상은 지원금 보다 10배에 가까운 자원들을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현지 방

송신문에서는 비난하면서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분위기이나(Michel et.al., 2009) 

중국은 지원금을 정부 유관기관들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가난한데다 

부패지수가 높고 다민족(다언어 다종족) 국가이며 지역간 갈등도 높은 우간다는 

정치경제적으로 부패와 유착관계가 심화되어 자원이 풍부한데도 가난에서 벗어

나기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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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시골의 환경은 흙벽돌로 지은 움막형태의 초가집에 전기와 물도 없고 병원도 매

우 멀고, 학교도 변변찮아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빈민촌을 형성하고 있다. 특별히 

캄팔라는 빅토리아 호수가의 습지대가 길게 깊숙이 퍼져있어, 이러한 습지대로 

시골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수상가옥에 세들어 살며 우기에 물이 불어 위험한 경

우도 많다. 그럼에도 시골에는 없는 수도와 전기가 있고, 시골과 비교되지 않는 

수준높은 학교와 병원들이 많고 TV와 문화 접촉이 쉬워 도시빈민촌을 떠나 시

골로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하며, 대부분 도시의 하루벌이 노동자로 살기에  도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쉽게 도시의 유흥업소와 향락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회를 찾

아 시골에서 올라오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 잠비아, 말

라위, 브룬디 등의 반군활동과 내전으로 난민들이 우간다의 도시에 유입되는 청

년들도 많아 난민문제, 교육문제, 실업문제가 극심한 사회문제로 아프리카 인구

의 평균연령이 30세가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정치적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ㅇ 아프리카의 ICT시장의 특징 : 아프리카에서는 ICT 상품생산 및 서비스산업의 해

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고부가 가치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하드웨어 고도화 

기술에 대한 장벽이 높다. ICT와 관련하여 값싼 부품과 시스템의 요구가 높은데 

반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고비용 구조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불량품이나, 

불법 복제품, 저품질의 제품들이 많고, ICT 시장이 글로벌 ICT 시장으로부터 고

립화되어 저품질 제품과 고가격의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ICT 개발자, 창업자, 전문가가 배출되기 어렵고 ICT 분야의 기업이나 시장이 자

립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생산기지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기술적 소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ㅇ 새마을운동 ICT훈련센터 : 태양광 발전 전기의 보급이 학교와 병원(보건소)에 우

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태양광패널이나 발전 시스템을 도난 당하는 경우도 

많고, 전기보급에 따라 밤까지 시끄럽게 춤추며 노래하는 주점과 인터넷도박이 

성행하고 있어 가난에 지친 시골의 청년들은 희망이 없는 더욱 피폐한 삶을 살

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적용되고, 정신개조와 영성향상을 

돕는 교육혁신이 이뤄지고 시골에서도 자급자족하는 협동근면자조의 훈련센터 

모델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ㅇ 글로벌 ICT교육센터 : 아프리카 도시 빈민촌의 청년들이 선망하는 글로벌 ICT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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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센터를 열어주고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직업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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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ICT 분야 핵심전략 과제

   ㅇ 풀뿌리 ICT ODA 사업은 아래와 같이 3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3단계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세 분야는 서로 상호작용 하에 밀접하게 관련되며, 서로 협업할 

때 그 효과는 상승작용을 할 것이다. 

      - ICT Village: 수원국의 마을 주민과 밀착하여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을의 애로사항 해결, 소득증대 등을 목표로 한다. 마을 

화폐와 마을 도서관 등 ICT 기술과 마을 양계장/공장/스마트팜 등 ICT를 응용

한 기술로 나눌 수 있다.  

      - ICT Education: 초중고대학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ICT교

육을 제공하며, 특히 교사와 교수의 ICT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지식을 전수하

며, 이와 관련된 지식을 플랫폼에 축적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확산되도록 

한다. 여기서 지식은 ‘풀뿌리 ICT ODA’를 통하여 파악된 수원국에 꼭 필요

한 지식을 의미하며, 이를 수원국의 특징에 맞게 가공하고, 수원국의 주민이나 

학생들이 생산하는 지식을 포함한다. 

      - ICT Start-up: ICT Village 주민에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기업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기업으로 발전시킨다. 

특히, ICT 분야는 소프트웨어로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공여국의 기

업과 24시간 협력하는 기업이 가능하다. 

[그림 Ⅶ-2] ICT village, education, startup 간의 상호보완적 협업



- 96 -

1. 핵심전략과제 #1

가. 핵심전략과제명: ICT-Village ; ICT 마을 변혁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수원국의 마을 주민과 밀착하여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

시한다. 마을의 애로사항 해결,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한다. 마을 화폐와 마

을 도서관 등 ICT 기술과 마을 양계장/공장/스마트팜 등 ICT를 응용한 기술로 

나눌 수 있다.

[그림 Ⅶ-3] 마을시리즈

다. 세부 내용

1)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가) 1단계 (2020~2023): 마을 ICT 센터 구축, 마을전산실을 시작으로 하여 마을

도서관, 마을기상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ICT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ICT 교

사를 양성함으로 ICT마을변혁의 기반을 형성한다. 

나) 2단계 (2023~2027): 마을 양계장과 마을은행, 마을양계장을 짓고 운영함으로 

마을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화폐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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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ICT 마을 변혁을 정착시키고 안정화를 도모

한다.

다) 3단계 (2027~2030): 마을공장,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망기술인 3D프린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공여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의 마을공장

(Personal Fabrication)을 설계하고 구축, 운영함으로써 ICT마을변혁을 완성

한다.

2) 세부 연구내용 및 action plan

       가) ICT 마을센터 구축

        ㅇ 먼저 태양광 마을발전소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마을전산소

의 서버와 무선랜통신기에 공급한다. 현장에서 쉽게 주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발전소의 각종 부품을 규격화하고 모듈화 한다. 그리고 마을발전소 

내부에 서버를 설치하여 마을전산소를 구축하고, 무선랜 송출기를 설치하

[그림 Ⅶ-4] 마을은행 아키텍처와 마을양계장 구성

[그림 Ⅵ-5] 마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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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선랜 마을도서관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향후의 스마트 농업을 위하

여 기상센서를 활용한 마을기상대를 구축하고 수집되는 국지 기상데이터를 

마을전산소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향후 마을 전산소의 기상데이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선랜 베이스 스테이션과 무선랜 리피터, 무

선랜 브릿지를 설치하는 것이 전체 과정의 핵심이다. 주민들이 쉽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설치가이드 운영지침서같은 문서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 마을 양계장과 마을 은행 구축

        ㅇ 마을ICT센터를 통하여 정보화 서비스가 제공되면 스마트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양계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양계장 구조물에 사료, 음용수 공급기, 조명, 환기 제어기를 설치하여 마을

전산소와 유선/또는 무선으로 연결한다. 주민들은 마을전산소를 통해 마을

양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수 있고 자동화 작업을 설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을 화폐를 도입한다. 

        ㅇ 마을 서버가 상시로 가동되면 마을의 공동계정 및 주민들의 개별계정을 생

성한 후, 마을은행이 관리하는 마을화폐를 활용함으로써 마을서버를 운영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을은행에서 관리하게 

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마을 화폐를 이용하면 마을전산소의 사용자로부터 

과금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 마을 공장

        ㅇ 마을서버가 상시로 가동되면 마을의 공동계정 및 주민들의 개별계정을 생

성한 후, 마을은행이 관리하는 마을화폐를 활용함으로써 마을서버를 운영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마을은행에서 관리하게 

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마을 화폐를 이용하면 마을전산소의 사용자로부터 

과금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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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전략과제 #2

가. 핵심전략과제명: ICT-Education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 목적과 SDG의 달성을 위하여 풀뿌리 ICT에 대한 지식

이 전파되고, 축적되고, 활용되는 것을 돕는다. 수원국의 주민 또는 학생들이 

ICT 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ICT 환경을 활용하고, 변화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를 위하여 초중고의 ICT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

사와 교수의 ICT 역량을 강화하며, 이 과정에서 공여국의 ICT 지식이 수원국

에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의 상황에 맞게 ICT 기술이 창안되도록 한다. 

ICT Village 사업에서 현지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ICT Start-up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ICT 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림 Ⅵ-6] 개방형 지속가능형 ICT Education 모델

 

    ㅇ 수원국들은 미래를 위해 대비하기를 원하므로 이를 위한 ICT 기술에 대한 수요

는 크다. 특히, 공여국인 한국은 ICT 강국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세대별로 

다른 형태로 수원국의 ICT 분야 발전을 도울 수 있다. 먼저 은퇴 과학자 및 시

니어 세대는 한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겪었으므로, 

수원국의 사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장년 세대는 현재 ICT 분야 교수 또

는 전문가들로 온라인 강좌를 통하여 수원국에 지식을 전파할 수 있고, 수원국 

주민이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 청년 세대 또는 X세대는 ICT 기기나 서비

스의 활용에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타적인 활동을 통

하여 수원국을 도울 수 있다.

     ㅇ 제4차산업혁명은 가치의 흐름을 수직적인 구도에서 수평적으로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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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의 격차는 4차산업혁명의 도구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좁혀질 수 있다.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이며, 창의성의 시대이다, ICT교육을 통하여 수원국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다. 세부 내용

     1) 마을 학교

     ㅇ 목적 : 제3세계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지역의 마을은 대부분 인터넷이 

없거나 전기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교육 환경도 열악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

을시리즈의 마을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중심의 마을학교를 만들어 교육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을학교는 라즈베리파이와 

오픈소스 교육콘텐츠 위주의 레이첼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부재, 전기 부재의 

환경에서도 와이파이와 태양광 전기로 운영되도록 제작하여 2,30명의 소규모

로부터 마을 단위 규모의 초중고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다.

     ㅇ 배경 : 오픈소스 운동의 산물로 칸아카데미, 위키피디아 등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콘텐츠들이 개발되어 왔고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무들 등의 학

습관리시스템도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와 함께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등의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발달한 결과로 인터넷과 전기가 없는 지역에

서도 태양광전지 등의 데체에너지와 사설인터넷을 활용하여 온라인 환경의 교

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세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하

고 있는 다양한 NGO와 기관들의 결과물을 활용하고 이들과 협업을 이룸으로

써 ICT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1) 1단계 (2020~2023): 수원국의 기존 마을ICT센터나 협력 대학을 파악하고 협

정을 체결하며, 수원국 협력 대학의 ICT 교수 및 초중고 ICT 교사를 확보

하고 ICT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한 플랫폼을 설계



- 101 -

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초기에 필요한 기능을 테스트한다.

       (2) 2단계 (2023~2027): 수원국 협력 대학의 ICT 교수 및 초중고 ICT 교사의 ICT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보완하여 확대 시행한다. 1단계에서 개발

된 플랫폼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하여 마을학교 프로젝트를 타 마을이나 타 

ASEAN 국가로 확산한다.

       (3) 3단계 (2027~2030): 마을학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ICT전문 교

사 양성을 위한 ICT전문 교육기관의 설계와 설립을 추진한다.

      나) 세부 연구내용 및 action plan

        ㅇ 월드파서블(worldpossible.org) 등의 NGO가 발굴하여 공유하고 있는 무료 

교육콘텐츠와 라즈베리파이 서버를 기반으로 구축한 사설 인터넷 서버를 

활용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와이파이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를 양성한다. 

        ㅇ 칸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위키피디아 외에 수 백권 분량의 고전문학 작품과 

미국 K12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그리고 오피스의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콘텐츠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교사들이 이를 와이

파이 기반 사설 인터넷 서버 상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ICT교육을 

제공한다. 소외지역인 시골에 교사가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기존 교사들의 

ICT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동시에, 대학생을 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ICT교육을 제공한다. 

     2) OS 24

      ㅇ 목적 : 1) On Site 24: 밀착 활동가를 통해 ICT-Village에 필요한 지식 전달 

및 원하는 교육 개발

   2) Open Source 24: 오픈 소스 청년 활동가 육성 지원 시스템

   3) Out Sourcing 24: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국제적 오픈소스 개발

      ㅇ 배경 : 1) 열려진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세계 SW 90%는 open source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open project로 

개발되며,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는 Linux/Ubuntu/Android 등 운영체제, Git과 같은 개발 환경, 

OpenCV(영상인식), Tensor-flow(AI), Open-flow(네트워킹), Unity(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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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응용 서비스 등이 있다. 

               2) 낮은 진입장벽: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와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 

참여가능하다. 아두이노, 라즈베리 등 하드웨어는 보급형으로 매우 저

렴하다. FOSS(Free Open Source Software)를 이용헤서 수원국에서 쉽

게 응용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3) OS24 초기 단계에는 ICT 생태계와 낮은 진입장벽을 이해하는 밀착

형 on-site 활동가의 협력 중요하다.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수원국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것을 알아낸다. 

               4) Out Sourcing 24: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한 SW 인재 육성할 수 있다. 24시간 불

이 꺼지지 않는 개발실이 가능하다. 

      가)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1) 1단계 (2020~2023): 영어권 수원국의 대학중심 교육내용 개발한다. 테스트베

드 선정 및 교육 실시, 피드백 확보한다. 벤치마킹 모델 발굴 및 연구하여 

ICT 마을에 기여한다. 

       (2) 2단계 (2023~2027): 영어권에서는 1단계에서 육성된 청년활동가를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OS24 꿈나무를 육성한다. 비영어권 수원국에서 대학을 중심으

로 1단계를 시작하고, 우리나라와 영어권 수원국 협력 매칭 프로젝트 테스

트한다. 

       (3) 3단계 (2027~2030): ICT-Startup과 연계하여, 산학협력 활동을 진작한다. 한

국과 시차를 이용하여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을 구축한다.

      나) 세부 연구내용 및 action plan

       (1) On Site 24

        ㅇ ICT-Village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ICT-Village에 각 지역마다 고유의 문제

를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한다. ICT Village에 몇 달 또는 몇 년간 거주하면

서 밀착하여, 그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한다. 

       (2) Open Source 24

        ㅇ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인재를 육성한다. 사용자 단계, 기여자 단

계, 운영자(committer) 단계를 교육한다.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하여, 수료자



- 103 -

를 청년 오픈 소스 활동가로 육성하며, 이를 중고등학교로 확산한다.

 

       (3) Out-Sourcing 24

        ㅇ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국제적 오픈소스 개발실로 이에 속한 수원국의 

청년 오픈소스 활동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여국 기업들과 협업하도록 한

다. 

    2) IP(Integral Platform)

     ㅇ 목적 : IP (Integral Platform)는 글로벌 학습공동체 플랫

폼으로 ICT 적정기술 교육과정의 저장, 배포, 수정 및 

이수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매칭을 제공한다.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과 컨텐츠, 학습, 방송 관리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IT, 교사, 학생, 지식의 통합플랫폼이다. IP

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픈소

스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직접 서비스 개발과 구현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 후 IT 아웃소싱 회사 창업을 하거

나 마을학교의 교사가 되거나 도시 개발 융합리더십 학

교 개척 (School Planting) 운동을 하면서 교사를 훈련하

는 프로그램 (Training for Teachers)의 교사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 상에서 학교가 학교를 돕고 지식을 공유하게 한다.

     ㅇ 배경 : 코로나 이후에 플랫폼 회사들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아마존,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들의 플랫폼과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수원국에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IP를 통하여 플랫폼의 현지

화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마을의 경우에도 IP는 마을서버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여국의 오픈소스에 기반하는 플랫폼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1) 1단계 (2020~2023): IP 1.0 구축. 초중고 교과에 관한 마을학교의 교육콘텐츠

를 저장하고, 교사 ICT역량강화를 온라인 위한 프로그램 공유 및 인적 네

[그림 Ⅶ-7] OS24: 24시간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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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형성한다. ICT, 오픈소스. 경영의 개념을 마을에 융합 적용한 플

랫폼으로 발전시킨다. 

       (2) 2단계 (2023~2027): IP 2.0 구축. 마을 간의 교육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적 교류를 플랫폼 상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힌다. 

해당 플랫폼이 마을과 마을 간의 콘텐츠 공유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도

록 한다. 도시의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OS24 콘텐츠를 저장하고 

공유하도록 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활성화하도록 한다.

       (3) 3단계 (2027~2030): IP 3.0 구축. 마을학교와 OS24의 교육콘텐츠가 플랫폼 상

에서 원활히 공유되고 제공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교사, 교수의 ICT역량강

화 프로그램을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나아가 수원국의 기업이나 공여국의 

기업들과 OS24 이수자들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

계되도록 한다. 이를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국가에서 국가로 

확산시킨다.

       나) 세부 연구내용 및 action plan

        ㅇ IP는 오픈소스 교육, ICT 적정기술, 기업경영, 의료서비스, 관광 등의 다양

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IT, 교사, 지식 자원의 융합 플랫폼과 서

비스를 Online과 Offline Campus에서 병행하여 제공한다. 위성, 케이블, 이

동통신 중계기로 Online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 CMS (컨텐츠 관리) : RACHEL, Kolibri, 미디어 서버, YouTube 병행, 통합 

검색, 지능 추천

           - LMS (학습 관리) : Computer Science, 경영학, 의학, 관광 등 과학기술 

융합리더, Big data, AI, Blockchain. Moodle, 구글 클

래스룸과 병행, 학생, 교사, 학교 연결

           - BMS (방송 관리) : RACHEL streaming, Zoom, Meet, YouTube, Facebook, 

줌 등과 병행

           - KMS (지식 관리) : Database, Knowledge base, Human network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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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8] 통합 플랫폼(Integral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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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전략과제 #3

가. 핵심전략과제명: ICT Start-up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 목적은 수원국의 경제적 자립이므로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를 활

성화시키는 것이다. 최근 제4차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서면서 ICT를 활용한 스

타트업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제3세계에서의 디지털디바이드는 제3

세계에서의 ICT창업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점점 낙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ICT ODA 로드맵은 수원국에서의 ICT 창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마을시리즈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으로 시작하여, 이에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경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아울러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금, 액셀러레이터, 멘토 

네트워크 등으로 이루어진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해주어야 한다.

다. 세부 내용

     1) 마을 시리즈 스타트업

      ㅇ 목적 : 마을시리즈는 제3세계의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특히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고 전기사정도 좋지 않는 지역의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오픈소스 ICT와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마을시리즈 구축을 위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3D프린팅의 후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장을 이용하여 실제

적인 마을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마을시리즈의 

현지화와 활용가능성 제고 및 완비제품으로 개발하고 그의 제작에 필요한 교

육을 수원국의 청년/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육하여, 수원국의 도시나 마을

에서 직접 마을시리즈 제품들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을 창출하도록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배경 : 마을전산실, 마을도서관, 마을기상대, 마을은행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

요한 제품 제작을 위하여는 사물인터넷, 전자통신,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등의 

기술이 필요하며, 마을시리즈를 제작하는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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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스타트업이 가능하다. 마을시리즈가 타 마을이나 타국으로 확산 되는 

경우 수요의 창출에 따른 시장이 형성되어 해당 스타트업의 자립이 가능하게 

되고 해당 마을은 이를 기반으로 다른 ICT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가)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1) 1단계 (2020~2023): 마을시리즈 제품 자체의 시장과 제작 기술의 시장을 파

악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긴밀한 협

력체제를 구축한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기업가정신, 스타트업 경영, 비즈니

스 모델 발굴에 관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 2단계 (2023~2027):  경진대회를 통하여 유망 스타트읍들을 발굴하고 해당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드펀드 조성방안을 모색함으로

써 새로운 마을시리즈 스타트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

다.

       (3) 3단계 (2027~2030):  새로운 마을시리즈 제품를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마을시

리즈 스타트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부 연구내용 및 action plan

        ㅇ 마을전산실, 마을도서관, 마을기상대, 마을은행 등의 구축에 필요한 아두이

노 센서 콘트롤 시스템, 라즈베리파이 서버, 기상센서를 통한 기상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및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수집된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임베디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제

품을 제작하기 위한 교육과 워크샵을 실시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하여 마을

시리즈를 제작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ICT 역량을 제고한다.

     2)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ㅇ 목적 : 제3세계에서의 창업활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공여국 청년과 수원국 

청년이 함께 글로벌스타트업 팀을 이루어 수원국 현지의 시장 상황을 잘 이

해하고 있는 수원국 청년들이 스스로 현지 시장 상황에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공여국 청년들

의 ICT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국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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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한편 공여국 청년들의 해외 창업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데 목적

이 있다(조대연, 2017).

      ㅇ 배경 : 제3세계의 스타트업 환경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그 생태계는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창업에 성공하는 스타트

업은 그 창업주가 현지인이지만 외국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계 액

셀러레이터에 의하여 교육되고 훈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규모

의 투자를 유치할 역량이 있거나, 직접 외국계 액셀러레이터의 주선으로 투

자를 해결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스타트업 모델과 견주어 볼 만한 수준에 이

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이외의 창업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창업아이템

도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가)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1) 1단계 (2020~2023): 수원국의 대학, 인큐베이터, 투자 기관, 정부 등 스타트

업 관련 생태계 파악 및 협력 기관을 발굴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수원국과 

공여국 대학생, 청년으로 이루어진 글로벌스타트업팀 간의 스타트업경진대

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1회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 2단계 (2023~2027): 매년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회하며 우수팀을 발굴하는 

동시에 유망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액셀러레이터 교육, 엔젤 투자자연

결, 크라우드펀딩 연계, 멘토 교육 등 후속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3) 3단계 (2027~2030): 매년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성장하는 스타트업

에 대한 벤처캐피탈 연결, 해외진출을 위한 공여국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

터와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개발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터 교

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세부 연구내용 및 action plan

        ㅇ 공여국의 대학생, 청년과 수원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글로벌스타트업

팀을 이루어 스타트업경진대회를 참여하며, 경진대회 기간 동안 기본적인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며 비즈니스 아이템의 발굴과 시장 현황 파악은 수원

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담당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해당과정에서의 

ICT 활용에 관한 부분은 공여국 청년,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창업

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창업에서의 ICT활용도를 높여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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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도록 한다. 우수팀에 대한 지원도 공여국의 크라우드펀딩 소개 및 투

자자 연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3)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

      ㅇ 목적 : 엔젤 투자기관,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창업 경험이 

있는 멘토 등의 기관들이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어야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의 생존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3세계의 수원국은 이러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대체할 만한 공여국의 

기관들을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수원국의 창업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ㅇ 배경 : 선진국의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에는 엔젤 투자기관, 벤처캐피탈 투자

기관,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창업경험이 있는 멘토 네트워크 등의 다양

한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제3세계의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에는 이런 기관들

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이 현저

히 낮아진다. 이러한 에코 시스템은 해당 국가의 역량 및 경제 상황, 정치 체

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시스템의 발전과 형성에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 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3세계의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을 적절하게 디자인하면 에코 시스템 내에 존재하여야 할 기관들

이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공을 도울 수 

있다(조대연, 2017).

      가)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1) 1단계 (2020~2023): 기업가정신, 스타트업 교육을 활성화하는 생태계를 설계

하고 구축하며, 해당 생태계에 적합한 수원국형 ICT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2) 2단계 (2023~2027): 수원국에 적합한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엔젤 투자클

럽 등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한다.

       (3) 3단계 (2027~2030):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여국의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생태계의 긴밀한 연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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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부 연구내용 및 action plan

        ㅇ 공여국 액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수원국에서의 유망한 스

타트업을 발굴하고 교육,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어 우수한 스

타트업에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벤처캐피탈을 소개하거나 크라우드펀딩

으로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 특히 공여국의 멘토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공여국의 액셀러레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원국

의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원국의 스타트업 에코 시스템을 형성하여 스타트업의 발아를 

돕고 성장하도록 한다.

  4. 결론

     ㅇ 본 사업의 전략은 ICT ODA 수원국의 환경과 공여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SWOT을 기반으로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풀뿌리 

ICT ODA는 공여국의 민간이 주도하여 수원국의 시골마을 주민, 학생과 밀착 

교류를 이루며 현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본 과제는 시

골을 중심으로 ICT를 도입하고 최종적으로는 ICT를 중심으로한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하여 시골의 경제적, 기술적 자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ICT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므로 마을의 변혁에 필

요한 마을시리즈 제품들을 교육기자재로 활용하여 ICT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기술을 스스로 배워서 마을시리즈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여 스타트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본 과제는 ICT Village 프로젝트

를 통한 마을변혁을 이루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ICT Education이 이

루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교육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ICT 

Startup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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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CT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Ⅶ-9] ICT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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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ICT 분야 중점 과제

   ㅇ 상기에서 논의된 전략적 핵심과제 중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수원국의 필요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데 중점을 두

었다. 디지털디바이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수원국의 농촌이 경제적, 기술적 자

립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시골 지역의 낙후된 ICT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에 ICT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의 센터로 삼으며, 도시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ICT 스타

트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글로벌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하여 공여국의 스타트업 노하우와 지식을 수원국 스타트업에게 전

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행과제를 선정하였다.

1. 중점과제명 #1: 마을 ICT 센터

가. 목표 및 배경

     ㅇ 목표: 수원국 내의 도시를 벗어난 지역들은 대부분 인터넷과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지역으로 디지털디바이드의 심각한 피해지역이

다. 이러한 지역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태양광패널을 이

용한 대체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발전소, 마을

전산소와 서버, 마을도서관, 마을기상대를 포함한 마을 ICT센터를 설치하여 

향후 마을은행과 마을화폐, 스마트 마을양계장, 마을공장 등 다양한 ICT 서비

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배경: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을 활용한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적정기술로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

한 마을ICT센터의 인프라 상에서 센서, 사물인터넷 등 기술들을 활용하여 다

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마을ICT센터를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마을

은행과 화폐, 마을도서관, 마을기상대, 마을양계장 등 마을을 위한 서비스 개

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 ICT역량을 증대시키고 향후 관련 제품을 제작

하는 ICT 스타트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디바이드를 해소하고 

경제적, 기술적으로 자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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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

     ㅇ  마을전산소와 서버, 무선랜 통신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마을발

전소를 구축한다. 현장에서 쉽게 주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발전소의 각종 

부품을 규격화하고 모듈화 한다. 그리고 마을발전소 내부에 서버를 설치하여 

마을전산소를 구축하고, 무선랜 송출기를 설치하여 무선랜 마을도서관을 구

축한다. 이와 함께 향후의 스마트 농업을 위하여 기상센서를 활용한 마을기

상대를 구축하고 수집되는 국지 기상데이터를 마을전산소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향후 마을 전산소의 기상데이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

선랜 베이스 스테이션과 무선랜 리피터, 무선랜 브릿지를 설치하는 것이 전

체 과정의 핵심이다. 주민들이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가이드 운영지침

서같은 문서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 단계별 목표

     1) 1차년도(2021년): 돔과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마을발전소를 만들고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여 마을전산실과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

얼과 교육을 제공한다.

     2) 2차년도(2022년): 마을전산소와 서버를 기반으로 무료 교육콘텐츠, 와이파이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을도서관을 설치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

하여 마을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 3차년도(2023년): 향후 스마트 농업을 위하여 마을기상대를 설치하고 이에 관

한 교육을 초중고생을 교육에 포함시킨다. ICT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발굴하고 

교사들의 ICT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림 Ⅶ-10] 마을ICT센터 내의 마을전산실과 전산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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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점과제명 #2: OS 24

가. 목표 및 배경

     ㅇ 목표 : On-Site 24(ICT Village 맞춤형 

ICT 서비스 제작자 육성), Open-Source 

24( 대학생과 청년 중심 오픈소스 활동

가 육성), Out-Sourcing 24(한국과 24시

간 아웃소싱 가능한 매칭 플랫폼을 구

축)를 구축한다.

     ㅇ 배경 : 1. 진입장벽 낮은 SW/HW 분야 선택: SW는 FOSS(Free Open Source 

Software)로 열려있고, HW는 아두이노, 라즈베리 등 가격이 저렴하며, 기능도 

좋으며 배우기가 쉽다. 2. 수원국에 맞는 4차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은 수요자 중심’이며, 열려있는 구도이다. 수원국 내부의 혁신뿐아

니라, 수원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세계화할 수 있다. OS24는 수원국에 적합

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원국 국민의 참여로 좋은 직업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한국과 CI/CD(Continuous Integration / Continuous 

Development)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한국과 수원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한

국기업으로서는 좋은 인력을 사용할 수 있고, 수원국에 맞춤형인 상품이나 서

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Ⅶ-11] OS24의 3단계(마을→ 수원국→

세계)

[그림 Ⅶ-12]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OS24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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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

     ㅇ 대학생을 상대로 FOSS의 상위단계인 핵심 기여자/운영자 단계 전문가를 양성

하고, 교육생이 다음 교육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인

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며, ICT Village 활동을 통해서 현지

에 필요한 OS24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이들을 기반으로 ICT Startup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다. 단계별 목표

     1) 1차년도(2021년): Open Source 전문가 교육과정 수립 (이용자→기여자→커미터)

수원국 대학 중 협력할 수 있는 대학을 발굴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여국

에서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수원국 대학을 연계한다. 이러한 

인프라가 갖취지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이용자 및 신입기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베양한다.

     2) 2차년도(2022년): ICT Village 문제 해결 프로젝트 운영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소스 신입 기여자 및 핵심 기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협력이 가능한 대학과 국가를 확산시킨다. 

ICT-Village 사업에서 마을시리즈 등 맞춤형 요구 사항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

행하고, ICT Education 사업의 통합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한다.

     3) 3차년도(2023년): 공여국 기업과의 매칭 프로젝트 운영

        ICT교육을 통하여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자(BDFL, Beneficial Dictator 

for Life) 레벨 오픈소스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러한 전문가를 ICT-Startup에 

사업에서의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 및 글로벌스타트업팀으로 스타트업경진대회

에 참여시킴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공여국의 기업과 협력하여 

아웃소싱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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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점과제명 #3: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가. 목적 및 배경

     ㅇ 목적 : 제3세계에서의 창업활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공여국 청년과 수원국 

청년이 함께 스타트업 팀을 이루어 수원국 현지의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원국 청년들이 스스로 현지 시장 상황에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공여국 청년들의 ICT경

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국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증진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공여국 청년들의 해외 창업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대연, 2017).

     ㅇ 배경 : 제3세계의 스타트업 환경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그 생태계는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창업에 성공하는 스타트

업은 그 창업주가 현지인이지만 외국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계 액

셀러레이터에 의하여 교육되고 훈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역량이 있거나, 직접 외국계 액셀러레이터의 주선으로 투자를 

해결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스타트업 모델과 견주어 볼 만한 수준에 이르는 경

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이외의 창업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창업아이템도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나. 내용

     ㅇ 공여국의 대학생, 청년과 수원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창업경

진대회를 참여하며, 경진대회 기간 동안 기본적인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며 비

즈니스 아이템의 발굴과 시장 현황 파악은 수원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담당하

고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해당과정에서의 ICT 활용에 관한 부분은 공여국 

청년,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창업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창업에서의 

ICT활용도를 높여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우수팀에 대한 지원도 

공여국의 크라우드펀딩 소개 및 투자자 연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다. 단계별 목표

     1) 1차년도(2021년): 수원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사하고 글로벌스타트업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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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대상 대학 및 기관을 발굴하며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여국에서의 글로

벌스타트업경진대회 참여 대학 및 지원기관을 발굴하고 참여대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2차년도(2022년): 수원국과 공여국 참여자로 이루어진 글로벌스타트업팀들 간

의 스타트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팀 및 유망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사

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 3차년도(2023년): 대회 수상팀 및 유망 스타트업팀들을 공여국 스타트업생태계

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4. 결론

     ㅇ 본 과제의 전략적 방향 설정에 따른 실행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디지털디바이

드의 중심에 있는 수원국의 시골의 변혁을 주도할 ICT교육을 마을ICT센터를 

중심으로 초중고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ICT교육을 조속

한 시일 내에 수원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기존교사의 ICT역

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ICT교육이 스타트업으로 결실을 맺도록 글로

벌스타트업팀을 형성하여 공여국의 스타트업 관련 지식과 노하우가 수원국에 

공유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5. ICT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Ⅶ-13] ICT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8장  국제협력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과학기술ODA 국제협력

제2절. 국제협력 분야 핵심 전략 과제

제3절. 국제협력 분야 중점 과제

Ÿ 대표 집필자 김도원 (I-DREAM)

Ÿ 참여위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Ÿ SDGs 연관 분야 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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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제협력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

  1. 개념

   ㅇ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은 효과적인 과학기술 ODA 추진과 실현을 위하여 관련

된 다양한 글로벌 단체들간의 다자간 협력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과학기술 ODA 

경험과 지식, 과학기술 ODA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교류, 공유, 집적하고 이

를 홍보 및 전파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ODA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

과적으로 추진, 실행할 수 있는 글로벌 다자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ㅇ ODA라는 용어에 이미 국제협력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 분야별 ODA 로드맵

은 별도로 다루어졌으므로, 본 장에서 다루는 국제협력은 통합적이고 거시적이

며 근원적인 관점에서의 국제협력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ODA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문화와 국제화된 과학기술 ODA 교육 컨텐

츠를 적용한 차세대 과학기술 ODA 인력의 양성도 포함한다.

   ㅇ 과학기술 ODA의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은 SDG 17개 목표 모두에 의미 있는 기

여를 할 뿐 아니라, 특히 17번째 SDG인 파트너십에 직접적 기여가 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https://sdgs.un.org/goals/goal17 

[그림 Ⅷ-1] SDGs 17개 목표 및 17번째 목표

https://sdgs.un.org/goals/goal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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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요성 및 파급효과

   ㅇ 과학기술 ODA 활동은 ODA 일반적 특성뿐 아니라 과학기술이라는 특수성이 포

함되어 있으며, 매우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경

험과 지식 그리고 전문 인력의 교류가 여타의 ODA 활동보다 활동성과에 더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ODA 경험 

그리고 과학기술의 협력과 공유는 매우 긴요하다.

 

   ㅇ 그러나. 현재 각 과학기술 ODA 활동은 효과적인 국제적 정보 교류와 협력보다

는 개별적인 범주 안에서 추진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국제 과학기

술 단체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는 효율적인 국제간 협력을 이루어 내고 있으

나,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과학기술 ODA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 폭넓은 학제 간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ㅇ 국제적 다자협력을 통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문 인력과 자원 활용의 효용성

을 혁신할 경우, 유사한 시행착오의 반복을 예방하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발굴, 적용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과학기술 ODA 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보다 더 효과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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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국제협력 분야 핵심전략 과제

   ㅇ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착안점에 기반하여 핵심전략과제를 선정

하였다. 

[그림 Ⅷ-2] 국제협력 분야 주요 착안점

1. 핵심전략과제 #1

가. 핵심전략과제명: 국제 다자 협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나. 핵심전략과제 선정 배경

      ㅇ 과학기술 ODA는 다양한 지식의 융합과 다학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

지고 있어 단순한 양자 협력보다는 국제적인 폭넓은 다자협력을 통한 접근이 

가장 효율적이다. 국제 과학기술계는 이미 개별 전문분야별로 국제협력 기반

을 갖추고 있어 과학기술 ODA 사업의 다학제 특성에 맞도록 국제 과학기술 

기구들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ㅇ 과학기술 ODA의 이해관계자는 기술 수요자와 제공자뿐 아니라 과학기술 전문

가, 개별 국가 기관, 국제기구, 관련 사기업, 임팩트 투자를 주관하는 크라우드 

펀딩 기관 그리고 관련 NGO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과학기술 ODA 경험과 지식, 과학기술 ODA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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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공유, 집적하고 이를 홍보 및 전파하려면, 이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원활

히 소통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ㅇ COVID-19 이후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려면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 최적의 수단이며, 국제 사회가 시공의 차이를 극복하

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도 인터넷 기반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한 향

후 과학기술 ODA 활동을 도모하는 상설 국제기구로 발전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서도 인터넷 기반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하다. ICT를 응용한 

기술로 나눌 수 있다.

다.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과학기술 ODA의 성공 및 실패 사례의 공유를 통해 개별 과학기술 ODA 사업

의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 그리고 개별 사업의 운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글로벌 다자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융합 및 다학제 접

근이 가능하도록 다자간 디지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

이 본 연구과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라. 국내외 현황 분석

     ㅇ 과학기술 분야에는 개별 전문 분야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제 학술지와 

학술 대회 등의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학기술 ODA와 같

은 폭넓은 학제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도모하는 기반은 없다.

     ㅇ 여러 나라의 ODA 사업을 통해 수많은 과학기술 ODA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존재하나, 이들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담아내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없다.

     ㅇ GitHub, AdaFruit, Open source ecology 등 다양한 오픈 소스 기술에 관련된 

지식 및 사례 공유 디지털 플랫폼은 다수 존재한다. 

     ㅇ KIVA와 같은 국제적 플랫폼과 국내의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더브릿지, 언

더독스와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회 혁신을 목표로 하는 회사의 창업을 지원하

는 임팩트 투자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 존재하나, 이들을 위한 통합 플랫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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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ㅇ 문제 발견, 사업 제안, 재정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

는 지식과 경험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국제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마. 세부 내용

     1) 1단계 (2021~2023)

       - 과학기술 ODA 사업 수행에 관련이 깊은 단체들과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MOU를 체결하여 협력의 기반을 조성한다.

       -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과학기술 ODA에 관련된 국제 학회, 기구 및 단체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들에 특성에 따른 분류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정리한다.

       - 오픈소스 기술을 주관하는 기관들의 활동을 파악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

       - 정기적으로 열리는 EKC와 같은 과학기술인 모임에서 특별 세션과 포럼을 열

어 과학기술 ODA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제 한인 

과학기술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2) 2단계 (2024~2027)

       - COVID19으로 활성화된 비대면 학술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거리와 시차를 극

복하는 의사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한다.

       - 과학기술 ODA의 대상이 되는 현지 현황 정보를 Woldometer와 같은 방식으

로 분류하여 보여주고 그 정보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3) 3단계 (2028~2030)

       - 개별 과학기술 ODA 사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현지 문제가 현지인의 직접적

인 요청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는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다.

       - 과학기술 ODA 관련 국제 기구들과 연대하여 구축된 디지털 플랫폼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공식 협력 체계을 구축한다.  

       - 디지털 플랫폼의 주도를 통해 과학기술 ODA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한

국의 주도하에 창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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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략 및 방안

     ㅇ 기존의 과학기술계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학술 대회에서 특별 튜토리얼과 포

럼을 열어 과학기술 ODA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 다자 협력의 기반을 마

련한다.

     ㅇ 오픈 소스 기술계에 이미 존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벤치마킹하고 모사하여 

폭넓은 기술 공유와 성공 사례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ㅇ 개별 국제 학회 및 기구 그리고 관련 기업과 NGO들이 과학기술 ODA를 봉사

와 공적 기여라는 차원 뿐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각 주체들이 주도적으

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ㅇ 과학기술 ODA 사업이 갖는 특수성이 융합 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드는 일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초등 중고등은 물론 고등 과학기술 교육을 혁

신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컨텐트를 생산하고 널리 활용되도록 

도모한다.

    사. 최종 목표

     ㅇ 과학기술 ODA 사업을 위한 국제적 다자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도

모하는 인터넷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한국이 주도하여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 K-방역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한발 더 나아가 과학기술이 어

떻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터넷 기

반을 구현한다.

     ㅇ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통해 과학기술 ODA를 전문으

로 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일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 파급 효과

     ㅇ 과학기술 ODA 사업의 적실한 목표 및 전략 설정에서 사업 수행과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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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ㅇ K-방역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국제적

인 다자 협력에서 주도적인 위치로 발전시켜 국가의 격을 높일 수 있다.

     ㅇ 인터넷 기반 디지털 플랫폼은 비대면 사회로의 이행에 따르는 도전을 슬기롭

게 극복하는 기반이 된다.

     ㅇ 과학기술 ODA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에만 집중하는 파

편화된 교육 방식을 학제간 지식을 중심으로 한 융합 교육을 실현하는 방식으

로 한 수준을 높이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ㅇ 수혜국과 호혜국이 일방적인 원조의 흐름 모델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플랫폼

을 통해 문제 인식, 지식 창출,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얻게 된 정보를 상호

간 교환 할 수 있는 플렛폼 방식을 구현하여 이상적인 동반 성장의 기반을 구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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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전략과제 #2

     가. 핵심전략과제명 : 글로벌 포용사회에 적합한 과학기술 문화 구축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글로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포용적 혁신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의 

구축

 

     다. 국내외 현황 분석

      ㅇ 과학기술 ODA는 글로벌 사회의 동반성장과 포용적 혁신에 기초하여야 하나, 

현재의 과학기술 문화는 전반적으로 이윤창출에 집중된시장 지향적 경향을 

보이고, 주변의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군사기술 등 거

대과학기술과 새로운 분야로 각광받는 소위 첨단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

인다. 언론 등에서도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편으로서의 과학기

술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종의 환상처럼 과학기술을 묘사하며 

신규성, 첨단성, 복잡성 등에 과학기술의 가치를 더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ㅇ 이러한 과학기술 문화는 대다수의 과학기술인력이 포용적 혁신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인력이 국제사회의 포

용적 혁신에 기여하는 기회도 제한하게 되어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인력 풀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적 현상의 새로운 발견이나 규명을 강

조하는 학계의 특성상 과학기술인력들이 신규성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학기술 ODA에 집중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ㅇ 따라서, 과학기술 ODA와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시장 지향적 가

치나 소위 첨단의 가치를 뛰어 넘어, New Normal이 된 포용적 혁신에 기여

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보다 높은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고무하는 사회문화의 

형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 문화를 구축하기 위

한 과학기술 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다.

      ㅇ 모든 일은 사람이 하므로, 과학기술 ODA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차세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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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교육의 혁신이 시급하다.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 이상의 가치, 

즉 포용적 혁신에 기여하는 가치로 인식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중장기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라. 세부 내용

      1) 1단계 (2021~2023): 포용사회를 위한 과학기술문화 capacity building 

       - 포용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가치 규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표용혁신의 

도구로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방안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실행한다.

       - 취약층, 사회문제해결에 우선하는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학기술이 시장가치 

창출의 도구로 집중되어 있는 현 과학기술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과 

국제사회의 취약층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포용혁신 문화를 강화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한다. 또한 공공 

과학기술 기관의 역할에 포용사회를 위한 혁신을 추가하여, 각 공공기관들이 

포용혁신을 주도하고 지원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실행한

다. 

       - 포용적 과학기술의 가치를 교육하기 위한 패러다임 수립: 과학기술의 핵심은 

과학기술을 수행하는 인력에 달려 있으므로 과학기술인력을 포용혁신의 가

치로 육성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연구하여 이러한 패러다임이 교육과정에 반

영되도록 한다. 기존의 시장가치를 뛰어넘는 상위의 가치로서 사회문제를 해

결하는 과학기술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의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분석한다. 특

히 과학기술을 연역적으로만 학습하기 보다는 문제해결형 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방안을 도입하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과학기

술의 가치를 강화하고 적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2) 2단계(2024-2027): 포용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강화 

       - 국제개발 참여인력 우대환경 조성: 과학기술 ODA나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

는 과학기술인력들에게 중장기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기술 ODA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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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개발에 재정자원 배정을 확대함으

로써 과학기술 ODA 등 국제개발 사업에 과학기술인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 해외 한인자원의 국제개발 역할 강화: 현재 국제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한인 과학기술인력과 조직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해외 각지에 소재

하고 있는 한인 국제개발 역량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한국의 활동과 연계

시킴으로써 한국 국제개발역량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

을 주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구축한다. 

특히, 현재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해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들과 이들의 

연합 conference인 UKC, EKC, CKC, AKC 등 세계 각 KC에 과학기술 ODA 

등 국제개발 분야를 추가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시계 각지에 산재한 한인 과

학기술인력들이 국제개발과 국제사회의 포용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연구한다.

       - 포용적 과학기술 가치가 담긴 과학기술 교육과정 설계: 포용적 과학기술의 가

치가 담긴 교육과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의 과학기술 

교육 커리큐럼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포용적 과학기술 교육과정을 담당할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설계한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 상

에서 포용적 과학기술 교육과정을 지원하도록 관련된 교육자료들과 사례들

이 공유되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2) 3단계(2028-2030):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의 글로벌 모델 선도 

       -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 및 컨텐츠 글로벌 확산: 한국사회에 적용된 포용적 과

학기술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과 구현 프로그램의 검증경험을 기반으로 글

로벌 표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소개 및 제안

하여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를 선도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포용적 과학기술과 관련된 글로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글로벌 모델을 선도한다. 아울러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문제 해결형 모델을 연구하여 글로벌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예를 들어 국제개발스카웃 (가칭) 과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

여하는 청소년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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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과학기술의 글로벌 시민교육 커리큘럼 개발: 한국사회에 적용된 포용

적 과학기술 교육과정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글로벌 시민교육 환경에 적합

한 글로벌 표준 프로그램으로 보완, 개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소개 및 제안

하여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과학기술 시민교육을 선도한다.

     마. 전략 및 방안

      ㅇ 포용적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확대하여 시민사회의 인식을 강화

한다.

       - 연구논문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한 학술적 논의구조를 구축한다.

       - 유럽 등 선진사회의 포용적 과학기술 프로그램 및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을 검토한다.

       - 포용적 과학기술 모범 사례/프로그램들의 국제 경연을 개최하여 공유하고 확

대한다. 

       - 과학기술 공공기관에 포용적 성과지표 적용을 추진하여 공공기관들이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의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한다

       - SNS,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포용적 과학기술과 포용적 국제개발 활동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ㅇ 포용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력강도를 강화한

다.

       - 국제사회의 포용적 과학기술 프로그램 및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 주도 기관

들을 발굴하여 이들과의 파트너쉽을 구축한다. 

       -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 ODA 관련 기관, 단체, 기업들에게 포용가치를 우선시 

하는 한국형과학기술 (K-S&T)을 안내하고, 포용적 과학기술 협력에의 참여를 

유도한다.

       - 해외과협, KC 등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한인과학기술자들이 

포용적 국제개발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ㅇ 포용적 과학기술 교육에 기반하여 차세대 인력자원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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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포용적 과학기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교재개

발 등 교육기반을 구축한다. 

       -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청소년커뮤니티 (가칭 국제개발스카웃) 운영을 

통하여 글로벌 문제 해결형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바. 최종 목표

      ㅇ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 및 교육 선도

     사. 파급효과

      ㅇ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가 구축되면, 과학기술 ODA 및 포용적 국제협력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다. 

      ㅇ 포용적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과학기술 ODA 및 포용적 국제협력

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인력이 확대되어 국제개발효과가 증대된다.

      ㅇ 포용적 국제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에 참여하는 인력이 증

대하면 한국형 과학기술 (K-S&T)이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과학기술 ODA 문

화를 선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3. 국제협력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Ⅷ-3] 국제협력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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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4] 국제협력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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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국제협력 분야 중점 과제

1. 중점과제명 #1: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플렛폼 및 인력양성 기반 

설계

가. 과제의 개요

      ㅇ 본 과제는 과학기술 ODA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협

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력을 협의하고 수

행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을 설계하고 이를 주도할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

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다. 

ㅇ 본 과제는 앞에 기술한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 로드맵에 설정된 “다자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 프로그램 구축” 이라는 두 

핵심전략과제들의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반을 설계하는 첫 해 

과제이다. 본 전략과제는 2023년까지 연장, 확대하여 두 핵심과제의 단기 목

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인 바, 로드맵에 기반하여 두 핵심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 기반과제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갖는다. 

 

ㅇ 본 중점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두 핵심전략과제들의 단기 목표와 주요 수행내

용들이 수정, 보완되어 단기 로드맵을 이행하게 되고, 그 결과에 연동하여 이

후 중, 장기 핵심과제 목표를 달성해 나가게 되므로, 본 중점과제는 국제협력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상의 계획 실행과 목표 달성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된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다자협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필요성은 그 동안 국내에서 수시로 거론되

어 왔으나 앞 핵심과제들 설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직 국내외에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ㅇ GitHub, AdaFruit, Open source ecology 등 다양한 오픈소스 기술에 관련된 

지식 및 사례 공유 디지털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며, KIVA와 같은 국제적 플

랫폼과 국내의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더브릿지, 언더독스와 과학기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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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사회 혁신을 목표로 하는 회사의 창업을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 크라우

드 펀딩 기업이 존재하므로, 아직 이들을 위한 통합 플랫폼은 없으나 통합 

플랫폼을 설계하는데 이러한 개별 사례들은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ㅇ 유럽연합 (EU) 의 Horizon2020 프로그램의 한 주제로 RRI (사회적 책임을 위

한 연구혁신)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업 진행과정과 성과가 과학기술 

ODA 사업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 

연구와 교육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국내에는 포용적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 그룹들

이 존재한다. "첨단과학기술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효과 탐색“과 같은 주제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과학기술이 발생시킨 사회적 쟁점

과 이에 대한 이공계열 대학생들의 책임감 함양에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들은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와 교

육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과학기술 ODA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충실한 성과를 내려면 국내 자원만이 

아닌 다양한 글로벌 인적, 재정적 자원들을 활용하고,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축적된 지식, 경험, 전문성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ㅇ 그러나 과학기술 ODA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글로벌 규모에서 결집시키는 

것은 단기에 가능하지 않고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에 소요되는 시

간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본 중점과제가 조속히 추진될수

록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도 그만큼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ㅇ 특히 포용적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수준

의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 철학과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국

제사회에 한국형 과학기술 (K-S&T)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많은 연구는 물론 상당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필요하여 조속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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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위상을 갖기 어렵다.  

   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본 중점과제는 앞에 기술한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 로드맵에 설정된 “다자

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 프로그램 구축” 이라

는 두 핵심전략과제들의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반을 설계하는 

첫 해 과제로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기반 설계와 국제협력인력 양성기반 

설계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ㅇ 본 중점과제에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기반 설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 과학기술 ODA 수행에 필요한 지식/경험/사례, 과학기술 ODA 수요 풀, 과학

기술 ODA 사업의 재정자원 (funding sources) 등 과학기술 ODA 사업 추진

에 필요한 각종 자원 (resource) 구조를 설계 한다. 

- 기술 수요자 (혹은 수혜자), 기술 보유자 (혹은 제공자), ODA 사업 활동가 

(혹은 단체), 관련 국제기구들, 관련 NGO들, 과학기술자, ODA 연구자, 임팩

트 펀딩기업, 제품/장비 공급기업 등등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 

(stakeholder) 를 규명하고 이들간의 최적 비대면 소통방안을 설계한다

ㅇ 본 중점과제에서 국제협력인력 양성기반 설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된다. 

- 기존의 첨단지향적, 시장지향적 과학기술 문화를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반 과학기술문화 개선요인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설

계한다.

- 해외과협들과 여러 KC 등과 같은 해외 한인 과학기술자들과의 협력 프로그

램에 포용적 국제개발을 하나의 중점 주제로 설정하여 해외 한인과학기술

자들이 포용적 국제협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설계한다.

-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와 포용적 국제개발 내용을 정규교육 안에 포함시키

기 위하여 교사 워크숍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방안을 설계한다. 

- 향후 국제협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한인 차세대 및 해외 한인 청

소년들을 위한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ㅇ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로드맵에는 연관되는 영역이 광대하여 



- 135 -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국내외에 이러

한 사안들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중

점과제는 국내외에 산재하는 관련 전문가들 조사, 발굴하여 다음 단계의 로

드맵 추진 과제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참여자들을 확대하고자 한다. 

ㅇ 본 중점과제에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한인 과학기술자들과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ODA 관련 인력들을 발굴하여 국제협력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로드

맵을 실현시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

히 기술 수혜국 혹은 수요자들도 이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수요

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국제협력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Ⅶ-5] 국제협력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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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

  1. 개념

   ㅇ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일반적 정의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와 새로

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문제 해결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관련 주체들과 공동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이러한 사회혁신의 특성은 현장에서 구현되는 실천적 활동으로 아이디어를 넘어 

혁신(innovation)으로서 구현되는 활동으로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혁신

의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기존에 충족되지 않았던 사회적 니즈에 대응

하는 활동으로 니즈를 구체화하고 기존에 인지되지 않았던 니즈를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며, 시민사회와 취약계층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영향력을 향상시켜

서 사회관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관계의 변화

의 특성을 갖는다. 나아가 현장의 문제 해결에서 시작하는 접근을 수행하기 때

문에 상향식 혁신(bottom-up)의 성격과 사용자 접근용이성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새로운 소비영역을 창출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특성

을 갖는다.

  

   ㅇ 사회혁신의 유형 및 사례: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 제
품, 새로운 행동,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조직, 새로운 규칙과 법의 개발 ‧ 구
현 등 대상의 차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으며, 유형별 특성 및 사례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5> 사회혁신 유형별 특성 및 사례

사회혁신 유형 특성 사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사회적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카 쉐어링, 제로에너지 주택 개발

새로운 행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과 행동
시민사회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공무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

새로운 프로세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공동 생산
참여예산제도, 공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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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송위진 외(2018),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2. 개도국의 사회혁신체제 구축 필요성

   ㅇ 사회적 혁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혁신주체에 필요한 지식과 경영능력

을 제공해 주는 조직과 활동, 자본을 투자하거나 융자해줄 수 있는 사회적 혁신 

관련 금융시스템, 사회적 혁신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시스템, 사회적 

혁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매해 줄 수 있는 민간·공공부문의 수요 촉진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혁신주체를 둘러

싼 생태계 또는 사회적 혁신체제(societal innovation system)가 효과적으로 구축

되었을 때, 사회적 혁신이 활성화되어 사회 서비스가 정착되고 고도화될 수 있

다. 개별 조직이나 혁신주체 혼자의 힘만으로 사회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개도국에서 사회적 혁신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혁신체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사회혁신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생태계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3. 개도국의 사회혁신 체제 구축을 위한 조건 

   ㅇ 개도국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주민의 과학기술역량 강화: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 주체인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도국 내에

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발견부터, 개도국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으며, 해결책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시민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사회

혁신을 통하여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혁신가

로 거듭나고, 사회혁신 조직을 만들면서 시민참여가 활발한 사회가 되는 것이 사

회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ㅇ 개도국 정부의 거버넌스 혁신: 사회혁신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시민사회 다음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이다. 개도국 정부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며,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 등 민간 분야와 협력할 때 정책적 목표를 발

새로운 조직 형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조직 형성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의 형성

새로운 규칙과 법
사회적 니즈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과 규칙의 제정
개인예산제도(노인이 자신들 복지 비용의 
사용처를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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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거나 목표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정부가 일하는 전반적인 과

정에서 외부와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중심에 놓

음으로써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지혜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더 풍성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과정을 확대해 나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도국 정부가 사회 각 분야의 거버넌스를 혁신하는 것

이 필요하다.

   ㅇ 개도국 사회혁신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사회혁신 생태계의 중간지원조직은 

사회혁신기업에 필요한 자본, 유·무형의 자원 및 과학기술인프라, 전문성, 네트

워크, 시장 등을 연계하는 조직으로서, 개도국 사회혁신 생태계가 작동하는 촉매

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개도국 사회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파급효과 (지속가능발전)

   ㅇ 신성장이론에서 지식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이며, 혁신은 경제주체

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발전적 노력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도

국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혁신활동과 혁신능력, 경제주체들의 지식과 혁

신창출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식과 혁신이 내재된 개념

인 사회혁신체제와 경제성장은 성장의 선순한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사회혁신

체제 구축은 개도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개도

국 산업기반의 적합성을 향상시켜 개도국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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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성 분야 핵심전략 과제

1. 핵심전략과제 #1

가. 핵심전략과제명: 개도국 내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기존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 개도국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으로

서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회혁신 생태계에는 정부-시장-비영리기구-

시민 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필요 

중심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시민을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로 

상정하여야 한다. 사회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내발적 혁신체계의 구축, 혁

신에 대한 자율성 부여, 시민사회협업 틀 형성, 기술과 사회혁신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

다. 전략 및 방안

     ㅇ 개도국 내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혁신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써 개도국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개도국 시

민 및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지역특색과 여건에 맞고 주민·활동가·지역사회에 ‘가고 싶어하는 명소’로 

인식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ㅇ 두 번째 전략은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

트를 기획하고, 실행 과정을 관리하는 사회문제뱅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개도

국의 사회문제를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현지 시민사회조직과 연구조직 등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ㅇ 세 번째 전략은 온라인 혁신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들

을 활용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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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Ⅸ-1]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분야 핵심전략과제 1



- 142 -

  2. 핵심전략과제 #2

가. 핵심전략과제명: 개도국 사회혁신 선도사업 추진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개도국 사회혁신 주체들이 소통하며 개도국 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

한 리빙랩, 공동연구 등 사업을 추진한다. 

다. 전략 및 방안

     ㅇ 개도국 내 사회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리빙랩을 활용한 개도국 내 실증 

프로젝트 추진, 시민사회조직과의 공동연구사업 추진, 개도국 스타트업과의 협

력 등 3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ㅇ 첫 번째 전략은 리빙랩을 활용한 개도국 내 실증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으로. 

리빙랩은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다.

     ㅇ 두 번째 전략은 사회문제 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개도국의 시민사회조직 및 연
구조직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단기적 성과는 물

론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ㅇ 세 번째 전략은 개도국에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생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육성하며, 금융적 

재원 등 지원을 통해 협력한다.

[그림 Ⅸ-2]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분야 핵심전략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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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전략과제 #3

가. 핵심전략과제명: 개도국 사회혁신 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내재화 및 확산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개도국 사회혁신 확산 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내재화 달성을 위해서 

개도국 내 혁신 주체와 함께하는 과제 발굴 체계의 고도화 및 사회적 가치 성

과의 파급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전략 및 방안

     ㅇ 개도국 사회혁신 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내재화 및 확산을 위해서 2가

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ㅇ 첫 번째 전략은 개도국의 사회적 가치 실천 노력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유인 체계를 구성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 지원 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ㅇ 두 번째 전략은 혁신주체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수를 개발하고, 우수사

례를 공유하며, 참여포인트제 등을 도입하여 활성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림 Ⅸ-3]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분야 핵심전략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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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Ⅸ-4]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성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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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성 분야 중점 과제

1. 중점과제명 #1: 개도국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

가. 중점과제 개요

     ㅇ 개도국에서는 빈곤, 환경오염, 일자리, 도시쇠퇴와 같은 복잡한 발생요인과 종

합적 해결이 요구되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처방으로서 

혁신 주체들 간 협력 등 기존 해결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해결책의 지속적 

생성과 적용 역량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개도국 사회혁신 주체들

의 소통협력 공간 구축을 통해서 사회혁신 조직들과 함께 이들을 측면 지원하

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효과적 소통과 협력의 물리적 집적 공간으로 활용

한다.

     ㅇ 또한,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 자원, 활동, 사례를 온라인 

기반 디지털 플랫폼에 탑재하고, 사회혁신을 학습, 경험,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문제뱅크를 구축하며, 온라인 기반 사회혁신 및 문

제해결 활동 추진을 위해서 온라인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온라인 혁신플랫

폼은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함께 필수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나. 기대효과

     ㅇ 온・오프라인의 소통협력 공간 구축을 통해서 사회혁신 조직과 주요 중간지원

조직의 공간적 집적과 소통을 통해 개도국 내 문제 및 난제 해결의 정책효과

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사회혁신 주도 주체 간 공간집적을 통해 물리적·인

적자본, 사회적·제도적 자본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

다. 또한, 사회혁신을 학습, 경험,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사회문제뱅크를 구축

을 통해서 과거의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시키고 향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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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점과제명 #2: 개도국 사회혁신 선도사업 추진

  가. 중점과제 개요

     ㅇ 시민 참여로 개도국의 지역사회 문제 및 현안에 대한 과학적 해결방안을 제시

하는 리빙랩을 도입하여 시민사회조직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개도국

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교육 등을 통하여 육

성하며, 금융적 재원 등으로 지원한다.

  나. 기대효과

     ㅇ 리빙랩 기반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혁신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를 발굴이 가능하며, 정부와 민간기업은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도국 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실증연구 결과를 통하여 혁

신주체들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을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더 큰 임팩트를 창출해 낼 수 있다.

 3. 중점과제명 #3: 개도국 사회혁신 기반 구축

  가. 중점과제 개요

     ㅇ 사회적 가치 이해 및 구현, 사회혁신 사례 등을 포함한 사회혁신 교육을 통해 

사회혁신 확산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개도국에서 과학기술 사회혁신을 통해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와 영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사

회혁신 측정 지수’를 개발하여 사회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표 16> 사회혁신 측정 내용

구분 주요 측정 내용

사회적 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제(사회적 미션, 주사업활동의 가치, 혁신

주체간 협력수준)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경제적 성과
개도국 사회혁신 선도사업에 투입되어 나타난 사업 활동의 경제적인 결과(고용창출 

및 매출 성과 등)를 측정

혁신 성과
개도국 사회혁신 활동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여

부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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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대효과

     ㅇ 사회혁신 측정 지수는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에서 추진되는 개도국 사회혁신 

선도사업의 선정, 최종평가 등에 활용되며,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사회혁신 가치창출을 제고할 수 있다.

4.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성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Ⅸ-5]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성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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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건의료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보건의료 분야 적정기술

  1. 개념 

   ㅇ 보건의료 적정기술이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의료환경적, 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2. 중요성 및 파급효과

   ㅇ 중요성: 이전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어 발생하던 건강 문제는 최근 급속한 세계화

가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건강은 빈곤, 환경과 밀접한 순

환적 관계가 있으며 현재 빈곤선 이하에 사는 8억명 정도의 인구가 건강 취약상

태에 있으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건강불평등은 계속 악

화되고 있다. 그 이유 중 첫째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감염성 질환에 

대책이 수립되었지만,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COVID-19 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병하고 있으며, 신종 감염증은 발병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는 개발도상국에 당뇨, 고혈압 등의 비감염성 만성질환(만성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s, NCD)에 의한 사망이 급증하고 있어서 질병의 

double-burden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첨단화

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의 증가와 첨단 의료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의해 의료 취

약계층은 오히려 과학-의료기술의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ㅇ 따라서 저비용에 효율성이 높은 적정과학기술을 이용한 건강관리 도구를 개발하

고 적정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효율성이 높은 질병관리 

기술을 제공해서 건강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인간의 권리인 건강한 삶을 제공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보건의료 접근방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SDG를 달성하는 방

안으로 health information system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5), 전 세계적으로 접근



- 150 -

도가 매우 높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료관리와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비

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갖는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다.

   ㅇ 한편 SDG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속성은 의료역량 강화 분야를 통해서만 가능한

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 온/오프라인 

접근 역량 방법을 개발하고, 환경, 정책 등 연관 분야와 국제기구, 정부,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ㅇ 파급효과: 신종 감염병과 당뇨와 고혈압에 의한 만성질환의 조절과 관리는 수혜

국을 넘어서 글로벌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뿐 아니라, 보건의료 ODA는 타 분

야, 특히 빈곤(SDG1), 영양(SDG2), 물(SDG6), 환경(SDG8) 분야 등 다른 분야와 연

결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분야 적정 과학기술과 접목하는 국내 ODA 사업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ODA는 인도적 역사적 차원에서 중

요하지만 양자 원조에 치우쳐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이미 수월성을 인정받은 

COVID-19 감염관리를 포함한 의료 기술 반야에서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는 양자 원조(81%)에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 ODA를 다자원조로 전환할 수 

있다.

5) Stenberg, K et al, Lancet, 2017, 5(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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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보건의료 분야 핵심전략 과제

  1. 핵심전략과제 #1:

가. 핵심전략과제명: 저개발국 신종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기술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저개발국에서 실현이 가능한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와 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부족한 의료 자원을 대체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을 

목표로 한다.

다. 국내외 현황 분석

      ㅇ 과거 수 십 년간 전염성 질병과 열대병은 개발도상국 건강문제의 핵심이었으

며, 주요 3대 감염병인 HIV/AIDS, 결핵, 말라리아에 집중 지원을 해 왔다. 그러

나,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COVID-19 와 같은 치명적인 신종 감염병이 발병하

고 있으며, 부적절한 대응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 어디에서나 재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적절한 신종감염병 질병감시 및 관리체계 수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ㅇ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1) 감시체계(검사실 기반 감시체계, 임상 증

후군 기반 감시체계), (2) 진단체계(확진 검사 역량 확보, 현장 신속검사 기술 

개발), (3) 치료 인프라 확보(감염병 전문 의료기관 설치 및 지원), 이동형 치료 

시설(모듈)개발, (4) 비대면 원격 협진(자문) 시스템 구축과 의료인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이 신종감염병을 개발도상국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수

행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에 맞춘 의료기술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ㅇ 국내 및 국제적인 과학기술 ODA에서 본 과제의 수행현황: 원격 진료 기술을 이

용하여 일부 저개발국에서 신종 감염병 중 COVID-19에 대한 진료 안내를 하는 

사업은 KOPHI를 비롯한 기관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20년 KOICA에서도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원국 별로 

적정,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은 수원지역 보건의료 역량에 맞추어 수

행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사업의 의미와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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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의 관련 연구의 동향: 저개발국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 개발이

나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다. K-방역모델을 기반

으로 한 개발도상국 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외경제협력기

금(EDCF)은 코로나 19 보건사업에 4억불 이상의 자금을 중남미와 에티오피아 

코로나 대응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6)

      ㅇ 본 과제를 도출하게 된 사회적 배경 등: 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과 국내 유

행 과정에서 초기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이루며 선진국은 물론 저개발국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와 기술에 대한 문의와 자문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자원이 부족한 저개발국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한 연구와 기술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6) https://blog.naver.com/edcfkorea/22205827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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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 내용

구 분 사업내용 Action Plan

1단계

∙ 사전조사(현지 의료 수준과 역량 평가수요  

조사, 문제 및 목표 분석 등)

∙ 사업 목표 설정(신남방 국가 대상 

수원국, 지역 선정)

∙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설정 및 개발

∙ 의료인 역량 강화 목표 및 계획 설정

∙ 문헌조사

∙ 현지 방문 조사

∙ Workshop & roadmap 구축

∙ 언택트 교육 시스템 & 프로그램 구축

∙ 적용 가능한 디지털 헬스 도구 개발

2단계

∙ 신종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검사실 및   

임상 증후군 기반)

∙ 진단체계(확진 검사 역량 확보, 현장   

신속검사 기술 개발 구축)

∙ 디지털 헬스 기술을 이용한 감시체계 

구축

∙ 중앙 및 권역 또는 지역별 검사 기관 설립  

및 검사 역량 강화

∙ 검사실 기반 신종 감염병(미생물) 감시  

체계 구축

∙ 정기적인 비대면 원격 자문 및 지원

∙ 중앙 및 권역 또는 지역별 의료기관 선정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임상 증후군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 및  

감시 체계 구축

3단계

∙ 치료 인프라 확보: 감염병 전문 의료기관  

설치 및 지원, 이동형 치료 시설(모듈)개발

∙ 비대면 원격 협진(자문) 시스템 구축과   

의료인 역량 강화

∙ 타 ODA 사업과 성과 공유

∙ 중앙 및 권역 또는 지역별 검사 기관 설립  

및 검사 역량 강화

∙ 검사실 기반 신종 감염병(미생물) 감시  

체계 구축

∙ 정기적인 비대면 원격 자문 및 지원

∙ 중앙 및 권역 또는 지역별 의료기관 선정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임상 증후군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 및  

감시 체계 구축

<표 17> 보건의료 분야 핵심전략과제 #1 세부내용

마. 전략 및 방안: 수원국 선정 이후에 구체화 

1) 관련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가) 수혜국 선정: 전세계 모성 및 아동 사망의 95%가 발생하는 카운트다운 국가7) 

7) https://www.countdown203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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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신남방 국가를 선정해서 한-신남방 국가간의 다분야 협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 동반 파트너로의 성장을 시도한다.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세

계보건안보지수, Health related SDG index8) 등 지표를 활용해서 의료 수준을 

평가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에 적정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외에도 수혜국의 사회-의료적 참여 역량, 보건국의 의지, 개발된 

기술의 유사한 등급의 다른 의료사회로의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대상국가를 

선정한다. 예를 들면 미얀마는 countdown 국가의 하나로 health related SDG 

index 가 140위로 낮으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열이 높고, 영어를 공통

언어의 하나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 전달이 용이하며, 보건의료 NGO인 (사) 

라파엘인터내셔널이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지난 8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이 사업을 바탕으로 의료 핵심 멤버들과 보건국, 

WHO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수원국의 협조가 용이하다.

       나) 해당국가의 보건의료 문제점 분석: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다) 해당국가의 핵심과제 수행 중요성: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라) 해당국가에서 과제추진의 필요성: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마) 해당 과제가 수행되었을 때의 사회-경제적 비전: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바) 비용 계산 및 참여인력 및 기관의 pool: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바. 최종목표: 취약계층 대상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즉, 저개발국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사. 파급효과

   ㅇ 저개발국의 신종 감염병 조기 진단 및 대응 역량 강화

   ㅇ 저개발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종 감염병의 글로벌 전파 차단

8) https://vizhub.healthdata.org/sdg/, GBD 2015 SDG Collaborators Lancer, 2016, 38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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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전략과제 #2:

가. 핵심 전략 과제명: 만성질환 적정 관리 기술 개발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1) 최종목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만성콩팥병) 조기진단과 관리를 통한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

     2) 구체적 목표

   ㅇ 수혜지역 만성질환 코호트 구축: 상황에 따라 지역 혹은 질환별 코호트 구축

   ㅇ 만성질환 조기 진단 및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디지털 헬스 프로그램 도입

   ㅇ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하기 위한 수혜국 핵심 인력 양성

   ㅇ 합병증 발병률, 삶의 질 평가, 사망률 평가 등 객관적 평가 방법 도입

다. 국내외 현황 분석

   ㅇ 취약계층 대상 비감염성 만성질환 관리 능력 강화

     - 비감염성 질환은 감염성 질환 이외의 질환을 통칭하지만, 주로 고혈압, 당뇨, 

암, 만성호흡기 질환과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을 포함하는 질환군이다. 세계적

으로 당뇨, 고혈압 등의 비감염성 만성질환이 급증함에 따라서 만성질환에 의

한 사망률 역시 급증하고 있어서 총 사망률의 약 68%가 만성질환에 의해 사

망하고 있다. 이 만성질환 유병율과 사망률은 선진국 보다는 중-저 소득국가

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조기 사망의 80%가 중-저 소득국가에서 발생하기 때문

에 만성질환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보다 심각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WHO는 2025년까지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조기 사망률을 25% 이상 감소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병율과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은 당뇨와 고혈

압인데 이 질환은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계와 만성콩팥병 같은 합병

증을 유발하기에 특기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ㅇ 디지털 헬스케어(d-Health) 기술을 이용한 취약계층 환자 건강관리 수단 개발 

     - 20세기에 들어서 국제보건 분야는 관리만으로도 건강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만성질환 감시체계에 많은 역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은 정보과

학과 기술진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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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인공지능, 모바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

기를 이용한 관리기술(mHealth) 분야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저개발국에

서도 스마트폰의 공급이 급속히 확대되어서 적정화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

한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와 예방, 원격의료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저개발국에서는 자발적으로 모바일 

감시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과 통합, 효용성 

평가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속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는 의료의 체제적 접근 역량 개발

     - COVID-19가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은 의료대응 체계가 확보, 

발전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에 많은 의료 시설, 물자, 인

력이 투입됨에 따라서 기저 만성질환 관리 체계가 세계 곳곳에서 붕괴되어 이

에 따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상황은 저개발국가

에서 더욱 심각하다. 

     - 한편, 의료에 대한 체제적 접근 역량 모델은 기존의 생물의학적 모델을 넘어

선 환경, 생태, 정책, 보건 등의 다학제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을 의미하며, 이

를 국제기구, 정부,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

동개발과 검증을 통해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역량모델에 근거해서 온/

오프라인 의료인력 역량 강화가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

료 ODA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현장에 전달하는 데 치우쳐 

있다면, 체계적 의료인력량 강화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필수적이고 다음 세대

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인이다.

   ㅇ 국내 및 국제적인 과학기술 ODA에서 본 과제의 수행현황

     - 개발도상국은 앞에도 언급했듯이 감염성 질환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 만

성질환이 급증하는 질병의 double-burden을 겪고 있으며 사망자의 3/4이 만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SDG 

에서도 3.4에서 비감염성 만성질환 감소에 대한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건강위

험 감소, 관리역량 강화, 국가 재정 안정 및 보건인력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

하였다. WHO 역시 2025년까지 비감염성 만성질환에 의한 조기 사망률을 25% 

감소시키는 목적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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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질환이 인도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블루오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보건의료 ODA의 지원은 그 비중은 고작 8%에 불과하다9) MDG 전후

로도 질병 관리 관련 국제보건 이니셔티브가 대거 등장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과 모자보건에 집중되어 있어서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은 UNIATF, 

미국 CDC, PATH를 중심으로 일부 진행될 뿐이다.10) 만성질환 중 선진국은 

물론 저개발국에 제일 흔한 질환이 당뇨와 고혈압이다. 이 질환은 조기 진단

과 조절로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심혈관계 합병

증이나 말기신부전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킨다.

   ㅇ 국내의 관련 연구 동향

     - 우리나라 ODA 4대 개발 협력 사업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여성대상 교육, 

보건역량강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다 나은 삶

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 조성), 아프리카 직업기술학교 

지원 사업, 총 4대 구상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실제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

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코이카 2016-2020 중장기 보건사업 중 질병예방 및 

치료서비스 항목에 비전염성 질환이 처음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적 지원 내

용은 페루,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대상으로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뿐이

어서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11) 우리나라 ODA 사업으로 

지역 코호트를 기반으로 적정 과학기술을 응용한 만성질환 지원 사업은 기술

된 바 없다.

   ㅇ 본 과제를 도출하게 된 사회적 배경

     - 신남방 국가는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이에 따른 합병증이 급증하고 있으며 감

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의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12) 신남방 국가는 당뇨 

유병률의 증가가 지난 10년 간 크게 증가하였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년대에 약 49%에서 2016년 6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만성질환에 의한 조

기 사망률(premature mortality)은 24%에 이르렀다. 당뇨와 고혈압은 만성콩팥

병의 주요 원인(60%)이며, 동양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lgA 사구체신염 등의 사

구체 질환, 루프스 신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이 특히 신남방 국가를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그러나 낮은 접근성과 고비용으로 치

9)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2018 2 17 정책토론회
10) https://www.emro.who.int/health-topics/global-health-initiative/index.html

11)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 – 2020, 2017 보고서
12) Htun, Y. M., Win, K. S., Naung, Y., & Soe, K. (2016). Prevalence, awareness and risk factors of hypertension 

in Hmawbi Cantonment Area, Yangon Region, Myanmar. South East Asia Journal of Public Health, 6(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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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순응도가 낮아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지연되어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 개발도상국가들은 장기부전을 위

한 치료시설 부족, 투석이나 이식으로 인한 개인 비용부담, 치료 방법의 다양

성 부족 때문에 말기신부전 환자의 단 10-15%만이 치료혜택을 받고 있다. 

     - 따라서 당뇨, 고혈압과 만성콩팥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해서 말기신부전증

이나 급성 심혈관계 질환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라. 세부 내용

구 분 사업내용 Action Plan

1단계

∙ 사전 조사(현지 의료 수준과 역량 평가 

수요조사, 문제 및 목표 분석 등)

∙ 사업 목표 설정(수원국, 지역 선정)

∙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 설정

∙ 의료인 역량 강화 목표 및 계획 설정

∙ 문헌조사

∙ 현지 방문 조사

∙ Workshop & roadmap

∙ 대상 질환(고혈압, 당뇨, 만성콩팥병) 선

정

∙ 대상 지역 보건의료 사업 파트너십 구축

2단계

∙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만성콩팥병)감시  

코호트 구축(검사실 및 임상 증후군 기반)

∙ 적정 관리 도구 도입

∙ 의료인 역량 강화

∙ 만성질환 코호트 운영

∙ D-Health 결합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 합병증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적정 치료 방법 도임

∙ 초청연수, 세미나, 워크샵 진행을 통한 

핵심 의료인 역량 강화

3단계

∙ 만성질환 관리 체계 안정화

∙ 다단계 평가를 통한 개선

∙ 국내, 국제 ODA와 연계

∙ 코호트 결과 기반 관리 체계 개선

∙ 만성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 수원 대상 지역 의료체계와 공유, 이전

<표 18> 보건의료 분야 핵심전략과제 #2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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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략 및 방안: 수원국 선정 이후 구체화

1) 수원국 선정(핵심과제 1과 동일): 전세계 모성 및 아동 사망의 95%가 발생하는 카

운트다운 국가13) 중에서 신남방 국가를 선정해서 한-신남방 국가가의 다분야 협

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동반 파트너로의 성장을 시도한다. 신남방국가를 대상

으로 세계보건안보지수, Health Related SDG index14) 등 지표를 활용해서 의료 수

준을 평가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에 적정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외에도 수혜국의 사회-의료적 참여 역량, 보건국의 의지, 개발된 기

술의 유사한 등급의 다른 의료사회로의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대상 국가를 선정한

다. 예를 들면, 미얀마는 countdown 국가의 하나로 Health-Related SDG index가 

140위로 낮으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열이 높고, 영어권으로 기술 전달이 용

이하며, 지난 8년 동안 현지 사무소를 두고 보건의료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

이 있고, 이 사업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보건국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수

원국의 협조가 용이하다.

가) 관련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나) 수원국 및 대상질환 선정 방안 

  - 사전조사로 문헌조사와 대상지역 보건의료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

성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

장조사는 초점집단 인터뷰, 핵심 관계자 인터뷰 집중 면접, 환경분석을 진

행한다. 수원국 선정에는 지속가능성 여부, 사회-의료적 요인, 환자의 순응

도, 국가의 사업에 대한 관심 등을 확인한다.

다) 수원국과 사업 주체 간에 협력 체계 구축 

  - 국가, NGO, WHO를 비롯한 다각화된 개발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서는 수원국에 있는 NGO, 협력 병원, 의과대학, 보건국과의 네트워크를 활

용한다. 수원국의 만성질병 분야 핵심 의료진 중에서 연구책임자를 선정해

서 초기부터 책임감을 부여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을 인계받아 지속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라) 대상 질병관리 적정기술 선정, 개발 방안 

  - 관리 대상을 조기진단. 관리, 치료기술의 3단계로 설정하고, 기존 기술의 적

정성 평가와 함께 새로 개발되어야 할 기술을 선정한다. 국내 전문가 워크

숍을 통해 해당 질환별 적정기술을 선정하고 이 기술의 현장 접목성 여부

13) https://www.countdown2030.org/
14) https://vizhub.healthdata.org/sdg/, GBD 2015 SDG Collaborators Lancer, 2016, 38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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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당 지역 전문가들과 검토 후 확정한다.

마) 대상지역 보건의료인 역량 강화 방안 

  - 초청연수 및 워크숍, 세미나를 진행한다. 대상지역내에 본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숙지하고 있는 지도자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오프라인 교육 방법을 도입한다. 대상

질병 관리 적정기술 개발 적용 및 다단계 평가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프로

그램 정착과 확산을 도모한다.

2) 해당국가의 보건의료 문제점: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3) 해당국가의 핵심과제 수행 중요성: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4) 해당국가에서 과제추진의 필요성: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5) 해당 과제가 수행되었을 때의 사회-경제적 비전: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6) 비용 계산 및 참여인력 및 기관의 pool: 해당국가 선정 후 분석

7) 국내연구/해외기관협력/특정지역설정 및 인력투자, 교육 및 국제협력 등의 전

략: 우리나라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원조 분절화 개선 노력, 전문성의 제고,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분야별 특화, 독립된 평가체계 확립 및 파트너십 형성 등

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기관, 국제 기관과의 협력을 권장하고 있

다. 본 사업은 국내 연구/사업기관인 KOICA, KOFIH, NGO, 기업 CSR이 진행하는 

만성질환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해외 기관은 문헌조사, 관련 학회, 수원국 

만성질환 의료전문가 및 보건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 결과를 공유한

다. 국제협력 방안으로는 원조 분절화 개선 노력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정지역 

설정 및 인력 투자 방안은 대상국 상황 검토에 따라 결정한다.

   바. 최종목표: 개발도상국 취약계층 대상 비감염성 만성질환 관리 능력 강화

   사. 파급효과

      ㅇ 사망률 감소, 건강한 삶을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궁극적으로 건강불평등 감소

      ㅇ 보건의료를 통한 건강권 확보를 통해 수원국의 사회 문화적 불평등, 특히 노동

력 증가와 빈곤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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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보건의료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Ⅹ-1] 보건의료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11장  교육 분야 과학기술ODA 추진 로드맵

제1절. 교육 분야 적정기술

제2절. 교육 분야 핵심 전략 과제

제3절. 교육 분야 중점 과제

Ÿ 대표 집필자 김용수 (한양대학교)

Ÿ 참여위원

윤석용 (한국기술사회 국제협력위원회)

이원구 (서강대학교)

최윤정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박상희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우연택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Ÿ SDGs 연관 분야 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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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교육 분야 2030 로드맵

 제1절. 교육 분야 적정기술

  1. 개념

   ㅇ 2015년 70차 유엔정상회담에서 UN은 정부와 시민 사회가 더불어 노력해서 이루

어야 할 17가지의 목표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목표들은 세계의 빈곤 종식과 

평화 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제 사회가 2030년까지 힘써 이루어야 할 과제로 이 

중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

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2017/8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 4백만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이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SDG 4의 취지이

다. 이 SDG 4의 달성을 위해 세운 세부 목표 7개는 다음과 같다. 

<표 19> SDG4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

세부 목표 내용

1. Free Quality Universal Primary & 

Secondary Education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2.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3. Equal Access to TVET, Tertiary 

and Adult Education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 Skills for Decent Works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5. Equality in Education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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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 SDG 4의 달성을 위해 설정한 3개의 실행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0> SDG4 달성을 위한 실행 목표

6.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실행 목표 내용

School Infrastructure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Scholarships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 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Teachers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 도서 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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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요성 및 개발 수요

   ㅇ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를 중심으로 한 적정기술 과학기술자들은 이러한 7개의 세

부 목표 중 아래 2개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ODA 사업의 로드

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21> SDG4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 3,4

   ㅇ 주요 지원 대상국에서 교육 분야 ODA 현황과 개발 수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출처 : KOICA국가별협력전략(CPS)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

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2016-2020)

<표 22> 주요 지원 대상국의 교육 분야 ODA 현황과 개발 수요

세부 목표 내용

3. Equal Access to TVET, 

Tertiary and Adult Education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 Skills for Decent Works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나라명 교육 분야 ODA 현황 개발 수요

캄보디아

- 초등 중등교육(9년간)까지 보편적 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등 교육 등록률

은 초등교육 대비 25-30% 낮은 수준이

며, 초등교육 등록자 중 절반 미만만이 

중등교육까지 수료함.

- 고등 교육의 낮은 수준과 높은 실업률

로 인해 대학 진학보다 노동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 정부는 제3차 사각전략을 통해 

역량구축과 인적자원 개발을 하나의 축으

로 설정하고, 교육, 과학 및 기술과 기술 

훈련의 강화를 네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함. 

- 국가개발계획(NSDP 2014-2018)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 전략을 실행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증대하고 

교육기관과 인력의 역량을 증대하고자 

함. 

미얀마

- 2010년 이후 초중등교육 순등록률 및 

수료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초등교육 

대비 중등교육 지표는 절반에 도달함.

- 정부의 최우선 추진분야 중 하나로 우리

의 비교우위와도 일치하는 직업훈련분야

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얀마 정부는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는 노동인구의 70%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노동시

장과 연계 교육을 통한 기술ㆍ산업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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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시급한 상황임.

베트남

- 2010-2014년간 베트남 지원은 운송 및 

저장 분야, 보건, 교육(69.44백만 달러

/7.8%), 환경보호, 식수공습 및 위생 분

야 순으로 상위를 차지함.

- 베트남은 보편적 초등교육은 달성하였

으나 중등교육의 보편화, 접근성 및 질

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고급기술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IT, BT, 신소재기술, 환경기술 등 혁신적 

산업 분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대학ㆍ학과ㆍ연구소 육성 및 R&D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아세안 시장통합 대비 노동시장 재편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요를 충족을 목

표로 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함

인도네시아

- 중등교육의 순등록률 : 54.80%(2005년) 

-> 76.60%(2013년)

- 증등교육의 수료율 : 71.28%(2005년) 

-> 84.81%(2012년)

-

필리핀

- 보편적 초등교육은 거의 달성하였으나 

중등교육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학년별로 규정된 

나이를 초과하여 나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임.

- 2013년 초등교육 등록률은 116.8%(순

등록률 95.98%)를 달성했으나 중등교

육은 88.4%(순등록률 67.44%)에 그침.

- 교육 및 의료분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

술교육 시행(대통령 사회경제 의제 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중 하나)

몽골

- 17세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성인의 문해율과 초중등교육의 

등록률이 높음. 

- 순등록률(2014) : 초등교육 94.9%, 중등

교육 86.3%

- 교육에서의 남녀격차는 양호한 양성평

등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 참여율

에서는 격차가 존재함

- 몽골 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제고를 위

해 직업훈련 정책, 제도, 훈련환경 개선 

및 노동시장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개발

의 수요가 높음

- 이를 위해 직업훈련 촉진 법률 개정, 교

사 수준 및 급여 개선, 직업훈련 촉진기

금 강화,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안 도입

이 필요함

라오스

- 2010-2014년간 라오스에 대한 지원은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 보건, 운송 및 

저장, 교육(9.9%), 농수산림업 등의 분

야 순으로 상위를 차지함

- 등록률과 5학년까지 진학률간의 격차

가 크며, 효율성 측면에서 교육 시스템 

수준은 여전히 낮음.

- 라오스 정부는 점진적 근대화/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경

제전환기에 적합한 산업인재 양성이 시급

함.

-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

상 및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역량강화, 역

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이 지속적인 개

발과제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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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 201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네팔 ODA 

지원은 에너지, 교육(23.6%), 보건, 무

역정책 및 규제 순으로 상위 분야를 

차지함.

- 초ㆍ중등교육 등록률 및 수료율 모두 

개선되었으나, 기초교육(1-8학년) 이후 

중등교육으로의 진학률 및 기술교육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고려사항) 초등교육 지원은 타 공여기관

에 의하여 지속 지원되고 있으나 네팔 고

등 교육 (대학 교육 및 연구) 지원이 전무

한 바,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네팔 내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 인력

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

술교육 제도 및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탄자니아

- 2010-14년 탄자니아 ODA 지원 금액 기

준, 운송 및 저장,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 교육(20.97백만 달러

/9.13%) 순으로 상위 분야를 차지함. 

- 초등학교 중도 탈락률이 높으며 빈곤

층일수록 수료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

으로 조사됨 

- 높은 등록금, 기숙사 및 교육 관련 부

대 비용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

로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으로의 진

학률이 현저히 떨어짐 (중등학교 총등

록률 : 31.1%(2010)->32.3%(2013)) 

- SDGs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중등교육 

부문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탄자니아 정부는 Vision 2025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

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숙련된 지식과 기

술을 가진 인적자원 개발”을 표명하고 

있어 과학기술 교육 분야 지원에 대한 수

요가 있음.

에티오피아

- 2010-2014년 에티오피아 ODA 지원 금

액 기준, 에너지, 교육(20%), 다부문, 

농업, 보건 등 분야 순으로 상위 분야

를 차지함. 

- 에티오피아 정부는 매년 교육 부문에 

예산을 확대하여 2012/13년에는 전체 

예산의 25.2%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러

한 노력으로 2000년 54.6%였던 초등학

교 총등록률이 2014년 100%까지 개선

되었고, 수료율도 같은 해 53.7%로 증

가됨. 

- 중등교육 개선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 

배양이 필요함. 

- 15세 이상 인구의 문해율은 2015년 기

준 평균 49%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성

인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

선이 요구됨. 

- 에티오피아 정부는 취약지역에 대한 동등

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인간개발과 교육 

훈련의 기본방향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그 중 우선과제로는 초등교육 전, 초등교

육, 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일반교육과 

기술직업 교육훈련, 그리고 고등교육 등 

모든 수준에서 교육의 질, 적절성, 형평

성, 접근성 증대와 같은 정책 등이 고려

되고 있음.

- 현재 각 교육 부문에서 요구되는 직무영

역별 역량개발과 시스템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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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교육 분야 핵심전략 과제

1. 핵심전략과제 #1

가. 핵심전략과제명: 국내 시니어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산업화 지원 연계

형 ICT-과학/공학 기술 교육 지원 사업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국내 시니어 과학 및 공학 분야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

하여 현지의 고등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키워주는 한편 현지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ICT-과학/공학 분야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ㅇ 파견 교수단이 중심이 되어 현지에 필요한 분야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연

계해 줌으로써 국내 기업의 제 3세계 진출을 돕는 한편 현지의 산업화를 지원

한다.

다. 국내외 현황 분석

     ㅇ 국내 및 국제적 과학기술 ODA에서 본 과제의 수행현황

        - 현재 국내에서는 국책연구소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

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등 다

양한 국적이며, 이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에 재직 중인 제 3세계 나라의 

공무원, 연구원, 기업가들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외국인 전문석사 과정이다.

        - 국내의 개도국 지원 과학기술 분야 관련 ODA 사업은 주로 기술 지원 위주

로 집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이 인재 양성이었음에도, 과학 및 공학 교육 지원이 빠져있다. 진행되고 있

는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의 평가도 대부분 자체 평가에 의존하여 사업

의 결과가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난한 후진국에서 오늘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일구어 낸 시니

어 과학기술 석학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 대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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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해외 지원 사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ㅇ 국내의 관련 연구 동향

        - 국내에서 제 3세계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 과학기술 석학 활용 

프로그램은 아래의 두 사업 정도이나 제 3세계 고등 교육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글로벌인재양성사업 : 월드프렌즈 KOICA 자문단, 봉사정신을 갖춘 퇴직(예정)

자 등 국내 우수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개발능력 강화 및 제도 구

축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 및 전문지식을 전수하고자 2010년부터 

시작된 자문가 파견 사업임.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개발 노하우를 공

유함으로써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자문단. 

✓ (사)한국기술경영교육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 ODA 인력풀 확대를 위한 교육 

강좌 개발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은 없는 단순 

국내 교육 강좌임. 2011년 ‘앙코르코리아사업단’을 출범시켰다고 하나 구

체적인 활동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국내 시니어 과학기술 석학 활용 프로그램은 주로 중소기업 기술 지

원, 청소년 과학 교육 및 멘토링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자발적 

재능기부 활동과 협회를 통한 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된다. 

     ㅇ 본 과제를 도출하게 된 사회적 배경

        - 가난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로 모든 것

이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에서 60년 만에 첨단을 구가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 선, 한국의 경험과 그 노하우를 전수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자신

들의 처한 상황에서 개발 가능한 산업과 직결되는 공학 분야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산업 개발을 위한 경험과 인프라 지원 등을 원하는 것이다. 

        - 실로 대한민국이야말로, 폐허 속 후진국에서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적 경

쟁력을 가진 첨단 산업을 키워 낸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지금 60대를 넘어 

막 은퇴를 했거나 은퇴하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와 기술자 그리고 공학도들

은 이러한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와 첨단화의 주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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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이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화를 직접 이끈 경험을 

가진 시니어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실용적 K-공학 교육과 훈련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의 과학기술적/공학적 역량 키워주고 현지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해 그들을 산업화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글로벌 과학기술 분야 ODA 사업이라 판단된

다.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마인드를 가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 3세계 현지

와 연계된 start-up을 설립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미래 세대를 키워 낸

다면 우리 K-공학 및 산업 한류를 확산하는 한편 향후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 증진에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 외교가 필요한 환경에서 시니어 과학기

술 석학들의 활용이 국내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 Global scale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과학기술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

는 ODA 사업에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개별 응모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시니

어 과학기술자의 본격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석학 관리 

총괄 기관에서 ODA 운영 기관과 협조하여 개도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과 

직접 중장기적인 과학 교육 및 연구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형태

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세부 내용

1)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가) 1단계 (2020~2023) : (시범 사업) 주요 핵심 분야 교수 및 기술자 교수단 파견

-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ㆍ건축, ICT 분야

- 개별 파견이 아닌 교수단 파견

- ASEAN 4~5개국 파견

나) 2단계 (2023~2027) : (사업 정착) 전체 과학 및 공학 분야 확대

- 기계, 전기∙전자, 토목∙건축, ICT 분야 외 전체 과학 및 공학 분야 확대 

- ASEAN 포함 10개 국 이상 파견

- 제 3세계 거점 교육 센터 설립 운영 및 지원

- 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연계 지원 

다) 3단계 (2027~2030) : (사업 확산) 파견국 선정 및 3 ~ 4 거점 센터 설립

- 현지 대학과 연계 고등 교육 및 기술 지원 

- 기술 교육 연계 현지 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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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전략과제 #2

가. 핵심전략과제명: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제 3세계 국가 고등 인력 육성을 위

한 ICT-과학기술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지원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제 3세계 개발도상국 인재 육성을 위한 ICT-

과학기술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ㅇ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진 구성,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국내외 현황 분석

     ㅇ 온라인/e러닝 국내외 현황 분석

        - 2000년대 들어 e러닝 체제 도입의 필요에 따라 국내에 설립되기 시작한 사

이버 대학은 2017년 현재 19개의 정규 학위 과정 사이버대학과 2개 원격 교

육 형태의 평생 교육 시설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버 대학은 대

부분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대학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이 ODA를 위한 제 3세계 고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한편 세계적으로는 주요 명문 대학 중심으로 OCW (Open Course Ware)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OCW는 CCL(Creative Commons Licence)에 따라 대

학 강의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한 온라인 강의 공개 서비

스임. 인터넷을 통해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미국 외에도 많은 국가에

서 현지어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에서 KOCW를 주관하고 있다.

        - 주요 국가로 미국(MIT, UC버클리, UC어바인, 예일대학교 등), 일본 (도쿄대

학, 교토대학 등) 대만의 대만국립교통대학,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원격대학

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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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 과제를 도출하게 된 사회적 배경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제 3세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활동도 현지 

파견 등 대면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

를 교육 훈련의 효과와 효용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현지 파견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노력에 비한다면 효용성이 크게 높은 비대면 제 3세계 사

이버 교육 훈련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지

원 대상 개도국의 수요 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과학기술 교육과 ICT를 포함한 전통 공학 교육 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개도국이 원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산학 연계 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산하 ODA 사이버 대학으로 설립) 

        - 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정규 실험실습은 방학 기간을 통해 Summer / 

Winter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해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과 실험 실

습이 갖추어진 국내 유수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

요가 있다. 

        - ODA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이 사이버 대학 설립으로 이어질 경우 4차 산업

과 인터넷 기반이 출중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ODA 분야 개도국 고등 인력 훈련 사업을 선도하는 프로젝트

가 될 것이다. 

라. 세부 내용

1) 2020~2030년까지 단계별 연구 주제 도출 내용

가) 1단계 (2020~2023) : (시범 사업) 사이버 과학기술 ODA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K-ODA Cyber Sci. Tech. Training Program)

- 1단계 사이버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 주요 과학/공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수진 확보

- Summer-Winter 실험실습 camp 운영

- 주요 제 3세계 과학기술/공학교육 수요 조사

- 제 3세계 파트너 대학 선정 및 시범 운영 

나) 2단계 (2023~2027) : (사업 정착) 사이버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 사이버 과학기술 대학 수준 정규 교육과정 개발



- 173 -

- Summer-Winter 실험실습 교육 정규화

- 제 3세계 파트너 대학 확대

다) 3단계 (2027~2030) : (사업 확산) 사이버 K-과학기술대학(KODAST) 설립 운영

- 제 3세계 주요 대학과 학위 프로그램 과정 체결  

 3. 교육 분야 핵심 전략 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Ⅺ-1] 교육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1

[그림 Ⅺ-2] 교육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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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교육 분야 중점 과제

1. 중점과제명 #1: 시니어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ASEAN-AFRICA K-공학 교육 지원단 

사업

가. 해당 중점과제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정의 : 아세안 및 아프리카 국가에 한국의 시니어 교수 및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

국 공학 교육을 보급하여 해당 국가 내 과학 및 공학 교육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 한다.

     2) 중요성 : 공학 교육을 위한 컨텐츠 및 연구 기반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

세안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 분야 목표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기술, 공학, 과학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자 한다.

     3) 필요성 : 가난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는 제 3세계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에서 60년 만에 첨단을 구가하는 선진국 반

열에 들어선, 한국의 경험과 그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자

신들의 처한 상황에서 개발 가능한 산업과 직결되는 공학 분야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산업 개발을 위한 경험과 인프라 지원 등을 원하는 것이다. 실로 대한

민국이야말로, 폐허 속 후진국에서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첨단 산업을 키워 낸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지금 60대를 넘어 막 은퇴를 했거

나 은퇴하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와 기술자 그리고 공학도들은 이러한 대한민

국 산업 근대화와 첨단화의 주역들이다. 역설적으로 이미 첨단에 익숙해져 버

린 선진국 기술자들/공학도들의 이러한 산업화 경험 부재가 그들이 제 3세계 

개발 협력 사업에서 종종 실패하는 이유이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국내에서 제 3세계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 과학기술 석학 활용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있다면 외교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월드

프렌즈의 자문 해외 파견 사업 정도이다. 이 NIPA 자문단 해외 파견 사업은 

2010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Korea Senior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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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에서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국내 퇴직 민간 혹은 공공기관 출신 전문

가를 선발로 파견하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이다. 

      ㅇ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발전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여 개도국의 경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진행되며, 

해외봉사에 대한 의욕과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 퇴직예정자를 모

집하여 일정한 교육을 거쳐 1년간 활동하는 개인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해당 

단원이 떠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단발성으로 지속성이 없어 현지에서

의 반응도 그다지 좋지 않다.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제대로 된 교육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화를 직접 이끈 경험을 가진 시니어 세

대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실용적 K-공학 교육과 훈련을 통해 3세계 국가

들의 과학기술적/공학적 역량 키워주고 현지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해 

그들을 산업화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글로벌 과학기술 분야 ODA 사업이라 판단된다. 

      ㅇ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마인드를 가진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제 3세계 현

지와 연계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한편 현지에서 관련 

start-up을 설립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미래 세대를 키워 낸다면 우리 

K-공학 및 산업 한류를 확산하는 한편 향후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 증진

에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ㅇ 아래의 표는 정부가 파악한 제 3세계 국가별 교육 분야 국가 전략 목표로 이

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고등 교육 수요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들의 이 

같은 시급한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23> 교육 분야 국가별 개발 전략 및 목표 (출처 : KOICA. (2016-2020). 국가별협력전략(CPS))

구분 교육 분야 국가별 개발 전략 및 목표

캄보디아

- <캄보디아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주요 교육 분야 목표 및 내용 중>

- 주요 내용 : 교육, 과학기술, 기술교육 강화, 보건 및 영양 촉진, 사회적 보호 

발전, 인구정책 및 성평등 실행 

미얀마
- 교육 훈련 : 현대 경제 체제에 적합한 숙련 노동자 육성 및 직업교육 훈련 확

대 및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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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이미 퇴직을 했거나 곧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시니어 과학기술자들을 이러한 

제 3세계 고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끌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 수요 조사와 교수단 가능 규모 조사

      ㅇ 제 3세계 현지 파트너 기관 혹은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

      ㅇ 제 3세계 각 국의 수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안) 개발

마. 주요 사업 내용

      ㅇ 제 3세계 각 국의 수요에 맞춘 고등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교수 

및 기술자단 파견 (Capacity Build-up Project)

- 1단계 주요 분야: 기계, 전기∙전자, 토목∙건축, ICT (시범 사업)

- 2, 3단계에서 전 공학 분야로 확대: 제 3세계 현지 여건상 우선 (적어도 1단

계에서는) 정통 공학 분야이면서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공학, 전기∙
전자공학, 토목∙건축공학과 ICT 분야의 교수 요원 및 전문가를 선발 파견해 

기본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

능성을 담보하는 한편 공학 분야 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튼실한 현

지 협력 기관과의 협력 체제 아래 교수진을 팀으로 구성해 파견하는 것이 

베트남
- 다양한 산업화 고급 인재 육성

- 교육을 통한 취약 계층의 사회통합 지원

필리핀
- 교육 및 의료분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교육 시행 (대통령 사회경제 의제 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중 하나)

네팔
- 네팔 정부는 숙련 기술인력 양성, 기술교사 역량강화를 비롯한 기술직업 교육

훈련 과정 개선 및 취약집단의 교육접근성 향상 등을 추진함

탄자니아

- <국가개발전략,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와 NSGRP

Ⅱ(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 중요 목표 중 교육 

분야7번은 양질의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임.

에티오피아

- 교육 관련 정책은 ‘제5차 교육부문 개발계획’이 교육 부문의 개발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의 질, 적절성, 형평성, 접근성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 추진

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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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3 ~ 4 개 분야 교수들을 팀으로 구성해 같은 곳에 파견). 1단계

에서는 3 ~ 4개국에 1 팀씩을 시범적으로 파견 운영하고 평가 후 2단계에

서는 파견 나라와 파견 팀 수를 점차 늘려 나간다. (예를 들어 신남방 국가 

우선 대상. 2단계에서 아프리카 나라로 확대함)

바. 사업 추진 조직 및 역할, 사업 규모 및 운영 

      ㅇ 사업 추진 조직: 한국기술사회와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공동)

- 파견 과학기술자 교수 및 기술지도 요원 선발과 훈련

- 파견국 파트너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파견요원 관리∙지원

- 국내 젊은 과학기술자와 엔지니어 유입을 위한 정기 교류회 개최

      ㅇ 한국기술사회는 이미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는 캄보디아에 적정기술 거점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8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등)에 적정기술 거점 센터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제 3세계 개

도국과의 사업 경험 풍부하다.

      ㅇ 2, 3단계 (3년 + 4년)로 나누어 사업 실시 

- 1단계: 3 ~ 4 개국에 교수팀 구성 파견 (신남방 정책 국가 우선)

- 2단계: 가능한 범위 내 신남방 정책 국가 모두 + 아프리카 국가

      ㅇ 사업은 핵심 사업인 교수 요원 파견 관리를 포함하는 총괄 체제로 구축 

사. 과제 규모 및 구체적 과제 기획 방향

      ㅇ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 제 3세계 전문가, 주요 부문 시니어 과학기술자와 산

업 기술사 등

      ㅇ 중장기 프로젝트로 기획 :

- 100억 규모의 3단계 사업 기획

- 파견 교수진/교수단 모집 및 구성

- 제 3세계 현지 파트너 기관 혹은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

- 제 3세계 각국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안) 개발

      ㅇ 사업 참여 대학 혹은 전문 NGO 기관 공모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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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점과제명 #2: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3세계 고등교육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Cyber ICT-과학기술 교육 사업

가. 해당 중점과제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정의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지속가능한 제 3세계 

고등 교육 훈련을 위해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

대 제3세계 고등교육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Cyber ICT-과학

기술 교육 사업은 인터넷 강국인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 교육 분야 ODA 사업이다.

     2) 중요성 :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이버대 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교

육의 수월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현지에 교육 지원단을 

파견하고 관리하는 비용 대비 교육 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도

국 현지 파견 교육 훈련 사업과 연계될 경우, 현지 파견 비용의 절감뿐만 아

니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다.

     3)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ICT-과학기술 전문가 및 교수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수준급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과학기술 교육 분야 ODA 사업이라 판단된다.

     4) 파급효과 : ODA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이 사이버 대학 설립으로 이어질 경우 4

차 산업과 인터넷 기반이 출중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세계적으로도 ODA 분야 개도국 고등 인력 훈련 사업을 선도하는 프로젝

트가 될 것이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2000년대 들어 e러닝 체제 도입의 필요에 따라 국내에 정규 학위 과정 사이

버대학과 원격 교육 형태의 평생 교육 시설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버 대학은 대부분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대학 형태로 운영되

고 있어 이러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이 ODA를 위한 제 3세계 고등교육 역

량 강화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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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OCW (Korean Open Course Ware)에서 제공하는 무료 대학 강의플랫폼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제 3세계 현지 학생들의 수요와 수준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공동 활용은 가능하지만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

다.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제 3세계 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 교육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온라인 교육 훈련 체계를 갖추

는 것이 필요하다.

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교육 수요국인 제 3세계 파트너 교육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을 통한  ICT-과

학 및 공학 기술 교육 분야 수요 조사를 실시해 필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한다.

      ㅇ 이와 함께 교육 훈련을 담당할 (시니어) 교수, 기술자와 전문가 및 연구 기관

이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ㅇ 이를 통해 현지 파트너 대학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 및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한국 공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주요 사업 내용

      ㅇ 단계별(3단계, 10년 중장기 사업) 사업으로 구성

      ㅇ 사이버 과학기술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계 수립

      ㅇ 사이버 과학기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K-ODA Cyber Sci. Tech. Training 

Program)

      ㅇ 사이버 과학기술 교수진 구성 및 학사 일정 수립

      ㅇ 국내 유수 공과대학과 공동 실험실습 프로그램 수립

- 지원 대상 개도국의 수요 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사

이버 과학기술 교육과 산업과 직결되는 ICT 포함 정통 공학 교육 훈련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개도국이 원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산학 연계 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ODA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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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 설립.)

- 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정규 실험 실습은 방학 기간을 통해 Summer / 

Winter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해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과 실험 실습

이 갖추어진 국내 유수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바. 과제 규모 및 구체적 과제 기획 방향

      ㅇ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 제 3세계 전문가,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부문

별 대표 학계 교수진과 산업체 전문가 (기술사 등)

      ㅇ 중장기 프로젝트로 기획 :

- 100억 규모의 3단계 사업 기획

- 온라인 교육 훈련 시스템 도입 구축 및 운영 체계 수립

- 교수진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후 사이버대 설립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제 3세계 현지 파트너 기관 혹은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

     ✓ 단계별, 각국의 분야별 수요 조사 수행

     ✓ 각국의 지역별 산업화 전략 조사   

- 제 3세계 각 국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안) 개발

      ㅇ 사업 참여 대학 혹은 전문 NGO 기관 공모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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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과제명 #3: 청년 적정기술 개발도상국 창업 교육 지원 사업

가. 해당 중점과제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정의 : 청년층이 제 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분야 훈련을 받고 현장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창업을 진행할 때 공적개발원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을 활

용하여 청년들이 개발도상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중요성 : 오늘날 청년층들이 직업선택을 위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

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HRD-NET에 게시된 훈련과정을 수강한다. 국비지

원을 통해 학원비ㆍ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통비 또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양성과정과 취업연계형 과정이 인

기가 높다. 공공기관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뢰도가 높고 연

계성이 좋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기술창업 교육 훈련과정이 

신설하여 일반창업이 아닌 기술창업에 관한 부분을 교육하고 훈련생들을 양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ODA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경우 공학기술계열의 비중이 적으며, 

주로 인문사회계열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OD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학계열의 청년들의 과학기술 ODA 

분야로의 유입이 필요하며, 인문사회계열의 청년들에게는 과학기술분야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을 분류하여 지원 자격

을 두는 것보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과 

ODA를 이해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한다. 

     3) 필요성 : 현재 정부 부처별 창업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87%(12,611억 원)으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3.4%), 행정안전부(2.4%), 

노용노동부(2.2%) 순임. 지원 유형별로 본다면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

(35.3%), 시설ㆍ공간(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이다. 이 중 3.7%에 

해당하는 창업교육부문은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교육부)’, ‘학생 창업유

망팀 300(교육부)’, ‘공공기술기반 시장 연계 창업탐색 지원(과기정통부)’, 

‘창업이민인재양성 프로그램(법무부)’, ‘실전창업교육(중기부)’, ‘메이커문

화 확산(중기부)’, ‘청소년비즈쿨(중기부)’, ‘대학기업가센터(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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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플랫폼 운영지원(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중기부)’, ‘IP기반 

차세대영재 기업인 육성(특허청)’  등이 있으나 이들 사업은 기본적으로 ODA 

사업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글로벌 ODA 활동과 함께 젊은 세대

를 ODA 관련 스타트업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4) 파급효과 : 청년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술사업화와 창

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발도상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육성한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도 가장 활발한 나라 중에 속한다. 중국은 2010년 중

국 교육부, 과기부 등이 ‘대학생 과학기술 창업실습기지 인정방법(시행)’을 

발표하고 국가대학과기원, 성급 대학과기원, 고신기술개발국에 있는 하이테크

기업인큐베이터, 생산력촉진센터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생 

실습ㆍ실천 접수, 창업교육ㆍ연수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학생 창업ㆍ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ODA에 특화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기존의 창업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으나, 기술창업에 특화된 창

업교육은 부족하며 특히 ODA 사업 관련 기술 창업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다. 기술창업은 일반적인 창업에 비해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

술창업자의 자격조건에 대한 심사도 까다롭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ODA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ㅇ 국내에서 창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외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사업은 

9개 부ㆍ청 10개 사업이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은 없으며 

국내 현장실습 사업 또한 11개 부ㆍ청 20개 사업을 운영 중이나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사업은 없디.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ODA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창업 인재

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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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해외 현장실습 사업 목록(9개 부ㆍ청 10개 사업)

주 1 : 중앙 부처ㆍ청명은 교육부를 제외한 가나다순

주 2 : 표시된 사업은 현장실습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

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다른 부ㆍ청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바탕으로 과제의 규모 및 기획방향을 검

토한 후 ODA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제 3세계 국가들의 산업적 수요 방향을 

반영한 선도적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개발도상국 ODA사업화 기술창업전문가 양성 과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의 독자적인 기술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마련해야 한다.

      ㅇ 비록 ODA에 특화된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HRD-NET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고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마. 주요 사업 내용

      ㅇ 제 3세계 현지 창업 교육 지원 (K-industry Start-up)

      ㅇ 제 3세계 현지에 가면, 우리의 산업화 경험으로 볼 때 2차, 3차 산업 아이템

을 막론하고 산업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ㅇ 다행히 제 3세계 나라들도 대학과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start-up을 육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파견 우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지의 start-up

을 우리나라와 산업과 연계해 육성토록 지도 자문하면서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단기 파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부처 사업명

교육부(1) 글로벌현장실습프로그램
한-미대학생연수취업/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고용노동부 (1) 독일강소기업해외인턴

국토교통부 (2) 글로벌물류인력양성*/항공인턴십지원사업

기상청 (1) 국제기상전문인력 양성과정

농촌진흥청 (1) 글로벌농업인재양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 체육분야 인턴지원 사업

산림청 (1) 해외산림인턴사업

외교부 (1) ODA 청년인턴

환경부 (1)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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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K-산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ㅇ 나아가 현지 파견 전문가와 교민 사회 그리고 국내 전문기관 파견 등이 현지 

정보의 공유 분석 체제를 갖추고 적절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

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젊은 이공학도와 엔지니어를 현지 창업으로 유도

할 경우 지속 가능을 넘어 제 3세계 K-산업 확산의 기반이 만들어 질 수 있

다.

바. 사업 추진 조직 및 역할, 사업 규모 및 운영 

      ㅇ 중점 과제 ‘시니어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ASEAN-AFRICAK-공학 교육 지원

단 사업’과 연계 기획

      ㅇ 사업 추진 조직 : (예) 한국기술사회 등

      ㅇ 사업 기획위원회 구성 : 제 3세계 전문가, 부문별 대표 산업체 전문가 (기술

사 등)

      ㅇ 중장기 프로젝트로 기획 :

- 40억 규모의 2단계(3년+4년) 사업으로 기획하되 ‘시니어 과학기술자를 활

용한 ASEAN-AFRICA K-공학 교육 지원단 사업’2단계에 맞추어 시행

     ✓ 주요 제3세계 개도국의 산업 현황 및 수요 조사 수행

     ✓ 각국의 지역별 산업화 전략 조사   

- 제 3세계 각 국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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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점과제명 #4: 제 3세계 현지 문제 해결형 적정기술 리빙 랩 (Living Lab) 사업

가. 해당 중점과제의 정의,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정의 : 제 3세계 개도국 내 지역 문제 해결, 소외된 90%가 생활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 제 3세계 개도국 대학생 청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

정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활동이다.

     2) 중요성 : 제 3세계 개도국 내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해 대학생 청년 그룹, 시민, 

기술 전문가, 지자체 등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법을 도출

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 리더인 청년들이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자

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졸업 이후에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3) 필요성 : 제 3세계 개도국 내 지역의 자원 투입과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리빙랩을 조성하여 사람과 사람(청년들의 메이킹/네트워킹 공간), 사람과 

자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실제 서로 도움이 되고,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함께 실제 만들어볼 수 

있는 물적ㆍ양적 측면에서의 대학 청년 중심의 리빙랩 지원이 필요하다.

     4) 파급효과 :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 문제가 재고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활용한 소외계층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 주민ㆍ청년의 지역 혁신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청년 중심 리빙랩 성과를 확보하고, 영역이 확장되고 청

년들의 소외계층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해외 연구 및 사례)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ENoLL)에서 기술 연구진 주도 리

빙랩과 사회적 기업 등 시민 조직 주도 리빙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러한 맥락에서 공공-민간-시민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실험공간에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창조 활동이 이루어지면 모두 리빙랩으로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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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 연구 및 사례) 국내에서도 다양한 리빙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

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국민 참여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물 관련 

공공, 복지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행복디자인단’을 운영하여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서

울혁신센터에서 진행했던 ‘내가 바꾸는 서울, 100개의 실험 공모 사업’에

서는 리빙랩 시민 참여자들과 서울시, 지자체 및 전문 연구진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중 ‘발달장애-비장애 학생 

참여형 통합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

      ㅇ 일방적인 지원과 원조에 익숙해져 있는 제 3세계 청년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

와 지역 사회 내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도록 훈련할 필

요가 있음. 특히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의 창조 혁신 플랫폼 구축이야말

로 제 3세계 개도국 개발 협력과 함께 지원해야 할 새로운 사회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

라. 시급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ㅇ 현지 지역 사회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하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훈련

과 디자인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의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와 함께 인식의 전환부터 이루어야 한다.

      ㅇ 한편으로는 현지 청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개발을 위한 창업을 꿈꿀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ㅇ 따라서 리빙랩만을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보다는 제안하고 있는 중점 과제 

‘시니어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ASEAN-AFRICA K-공학 교육 지원단 사업’

과 연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주요 사업 내용

      ㅇ 제 3세계 현지 문제 해결형 적정기술 리빙랩 (Living Lab) 육성 사업

      ㅇ K-공학 교육 지원단 중심으로 현지 수요 조사 및 발굴

      ㅇ 아래의 2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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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적정기술) 활용 리빙랩 청년 전문가 양성 과정 프로그램

        - 과학기술 (적정기술) 활용 리빙랩 청년 연구ㆍ개발단 프로그램

5. 교육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 Ⅺ-3] 교육 분야 핵심 증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12장  환경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도출 

제1절. 환경 분야 적정기술

제2절. 환경 분야 핵심 전략 과제

제3절. 환경 분야 핵심 중점 과제

Ÿ 대표 집필자 최영균 (충남대학교)

Ÿ 참여위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Ÿ SDGs 연관 분야 G6, G7, G13, G14, G15



- 189 -

제12장. 환경 분야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제1절. 환경 분야 적정기술

  1. 개념

 

   ㅇ 적정기술은 개도국에 수요에 맞는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적정기

술 관련 연구 분야는 농림수산, 과학기술, 산업에너지, 보건, 환경 등으로 그 범

위가 매우 넓다. 환경 분야 관련 적정기술에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의 환

경 기술들이 보급되어 왓으며, 주로 보건과 관련된 식수 확보 차원에서 진행 되

었다.

   ㅇ 환경 분야의 핵심 추진 목표는 1.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 2. 도시

지역 대기오염 저감 적정기술 개발, 3. 산림 및 생태계 생물다양성 확보이다. 핵

심 추진 목표는 SDGs의 17개 Goal 중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보전, 15. 육상 생태

계 보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2. 중요성 및 파급효과

   ㅇ 대상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로 선정한다.

   ㅇ 해당국가에서의 중요성, 문제점 

      - (베트남)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기후 변화 적응 및 대응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환경 분야를 경제, 사회 분야와 함께 3대 주요 분야로 추진)하

고 있다. 메콩강 유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염수화 발생 대응 수요로 농업 피해 

및 식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대부분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발생에 따른 안정적 취수원 확보 및 상수도 시설 확충 수요 및 하수처리 및 위

생적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수요가 있다. 안전한 식수 보급률은 농촌과 도시 모

두에서 증가, 대도시 및 산업공단 지역의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생물 다양성 감소로 산림 면적은 36% (2003) → 41% (2013)

로 증가하였으나, 산림 및 맹그로브림의 생물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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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Ⅻ-1] 베트남 TNA 분석 결과 및 리스트 예시(관개용수 확보 분야)

      - (캄보디아) 수자원 관리 및 관개시스템 개발, 홍수 및 가뭄관리, 물 관련 법 

및 규정 제정, 수자원 및 기상정보 관리, 행정 및 인적자원개발의 5대 분야에 집

중하고 있다.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다수의 부처가 관련(산업수공업부(도시상수

도), 공공사업교통부(하수도처리), 보건부(응용수), 농촌개발부(농촌상수도 및 위

생) 등)되어 있으며, 법 제도적 수단이 부족이 물 관리 시스템의 부족으로 이어

지고 있다. 용수를 강우에 의존하며, 풍부한 수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관

리 인프라 부족(하수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수인성 질병 발생)으로 홍수 및 침

수 피해 발생하여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다. 산림파괴(2000-2012 기간 

동안 산림 비중 65.4 % -> 55.7 %로 감소), 어획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자연

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한 방안 필요하며, 환경 보전 기술이 

필요하다.

     - (라오스) 중점협력 분야에 ‘물 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라

오스 정부는 제 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과 국가수자원정책전략 및 실행계획

(National Water Resources Policy Strategy and Action Plan 2016-2020)을 통해 

행정능력 강화, 관련 규제 및 전략 수립, 하천유역계획, 수자원 배분, 수질관리, 

재해방지 등을 추진 중이다. 안전한 식수 보급률 증대 목표는 75.7%(2015년, 도

시 85.6%, 농촌 69.4%)에서 90% (2020년)로 확대되었다. 지하수에 비소 오염 / 상

하수도에 철분, 석회질이 다량 함유 / 설사,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수인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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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다. 이는 식수 및 위생 (위생적 화장실 농어촌 지역 보급률: 56% 

(2015). 폐수처리 시설 부재) 시설 공급 개선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 

우기 중 피해 받은 관개 시설이 복구 되지 않아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관개 및 

제방 시설 개선 필요하다.

      - (몽골)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보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타 국가에 비해 낮

은 수준이다.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비율은 56.3%(2000) → 64.4%(2015)이며, 

지역별 개선된 식수 접근가능 인구비율(2015)은 도시 66.4%, 농촌 59.2% 이다.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비율은 48.2%(2000) → 59.7%(2015)이다. 사막화로 

인한 산림 감소로, 산림면적이 목표치 9%에 미달 (7.5%(2000) → 8.1%(2015))되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 울란바타르의 대기 중 아

황산가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대기 중의 아황산

가스 및 이산화질소 수치는 8.06(2012, 겨울), 미세먼지 수치는 279를 기록한다. 

게르(수도 거주민의 60%가 주거)의 저급 석탄을 이용한 난방문제 해결이 필요하

다.

   ㅇ 해당 과제가 수행되었을 때의 사회ㆍ경제적 비전은 아래와 같다.

      - 농촌지역 안정적인 물공급을 통한 수인성 전염병등 건감위험 요소 감소. 대부

분의 가구 Potassium Alum 이용 탁도제거 후 생활용수로 사용

      - 현지 맞춤형 적정정수처리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

      - 농촌지역에 설치 및 유지관리가 편리한 소규모 마을 단위 정수처리 시설 보급

을 통한 베트남 정부 정책적 문제 해결 (목표 상수도보급률 농촌인구 75% 달

성)

      - 몽골 울란바토르 시 내 게르지역의 최대 PM10 농도는 700수준으로 세계 4번

째로 심각한 수준으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의 약 56%가 새로운 제품

으로 변경하길 바라고 있으며, 그 중 게르 가구의 92%는 더 향상된 제품으로 

교체되길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 개발장치는 기존 석탄난로 대비 60~70%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보급형 장치로서 현지 활용도가 매우 높고, 또한 배가스 처리장치로 유입되는 

고온의 배가스로부터 폐열회수를 실시함으로 온수 등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추가적인 열량확보가 가능함

      - 본 기술에 대한 수혜지역은 기본적으로 게르를 주거로 사용하는 몽골 내 게르

촌 지역으로 가격이 낮고 활용도가 높은 방식의 보급형 장치를 현지 기술이전

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르지역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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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 저감소재 등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여 장치

의 유지관리측면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우 우수함

      - 아프리카 지역의 낙후된 정수 기술을 최신 기술로 대체하여 안전하고 경제적

인 먹는 물을 공급

      - 먹는 물 공급과 직결된 위생적 문제도 함께 해결하여 먹는 물과 관련하여 완

벽한 수질 및 관리방안 제시

      - 경제성 있는 기술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통한 사업추진, 이윤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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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환경 분야 핵심전략 과제

   ㅇ 핵심전략과제는 개도국의 TNA(Technology Needs Assessments)와 CPS 분석결과

를 토대로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아래 표에 요약하였다.

<표 25> 환경분야 핵심전략 과제 도출

과제명
기술

분야
중점대상지역 사업기간

TNA/CPS 

부합여부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

환경

(물)
베트남

2020-2023

(단기, 3년)
◎

도시 지역 대기오염 저감 

적정기술 개발

환경

(대기)
몽골

2020-2025

(중기, 5년)
◎

산림 및 생태계 

생물 다양성 확보

환경

(생태)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2020-2030

(장기, 10년)
○

(◎: 매우 부합, ○: 부합, △: 기술수요는 있으나 TNA 자료가 없거나 부족함)

1. 핵심전략과제 #1

가. 핵심전략과제명: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생활용수로 활용가능한 빗물 회수기술 개발

     ㅇ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염수화 발생 대응 기술 개발

     ㅇ 지하수의 불소 및 비소농도 저감 기술 개발

     ㅇ 유역 수량 및 수질관리 기술 개발

다. 국내외 현황 분석

     ㅇ 국내 및 국제적 과학기술 ODA에서 본 과제의 수행현황: 베트남의 가정에 제

공되는 수돗물 공급 서비스는 전국 평균47%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호치민, 

하노이 등의 대도시의 수돗물 사용 비율은 70~80%에 달하는 반면 도시 외곽

이나 소도시의 경우 59~60%, 농촌지역은 35% 수준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2015년). 급수시설 인근의 주민은 하루 300~400L의 수돗물을 공급받지만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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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떨어진 곳은 30~40L의 수돗물을 공급받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낙후된 

시설로 인해 급수 시간이 일 2시간내로 제한된다. 또한, 상수도 공급이 열악

한 지역에 소규모 정수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베트

남 환경사업 시장에 대한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적정기술 지원사업 수행 

기간 동안 국내 환경기술의 우수성 및 장점 홍보, Can Tho City 및 Phong 

Dien District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시설을 제작 공급으로 베트남 현

지에 국내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 소규모 정수 처리시설뿐 아니라 다양

한 환경 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ㅇ 국내의 관련 연구 동향: 소규모 정수처리시설의 원수인 메콩강 지류의 하천수

를 채취하여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한 분석 수행 결과, 탁질이 주 오염원으

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54NTU/기준5NTU).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정적 수

자원 공급을 위한 적정기술 보급이 요구된다. 사탕수수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

여 메콩강물의 탁질 물질을 제어하는 환경적정기술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소

형 정수장치도 함께 보급하여 현지화에 일부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ㅇ 본 과제를 도출하게 된 사회적 배경: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기후변화 적

응 및 대응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환경 분야를 경제, 사회 분야야 

함께 3대 주요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메콩강 유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염수화 발생 대응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농업피해 및 식

수 부족 등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산하

기구인 TEC에서 실시한 기술수요조사 (Technology Needs Assessment) 정보 

활용 (http://unfccc.int/ttclear/tna)

        - 24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년 5월, 관계

부처 합동)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 정보 파악

라. 세부 내용 및 action plan

      ㅇ 생활 용수로 활용가능한 빗물 회수기술 개발: 강우량 수집 및 분석기술 확보, 

빗물저장조 설계 기술, 수요자 맞춤형 빗물 처리기술

      ㅇ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염수화 발생 대응 기술 개발: 염분농도 모니터링 기술, 

염분농도 맞춤형 정수처리기술

      ㅇ 지하수의 불소 및 비소농도 저감 기술 개발: 지하수에 포함된 불소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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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성분의 선택적 제어기술, 비소 또는 불소의 흡착소재 개발 기술

      ㅇ 유역 수량 및 수질관리 기술 개발: 단위 유역의 수량 통합 모니터링 기술, 단

위 유역의 통합 수질관리 기술

마. 전략 및 방안

      ㅇ UNEP(UN Environment Program)의 TNA 전략기술 분석을 통한 기술적용 분

야 접적을 확보하고, 국내 수요기술 조사 및 핵심 요소 기술을 발굴한다.

      ㅇ 글로벌문제해결거점 센터와 연계하고, 현지 정보, NGO, TNA working group

과 협력한다.

바. 최종목표

     ㅇ 환경적정기술의 현지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사. 파급효과

     ㅇ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 수인성 전염병 등 건강위험 요소를 감

소한다.

     ㅇ 현지 맞춤형 적정정수처리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다.

     ㅇ 농촌 지역에 설치 및 유지 관리가 편리한 소규모 마을 단위 정수처리 시설 보

급을 통한 해당 정부의 정책적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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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전략과제 #2

가. 핵심전략과제명: 도시지역 대기오염 저감 적정기술 개발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저급 석탄 이용 대체 기술

     ㅇ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적정 기술

     ㅇ 친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

     ㅇ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화 기술

다. 국내외 현황 분석

     ㅇ 국내 및 국제적 과학기술 ODA에서 본 과제의 수행현황: 유사한 사례로서 폐

식용유 및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쿡스토브 개발 및 보급 사업이 있다.

위 사업은 기존 재래식 스토브를 대체하는 스토브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기존 

스토브는 많은 실내대기오염을 유발, 실내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약5,700명 

정도 사망(UN)한다는 보고가 있다. 블랙카본은 조리나 난방에서 바이오매스를 

태울 때 주로 발생하는데 기후변화원인의 40%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상

승이라면, 블랙카본은  18%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연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

어 벌목행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막화가 진행된다. 기존 전통스토브는 바

이오매스를 연료 사용으로 인한 실내 대기오염 문제 감소를 위한 환경적정 기

술을 적용한다.

     ㅇ 국내의 관련 연구 동향: 플린트 스토브는 기존 가스나 석탄, 바이오매스를 이

용하는 것이 아닌 유기성 폐기물인 폐식용유나 자체 생산 또는 수집이 가능한 

동식물성 유지를 그대로 연료로 사용하는 점에서 기존 전통스토브의 연로보다 

청정연로를 사용함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ㅇ 본 과제를 도출하게 된 사회적 배경: 개도국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석연료를 활용한 난방에 따라 대기오염문제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

근 국가의 대기오염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산하

기구인 TEC에서 실시한 기술수요조사 (Technology Needs Assessment)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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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http://unfccc.int/ttclear/tna)

        - 24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년 5월, 관계

부처 합동)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 정보 파악

라. 세부 내용 및 action plan

      ㅇ 저급 석탄 이용 대체 기술: 마을단위 몽골 전통 주거(게르) 맞춤형 친환경 석

탄 대체 연료 개발 및 보급

      ㅇ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적정 기술: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의 대기 

중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개선 및 관리를 위한 게르 중심의 적정

기술 개발

      ㅇ 친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환 기술

      ㅇ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화 기술: 분뇨, 식물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성

마. 전략 및 방안

      ㅇ UNEP(UN Environment Program)의 TNA 전략기술 분석을 통한 기술적용 분

야 접적을 확보하고, 국내 수요기술 조사 및 핵심 요소 기술을 발굴한다.

      ㅇ 글로벌문제해결거점 센터와 연계하고, 현지 정보, NGO, TNA working group

과 협력한다.

바. 최종목표

     ㅇ 환경적정기술의 현지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사. 파급효과

     ㅇ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몽골 대기마스

터플랜 및 통합대기질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구축한다.

     ㅇ 울란바토르 시 내 대형석탄발전소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국내기

업 등 시장진출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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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전략과제 #3

가. 핵심전략과제명: 산림 및 생태계 생물다양성 확보

나. 연구 및 과제 목표

     ㅇ 연안지역 맹그로브림 보전, 복원 및 관리 기술

     ㅇ 라군 등 늪지역의 생태건강성 확보 기술

     ㅇ 동남아 지역의 열대수풀림 관리 모델 개발

다. 국내외 현황 분석

     ㅇ 국내 및 국제적 과학기술 ODA에서 본 과제의 수행현황: 맹그로브숲의 복원에 

대한 연구 (Jorge et al., 2017)15), 기후변화 및 오염에 따른 맹그로브숲의 파괴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림Ⅻ-2] 훼손된 맹그로브숲에 대한 Restoration/Rehabilitation Project가 수행되고 있는 지역

(Jorge et al., 2017)

15) Jorge et al., Mangrove Forest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Mangrove Ecosystems: A Global 
Biogeographic Perspective, Spring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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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의 관련 연구 동향: 열대우림의 맹그로브 지역의 면적을 산정하고 해당 

수풀림이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ㅇ 본 과제를 도출하게 된 사회적 배경: 동남아시아 지역 TNA를 중심으로 맹그

로브숲의 파괴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제시하

고 있다.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산하

기구인 TEC에서 실시한 기술수요조사 (Technology Needs Assessment) 정보 

활용 (http://unfccc.int/ttclear/tna)

        - 24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년 5월, 관계

부처 합동)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 정보 파악

라. 세부 내용 및 action plan

      ㅇ 연안지역 맹그로브림 보전, 복원 및 관리 기술

      ㅇ 라군 등 늪지역의 생태건강성 확보 기술

      ㅇ 동남아 지역의 열대수풀림 관리 모델 개발

마. 전략 및 방안

      ㅇ UNEP(UN Environment Program)의 TNA 전략기술 분석을 통한 기술적용 분

야 접적을 확보하고, 국내 수요기술 조사 및 핵심 요소 기술을 발굴한다.

      ㅇ 글로벌문제해결거점 센터와 연계하고, 현지 정보, NGO, TNA working group

과 협력한다.

바. 최종목표

     ㅇ 환경적정기술의 현지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사. 파급효과

     ㅇ 환경 복원 기술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환경 복원 분야의 진출 분야를 확

대할 수 있다.

     ㅇ 생태계 복원 및 다양성 확보에 라 새로운 환경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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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Ⅻ-3] 환경 분야 핵심 전략과제 로드맵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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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환경 분야 중점 과제

1. 중점과제명 #1: 메콩델타지역 고탁도, 고염분 원수 대응 수처리 기술

가. 해당 중점과제의 목표, 중요성, 필요성, 파급효과

     1) 연구 및 과제 목표 : 고탁도 물질 제거를 위한 전처리과 염분제거를 위한 

BWRO 정수처리 장치 설계 및 구축, 현지 주민 대상 운영 및 Trouble shooing 

교육, 상운전 상태에서 적용대상 지역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베트남 QCVN02 : 

2009BYT) 유지관리가 용이한 맞춤형 파일럿 규모 정수시설 검증을 통한 현지 

보급 사업화 기반 구축 

<표 26> 베트남 정수시설 수질기준(QCVN 02)

Parameter Unit
Maximum limit

Ⅰ Ⅱ

Color TCU 15 15

Taste and odour -
No strange taste & 

odour
No strange taste & 

odour

Turbidity NTU 5 5

Residual Chloride mg/l Within 0.3-0.5 -

pH - Within 6.0-8.5 Within 6.0-8.5

Ammonia mg/l 3 3

Total Iron mg/l 0.5 0.5

Permanganate mg/l 4 4

Hardness mg/l 350 -

Chloride content mg/l 300 -

Flouride content mg/l 1.5 -

Total arsenic content mg/l 0.01 0.05

Total Coliform
Bacterial/
100ml

50 150

E.coli or thermo-tolerant 
coliform

Bacterial/
100ml

0 20

     - Max allowable limit I: applicable to water provision units.

     - Max allowable limit II: applicable to water exploitation of individual, household

     2) 중요성 : 메콩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 지형으로 주민의 50% 이상이 극빈곤

층 이고 하루 1-2끼 식사와 오염된 식수로 인해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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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지하수 과잉개발로 인한 지하대수층으로의 해수침식의 빈도가 증가

하여 수원으로서의 지하수 기능이 위협받고 있으며, 농업 및 생활용수 오염이 

심각하다. 메콩강 삼각주 유역은 해수가 삼각주 지역의 절반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필요성 : 베트남 메콩강 하류 지역의 수계 오염으로 인한 소규모 마을단위

(30~50가구)에 대한 염분함유 원수에 대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정수처리장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이를 선점하기 위한 베트남 현지 맞춤

형 소규모 정수처리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메콩델타지역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

물 공급서비스는 아직 열악한 수준이며, 전국평균 26.6, 도시 지역의 경우 

66.5%, 농촌 지역의 경우 9.2%로 매우 열악한 사항이며, 기후변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수자원과 물 저장량이 감소 되고 있다. 특

히 베트남 중부지방 성들은 안정적인 개발 수량을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

제로 59% 이상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지역을 벗어난 농촌 지역의 경

우 메콩강 등의 하천수, 지하수, 빗물을 생활용수 및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

며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물의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수인성 질병의 원인

이 되고 있다.

[그림Ⅻ-4] 메콩델타 농촌 지역 주요 수원

[그림Ⅻ-5] 베트남 농촌지역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약품과 생활용수 저장조

Mekong river Well Rain Water

Potassium alum water str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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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급효과 :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한 수인성 전염병 등 건강위험 

요소를 감소하고, 현지 맞춤혐 적정정수처리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다. 농촌 지역에 설치 및 유지관리가 편리한 소규모 마을 단위 정수처리 

시설 보급을 통해 해당 정부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마을 단위 정수시설에 대한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공동 기술 검증을 통해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지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나.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동향 및 국내 연구 기반

      ㅇ MEKONG RIVER COMMISSION에서 발간한 2016 Lower Mekong Regional 

Water Quality Monitering Reopt를 살펴보면, 메콩강 본류와 지류에 22개 모

니터링 지점에서 측정된 수질 현황을 메콩강 하류 베트남 지역의 수질은 차

츰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벤쩨성 인근 포인트인 My Tho(17) 지역의 경

우 수질등급이 B(good)로 나타난다.

      ㅇ 2016년 기준 메콩강의 TSS, EC 농도를 살펴보면 TSS농도는 5~637mg/L(평균 

80.2 mg/L)로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EC농

도는 2.8~53.8mS/m 으로 나타나 water qualit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기준인 70mS/m 이하이지만 메콩강 주류의 자연적 평균 염도가 20 

mS/m을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영양염류들에 의한 오염이 발생 되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ㅇ 또한 메콩강 하류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닷

물이 메콩강으로 역류하여 전기전도도가 최대 8,410mS/m 상승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다. 중점 과제의 세부 연구 내용 및 action plan

      ㅇ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염수화 발생 현황 파악: 특히 지하수 과잉개

발로 인한 지하대수층으로의 해수침식의 빈도가 증가하여 수원으로서의 지하

수 기능이 위협받고 있으며, 농업 및 생활용수 오염이 심각하다. 메콩강 삼각

주 유역은 해수가 삼각주 지역의 절반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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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Ⅻ-6] 대상 지역 염수침입 및 물 스트레스 지수 현황 조사

      ㅇ 메콩델타지역 생활용수 이용실태 조사: 메콩델타 하류 지역인 Ben Tre 성 대

부분의 농촌 마을은 상수도 공급율이 20%이하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활용

수 및 식수를 하천수 (메콩강 지류), 지하수, 빗물 등을 콩크리트 구조물에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생활용수나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Potassium Alum(칼륨명반)을 정량하지 않고 물에 넣어 휘저은 후 일부 탁도

물질을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다.

      ㅇ 맞춤형 소규모 분산형 BWRO 정수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베트남 메콩강 

하류지역의 수계 오염으로 인한 소규모 마을단위(30~50가구)에 대한 염분함유 

원수에 대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정수처리장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

대 되고 있어 이를 선점하기 위한 베트남 현지 맞춤형 소규모 정수처리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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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 분야 핵심 중점 과제 로드맵 요약도

[그림Ⅻ-7] 환경 분야 핵심 중점과제 로드맵 요약도



     12장  종합정리 

과학기술ICT ODA 분야별 중장기 전략 

Ÿ 대표 집필자 신관우 (적정기술학회, 서강대)

Ÿ 참여위원

박헌균 (적정기술학회, ETRI)

정성필 (적정기술학회, KIST)

박은선 (적정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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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기술 - 과학기술 ODA 방향 (종합)

□ 최근,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방향 

1) 코로나 및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ODA 분야 전반의 기술적인 방향 전환

이 시급함.

- 바이러스 차단 및 전염병 예방에 기여는 물, 환경, 에너지, 교육, 보건등 

ODA 전분야의 가장 시급한 기술적인 핵심 기준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음.

예1) 물 분야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수처리 시스템

예2) 하수처리장에서 지역의 집단적인 코로나 발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 (기존현황) OECD DAC 가입 이후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 확대되고 있

으나 과학기술 ODA 규모는 총 규모 대비 16%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ODA사업은 추진체계의 다원화, 기술공급 중심의 ODA 추진으로 분절화

되어 종합적 성과 획득에 한계로, 한국형 대표 적정기술의 개발 부재

ㅇ ʼ18년 기준 ODA 총 규모 3조 485억 원 중 과학기술 ODA 규모는 4,914억 원(16%)

ㅇ 과기정통부 ODA 규모는 144억 원(ʼ18년)으로 전체 과학기술 ODA의 

2.9% 수준임

￭ (향후방향) 1) 통합적‧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 ODA 융합, 패

키지 사업 확대 및 국내 연구진의 “산학연 적정기술 연구단” 구성

ㅇ 과학기술 ODA 사업은 기술 중심의 지원만으로 현지 적용과 중장기 

효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분야와의 융합형 사업 집적화 사업단 

필요성 증대

ㅇ 과학기술 ODA 융합 유형에는 STI 콘텐츠+실행을 위한 시스템/제도,

시행 주체간 협력, 자금 지원 방식 간 융합 등 3가지 유형 고려 가능

2) 지속가능성, 현지실증화 및 요원 교육 훈련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적정

기술 종합 테스트 센터” 공간의 설치와 운영의 필요

ㅇ 현장의 환경과 조건등을 모사한 환경과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을 통

한 실증화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외 테스트 베드를 설치, 다양한 

신규기술의 점검 및 모의 활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개도국 SDG의 목표를 지원하고, 문제해결, 창업, 교육 등이 가능한 현

지 리빙랩사업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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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개발

예3) 개인 위생 및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초 보건 환경의 

구축 및 교육의 필요성 제기

2) 기존의 물-환경-에너지-교육-보건등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또한 

변화된 환경에서 ODA 활동가들의 비대면으로 관리가 가능한 ICT 기반의 과

학기술적 관리체계가 결합될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의 ODA 기술에 과학기술 

결합이 필수적임.

예1) 물 관리-기후 변화-환경 등의 공통 연구과제 및 해결책 필요

예2) 기후변화, 에너지소비, 환경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CT

기술의 결합이 필요

3) 적정기술에 필수 요건인 저비용-에너지-환경친화적이며, 최근 새로운 방향

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지의 가변수요 및 새로운 보건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예1) 지속가능한 물관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기술,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 등

□ 핵심전략 : 통합적 과학기술 ODA 융합 연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적정과학기술지원 글로벌화 확산

※ SDGs에 기반하여 물, 에너지 등 생존생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삶의 질 제고

를 위하여 수원국 실정에 적합한 적정과학기술지원을 통해 빈곤극복과 경제성

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 지원

ㅇ (연구기반 조성) 과학기술분야 핵심 연구인력 양성, R&D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 적정기술 국내연구집단 육성 및 글로벌 현지 테스트 베

드를 통한 확산

ㅇ (산업발전 지원)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의 산학연 연계체계 강화,

기술사업화 지원 => 신산업 및 사회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개발문제해결 활성화) 과학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혁신

주체의 참여를 통해 혁신적 개발문제 해결방식 도출 => 리빙랩등과 같은 

현지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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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중점과제 (핵심 제안 과제)

ㅇ 적정기술을 통한 과학기술 ODA의 추진 방향 정립

ㅇ 적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내 연구단 구축 :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현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기술적 융합단 (물-에너지-기후변화-환경-보건-ICT-국

제협력) 학연-연구기반 구축 (인력양성, 연구시설 장비 및 시설 등의 집적화

를 통한 융합연구)

ㅇ 연구단을 통한 국제적인 적정기술모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개발 : 융합형,

패키지형, R&D 연계형 등

ㅇ 글로벌 적정기술거점센터를 통한 성과확산 및 적정과학기술의 선도적 지위

확보 및 「K-ODA 적정기술」 브랜드화

ㅇ 국내 및 글로벌 거점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종합적 적정기술 테스트 베드

을 위한 「적정기술 종합 테스트 센터」의 국내 및 국외에 공간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각 단위에서 제안된 기술을 에너지 및 물등 자원의 활용

이 제한된 현지 환경에서, 1) 기술적 성능 및 활용성, 2) 내구성 테스트, 3)

기후변화 및 환경에 따른 데이터 축적, 4) ICT를 통한 테스트 기술 점검 및 

모니터링 결합을 통하여 현지화될 대표기술을 실증-발굴함.

ㅇ 현지의 자발적이고 주민 참여의 공간으로 개도국 “리빙랩”기반 거점으로 

K-ODA 적정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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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분야

￭ (기존현황) 소규모, 단기 지원 과제가 대부분, 물 관련 현지거점센터 과제

들의 종료, 국내 상용 기술의 현지화 연구가 진행됨.

￭ (SDG 관련성) 물분야는 개도국의 SDG목표에 핵심 지표로, 안전한 물, 위

생시설, 기후변화등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 (향후방향) 중규모, 장기 지원 과제 신설 필요, 물/환경 관련 글로벌문제해

결 거점센터와 ICT/첨단기술 기반의 적정기술센터 구축 필요

- 과학기술 ODA 수요에 맞는 용량별 중소규모 정수처리 시설 필요

- 독립-개인형 수처리 장치의 보급의 지속적인 필요

- 저에너지형 온실가스 저감형 오폐수 처리 기술의 필요

- 공정 및 소재 분야의 지속적인 국내 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 필요

□ 핵심전략과제 : 물분야 현지 및 첨단 글로벌 문제해결거점센터 구축

ㅇ 적정기술 수요에 맞는 용량별 가변블록형/개인형 중소규모 정수 처리 시스

템 개발

   - 수요에 따른 소규모 간이 수처리 기술 도입의 필요

ㅇ 적정기술형 저비용 환경친화적 하/폐/오수 처리 기술 개발

   - 하수기반 역학조사를 통한 코로나 및 전염병 진단기술 결합

ㅇ 적정기술형 고효율 혁신 소재/공정 개발

   - 미생물 및 바이러스 차단 수처리 소재 기술의 결합

□ 중점과제

ㅇ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생산 및 관리가 용이한 초저가 개인용 독립형 해수 담

수기의 개발 및 현지 실증 

ㅇ 개발도상국에서 간헐 운영 되는 분리막 공정의 유지 보수비 절감을 위한 저

비용 막오염 측정 기술 개발

ㅇ 글로벌문제해결 현지거점센터 구축과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ICT/첨단기술 기반의 적정기술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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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대응 분야

￭ (기존현황) 수원국의 수준과 수요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시각에서

의 단편적 일회성 ODA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기술임.

￭ (SDG 관련성) 환경분야는 개도국의 SDG목표에 핵심 지표로, 안전한 

식수와 위생, 기후 행동등 뿐 아니라 식수문제와 관련되어 여성-아동

의 인권 등과도 관련성이 있음.

￭ (향후방향)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실질적이며 장기적인 효과가 창출

되데 기여하며,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해결책이 되는 기술

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핵심전략과제 : 섬/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통합물관리 기술 개발

ㅇ 해수-담수의 종합적인 기술 관리의 필요

1) 지하수 염분 저지를 위한 빗물폰드/Bio Pond 기술개발

    2) 저비용 제염기술 개발 (water price 0.5$/m3)

    3)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술 개발

□ 중점과제

ㅇ 염분 침입 저지를 위한 빗물폰드/Bio Pond+MAR 기술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의 해결 기술

ㅇ 섬/연안지역 통합물관리 모델

   - 지표수, 지하수, 빗물등의 통합적 물관리 시스템 개발

ㅇ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운영기술/비즈니스 모델 개발

   -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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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분야

￭ (기존현황) 산업화를 위한 대형 사회 인프라기술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산악지역은 열악한 에너지 부족문제로 어려움. 단체별 주관적 

에너지 설계, 설치기술 및 운영기술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기술 보급 

및 축적, 호환, 확장성 부족하여, 단순한 기술로만 제공되고 있음.
설치 후 지속가능한 자립적 유지가 어려움.

￭ (SDG 관련성) 에너지분야는 대부분 개도국의 SDG목표에 핵심 지표

로, G7 에너지, G9 산업화 뿐 아니라, 지속가능도시, 빈곤, 보건, 지

속가능소비생산등의 대부분의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향후방향)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태양광, 풍력 등의 분산

형 에너지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ODA에는 기회요인 급증하고 

있음. 향후 10년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연료

등의 에너지전환기술등이 보급될 전망임. 최신기술을 활용하고 표준

화 적용이 가능한 에너지 ODA를 위해 상호 호환성 및 확장성이 필

요하며, 소규모-개인별 단위 에너지 보급과 관리체계가 예상됨.

□ 핵심전략과제 : K-ODA 에너지 리빙랩 테스트베드 개발 및 운용

ㅇ 과거의 단순한 에너지 기술 중심의 ODA 탈피, 지속가능하고 현지 운영이 

가능한 기술로 전환이 필요함.

1) 개도국 특성을 고려한 국내-외 에너지 리빙랩 설치 및 기초 테스트 수행

2) 현지 기후 및 환경조건에 적용할 모의 실험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및 

인력 양성

3) 수혜국의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 유지 관리

□ 중점과제

ㅇ K-ODA 에너지 리빙랩 테스트 베드 및 확장성 기반의 에너지 유닛 개발

   - 현지에 활용할 에너지 시스템 설계, 성능시험, 교육 훈련용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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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통합전력 관리기술 개발

   - 현지의 환경조건에 맞는 독립형 에너지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모

바일 모니터링 시스템의 결합

   - 에너지 기반의 IoT 모니터링을 통해 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 기후변화 및 

환경 모니터링과 일체형 독립 에너지시스템 개발

ㅇ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형 에너지기술 개발

   - 현지 전문 관리 체계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공급 (예: 현지설비,유지보수 

업체) 및 이를 뒷받침할 국내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현지 효과적인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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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문제해결거점 분야

￭ (기존현황) 8개 국가에서 개별주제별 특징을 지닌 적정기술거점센터

(글로벌문제해결센터)가 설립되어 적정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과 사

업화의 성과를 도출.

￭ (SDG 관련성)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센터들은 SDGs의 목표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농촌개발 및 지원, 스마트 도시개발, 물과 환

경, 고등교육 및 국가간 파트너쉽의 관련분야를 중점으로 설립됨.

￭ (향후방향) 한국형 포용적 과학기술ODA의 지역별 거점이자 모델로

서, 2단계 거점센터로 발전, 각 센터간 성과를 계승하고,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핵심전략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글로벌한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을 구축.

□ 핵심전략과제 

ㅇ 거점센터 중심의 글로벌 리빙랩 통한 2단계 요소기술개발

   - 기존 8개 거점센터의 주요 핵심 분야 주요성과를 통한 2단계 요소기술 개

발로 국제 표준화 기준 마련을 위한 전략 연구

   - 지역 간 문제 해결을 효과적인 해결하고 센터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

한 글로벌 리빙랩 운영 및 모니터링

ㅇ 스마트 기술연계 체계구축 및 다자협력 사업화 추진

   - 2단계 핵심 요소기술 연계의 스마트 기술체계 구축을 위한 ICT package 

사업 및 8개 센터의 거점국 및 주변국 시장 연계 지원을 통한 다자간 핵

심전략기술 산업 육성

ㅇ ICT 기반 글로벌 핵심기술 운영 플랫폼 및 성과 확산

   -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핵심기술의 R&BD 협력사업 및 

온·오프라인 기술운영 및 스마트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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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과제

ㅇ 기존 거점센터 2단계 전략기술의 ICT package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물순환시스템/스마트농업/친환경에너지/AI자동화기술 및 ICT 

교육 등으로 향상된 기술로 개발하며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ICT package 스마트 기술 공유 플랫폼을 구축 운영 

ㅇ 글로벌 리빙랩 중점기술에 대한 스마트 연계체계 개발

   - 스마트 기술정보 공유는 지역별, 국가별로 다양한 사용자들에 의해서 누적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야별 사회혁신 측정지수를 개발하며, 리빙랩 기술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 

ㅇ 글로벌 통합기술(R&BD) 비즈니스 지원 플랫폼 추진

   - 국내외 다양한 국제 협력 단체의 수요와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글로

벌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다자협혁 프로젝트

를 공동 기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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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CT 분야

￭ (기존현황) ICT ODA 활동은 가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프라 중

심의 사업과 주민중심의 풀뿌리 사업들로 나눌 수 있다. 인프라 사

업은는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으로 5G망운용, 방송국 

운용 등 국가규모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과 전문가 중

심 기술전수 위주의 단기행사임. 한편, 풀뿌리 사업으로는, 수원국 

일반 시민(주민)을 대상으로 밀착형 사업이나 자생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 장기 체류하는 형태이며 ODA의 지원을 거의 못 받

고 있음.

￭ (SDG 관련성) ICT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어, 국가의 삶의 질 전분

야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G4 교육, G8 경제성장, G9 혁신과 인프

라, G10 불평등해소, G11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G17 파트너쉽등

이 핵심 목표임.

￭ (향후방향)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밀착형 사업이 필요하며,
지역, 학교, 그리고 산업체 분야 구분하여 각각 분야를 연결하는 플

랫폼이 필요함. 대규모인 인프라사업과는 달리, 풀뿌리 사업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진입장벽이 낮으며, 물/환경/에너지 등 타 분야의 연

계되어 산업화/정보화 뿐 아닌 삶의 질 발전에 촉매역할을 할것임.

□ 핵심전략과제 

ㅇ ICT_Village

   - 마을의 ICT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1단계(마을ICT센터), 2단계(마

을화폐), 3단계(마을공장)등으로 지역 사회의 정보통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

화 혁신 기반을 마련함.

ㅇ ICT-Education

   - 마을 학교에 오픈소스 중심의 과학기술 교육 컨텐츠와 하드웨어를 이용한 

교육-온라인 환경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연계된 IC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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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함.

ㅇ ICT-Start-up

   - 수원국에서의 ICT 창업환경을 개선,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이에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경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금, 액셀러레이터, 멘토 네트

워크 등으로 이루어진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함. 

□ 중점과제

ㅇ 마을 ICT 센터

   - 저전력 서버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마을 서버, 무선랜 기반 핫스팟 구축 

및 교육과, 마을 서버와 도서관 콘텐츠등을 연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사회의 마을 혁신 기반 형성

ㅇ OS 24 사업

   -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ICT 교육 컨텐츠, 현장 제작자 육성, 한국과 공여

국간의 24시간 원격 제어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중심의 매칭 플

랫폼 구축함.

ㅇ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 수원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ICT 기반 스타트업발굴을 위한 글로벌 경

진대회를 기획하고, 유망한 팀들의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창업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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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협력 분야

￭ (기존현황) 개인 네트워크, 국내인력, 수요자-개발자간 중심으로 추진 

중으로 글로벌 연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계가 미약하며, 국가

사업으로 진행중으로 민간단위의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의 대표성과 단일한 창구가 없어 산

발적인 연계로만 진행됨.

￭ (SDG 관련성) 과학기술 ODA는 SDG 17개 목표 대부분과 직-간접적

인 관련성이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협력분야는 G17 파

트너쉽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향후방향) 국제적 역량의 다자 협력/연계 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혜

국의 자주적 과학기술역량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포용적 혁

신을 위한 과학기술의 가치 및 과학기술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

으로 발전하여야 함.

□ 핵심전략과제 

ㅇ 국제 다자 협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 과학기술 ODA 사업을 위한 국제적 다자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도모하는 인터넷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 K-방역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한발 더 나아가 과학기술

을 적극 활용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통해 과

학기술 ODA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일을 주도함. 

ㅇ 글로벌 포용 사회에 적합한 과학기술 문화 구축

   - 포용사회의 과학기술 capacity building을 개도국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개발 활동의 장려/지원방안,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 인력 및 청

소년 커뮤니티를 지원함.



- 219 -

□ 중점과제

ㅇ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플렛폼 및 인력양성 기반 설계

   - “다자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 프로그램 구

축” 이라는 두 핵심전략과제들의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반을 

설계하는 첫 해 과제로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기반 설계와 국제협력인

력 양성기반 설계를 지원함. 

   - 과학기술 ODA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사례, 재정지원등을 기반으로 자원 

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참여하는 기술자, 활동가, NGO등과의 협력 네트워

크를 설계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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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학기술 기반)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 분야

￭ (기존현황) 사회혁신은 사회적 난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 패러다임

으로, 아직 사회적 관련 주체들의 활동이 취약한 개도국에서 ODA를 

기반으로는 지원된 바가 없음.

￭ (SDG 관련성) 사회혁신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 경

제적, 정치적 문제를 모두 포괄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

로 대부분의 목표와 연관성이 높음. 특히, 빈곤, 건강,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산업, 혁신 인프라, 지속가능 도시와 커뮤니티

등의 연관이 있음.

￭ (향후방향) 개도국의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특히 과학기술을 기반으

로 한 사회 혁신은 ASEAN을 비롯한 개도국이 발전모델로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혁신이 활성화되고 발전하

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과학기술을기반으로 한 주

민 밀착형 리빙랩등의 활성화를 지원함. 

□ 핵심전략과제 

ㅇ 개도국 내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 개도국 지역 내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사회적 문제 발굴, 온라인 혁신 플랫

폼 구축 등의 지원

ㅇ 개도국 사회혁신 선도사업 추진

   - 지역 내 소통 협력 공간으로 리빙랩을 활용, 주민과 협력을 통한 공동 연

구사업, 스타트업 협력 등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와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

ㅇ 개도국 사회적 가치 내재화 및 확산

   - 개도국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적 가치의 지수 도입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

회적 내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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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과제

ㅇ 개도국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식의 공간을 구축하

고, 리빙랩 등을 활용한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함.

ㅇ 수원국의 사회혁신 확산 지원 체계에 따른 기반 구축과 과학기술 사회적 가

치 측정지수 등의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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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 분야

￭ (기존현황) 보건문제는 개도국 뿐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간 그리고 사회적 보건 불평등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음. 현재 COVID-19 상황하에서, 기존의 비감염성 만성질환과 

함께 감염성질환의 이중적 어려움 속에서 개도국 사회구성원들의 만

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SDG 관련성) 보건의료 ODA는 빈곤, 영양, 물, 환경 분야등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음.

￭ (향후방향) 저비용의 건강관리 도구를 통한 취약계층 효율 높은 질병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의료 관리 및 전달 시스템의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SDG에서 

강조되는 지속성있는 글로벌 보건 의료 네트워크가 필요함.

□ 핵심전략과제

ㅇ 저개발국 신종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기술

   - 체계적인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진단체계, 치료 인프라, 비대면 원격 

협진 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 역량 강화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K-방역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발도상국 지속적인 요구가 많음

ㅇ 만성질환 적정 관리 기술 개발

   - 수혜지역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만성콩판병등) 코호트 구축, 만성질환 조

기 진단 및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며, 합병증 발병률, 삶의 질 평가, 

사망률 평가 등 객관적 평가 도입

□ 중점과제

ㅇ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감시, 진단, 치료 인프라 지원과 디지털 모니터링 프

로그램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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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감염 만성질환을 관리, 치료하기 위한 기술 개발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인력 양성 및 디지털 기반 질병관리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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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학기술) 교육 분야

￭ (기존현황) 개도국의 교육분야 ODA는 초등-중등교육의 보편적 교육

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등록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특히 과

학기술분야의 교원의 질적, 양적 부족이 심각함. 대부분의 개도국의 

노동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의 필요성이 대두됨.

￭ (SDG 관련성) 교육분야는 SDG의 G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

육보장과 평생학습기회 증진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핵심적으로 관련성이 있음.

￭ (향후방향) 국내의 시니어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한 K-공학 및 산업 한

류를 이용한 기술자 파견을 통한 과학교육 및 연구지원 사업을 통한 

현지 교육역량 강화와, 현지 교원의 재교육등 질적 수준 제고 

□ 핵심전략과제 

ㅇ 국내 시니어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개도국 산업화 지원 연계형 ICT-과학/공

학 기술 교육 지원 사업

   - 시니어 과학기술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기관에서 ODA 운영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과학교육 및 연구 기술 지원사업의 시스템을 확보 

ㅇ ICT-과학기술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지원

   - 과학기술 교육의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ODA에 도입하고, 온라인-e런닝

에 필요한 학습주제와 프로그램, 교수진등을 확보한 정규 교육과정의 개발

□ 중점과제

ㅇ 시니어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ASEAN-AFRICA K-공학 교육 지원단 사업

   - 각국의 수요에 맞춘 고등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 및 기술자단 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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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내 각 전문기관을 통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요원 선발, 훈련, 

관리 및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

ㅇ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온라인 Cyber ICT-과학기술 교육 사업

   - 사이버 과학기술 교육과 산업과 관련된 ICT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영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규 학위과정 수준으로 발전

ㅇ 청년 적정기술 개발도상국 창업 교육 지원 사업

   - 수원국 현지 창업교육, 스타트업의 기술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자들의 지원

단 사업을 연계함. 

ㅇ 제 3세계 현지 문제 해결형 적정기술 리빙 랩 (Living Lab) 사업

   - 현지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리빙랩을 통해 

소외계층 문제해결, 지역혁신, 창업등을 지원하는 청년중심의 현지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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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 분야

￭ (기존현황) 환경분야는 기존의 개별적 환경오염에서, 기후변화로 인

한 대규모 농업피해 및 식수-물부족등의 광범위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물분야, 기후변화분야들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

며, 문제 대응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이 동반되어야 함.

￭ (SDG 관련성) 환경분야는 안전한 식수공급, 도시지역 대기오염, 산림 

및 생물다양성확보등에서 SDG 목표, G6 물관리, G7 에너지의 친환

경 생산과 소비, G13 기후변화 대응, G14 해양생태계 보전과 G15
육상생태계 보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향후방향)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환경문제

들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설정, 기후변화에 따른 염수화 대응, 생물 

다양성 감소, 산림 파괴 및 물관리등이 필요하며, 최근 COVID-19에 

대응한 보건위생 분야와의 연계된 정책이 필요함.

□ 핵심전략과제 

ㅇ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 (메콩강유역)

   - 생활용수 활용가능기술,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염수화 발생 대응기술, 지하수 

불소, 비소농도 저감 기술 및 여역 수량 및 수질 관리 기술 개발등을 포함

함. 

ㅇ 도시지역 대기오염 저감 적정기술 개발 (몽골지역)

   - 저급 석탄이용 대체 기술,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기술, 친환경 바이오매

스 에너지화 및 폐기물 친환경 에너지화 기술을 포함함. 

ㅇ 산림 및 생태계 생물다양성 확보 (동남아)

   - 연안지역 맹그로브림 보전, 복원기술, 늪지역 생태건강성 확보기술 및 동남

아 지역 열대 수풀림 관리 모델 개발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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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과제

ㅇ 메콩델타지역 고탁도, 고염분 원수 대응 수처리 기술 

   - 베트남의 파일럿 규모의 정수시설 검증 및 현지 보급기술과 함께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의한 메콩 하류 지역의 염수화 발생 현황을 포함함.

   - 메콩 델타지역 생활용수 이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소규모 정수 처

리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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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1차 전문가 세미나 발제 자료(1) :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는 적

정기술-보건위기에 새로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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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1차 전문가 세미나 발제 자료(2) : 물 분야 과학기술ODA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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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1차 전문가 세미나 발제 자료(3) : 보건 분야 과학(의료)기술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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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2차 전문가 세미나 발제 자료(1) : 기후변화 분야 과학기술ODA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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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2차 전문가 세미나 발제 자료(2) : 국제협력 분야 과학기술ODA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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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2차 전문가 세미나 발제 자료(3) :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ODA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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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3차 전문가 세미나 발제 자료(1) : 글로벌문제해결거점 분야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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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3차 전문가 세미나 발제 자료(2) :교육 분야 과학기술ODA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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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3차 전문가 세미나 발제 자료(3) : ICT 분야 과학기술ODA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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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적

 자
립

 구
현

지
속

가
능

/포
용

적
/혁

신
적

 과
학

기
술

O
D

A
 사

업
 수

행
을

 위
한

 글
로

벌
 기

술
협

력
거

점
 및

 융
합

기
술

 스
마

트
 플

랫
폼

 마
련

개
도

국

포
용

적

시
장

확
대

및

지
속

가
능

개
발

•
독
립
형
중
소
규
모
정
수
처
리
시
스
템
개
발

•
저
에
너
지

/온
실
가
스
저
감
형
오
폐
수
처
리
기
술
개
발

•
저
비
용
환
경
친
화
적
화
장
실
구
조
개
발

•
적
정
기
술
형
고
효
율
혁
신

소
재

/공
정
개
발

•
글
로
벌
문
제
해
결
현
지
거
점
센
터
의
개
별
국
가
별
및
권
역
별
주
요
정
부

/민
간
기
관
과
의
연
합

체
결
성
및
협
력
사
업
추
진

•
국
내
외
현
장
실
증
사
업
추
진

•
현
지
형
혁
신
소
재

/공
정
최
적
화

•
글
로
벌
문
제
해
결
현
지
거
점
센
터
와
개
별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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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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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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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하
국
제
기
구

, 국
제

NG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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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
과
의
국
제
공
동
사
업

(현
지
시
범
생
산
사
업

, 공
동
법
인
화
및
사
업
화

)추
진

•
혁
신
형
적
정
기
술
개
발
협
력
모
델
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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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의
현
상
공
모
및
과
제
화

•
기
존
국
내
개
발
기
술
의

보
급
및
기
술
이
전

•
국
내
연
구
기
관
및
글
로
벌
문
제
해
결
현
지
거
점
센
터
와
의
협
력
연
구
사
업
추
진

•
개
발
과
제

/현
상
공
모
지
속

•
현
지
실
증
프
로
젝
트
추
진

•
국
제
기
금
사
업
참
여
지
원

•
글
로
벌
문
제
해
결
센
터
와
현
지
정
부

/민
간
기
관
과
의
유
대
강
화
및
연
합
체
결
성

•
정
부
지
원
기
반
한
국

-현
지
공
동
생
산
시
범
사
업
및
국
제
합
작
법
인
화
지
원
추
진

•
개
별
국
가

/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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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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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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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N
G

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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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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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대

•
저
에
너
지
제
염
기
술
개
발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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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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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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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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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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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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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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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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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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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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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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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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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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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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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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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지
생
산
기
술
개
발

•
저
에
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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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
설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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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실
증
사
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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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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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
변
화
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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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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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
담
수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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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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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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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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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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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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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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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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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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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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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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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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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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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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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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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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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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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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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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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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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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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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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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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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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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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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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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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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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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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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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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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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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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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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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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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
동
기
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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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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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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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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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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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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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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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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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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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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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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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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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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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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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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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즈
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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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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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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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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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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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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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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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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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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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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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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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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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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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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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및
모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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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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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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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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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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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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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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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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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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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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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협
력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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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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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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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사
업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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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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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
온
오
프
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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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및
지
원
관
리
를
위
한
스
마
트
플
랫
폼
추
진

•
글
로
벌
리
빙
랩
거
점
센
터
별
기
술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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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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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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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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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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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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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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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농
촌
자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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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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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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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피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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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변
화
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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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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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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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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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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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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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
동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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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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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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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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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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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거
점
센
터
개
발
기
술
의
패
키
징
을
통
한
스
마
트
연
계
체
계
구
축

•리
빙
랩
실
증
화
다
자
협
력
프
로
젝
트
추
진

•핵
심
전
략
기
술
및
성
과
공
유
온
라
인
플
랫
폼
운
영

•인
공
지
능
및
스
마
트
기
술
을
적
용
한
모
니
터
링
시
스
템
화

•국
제
협
력
중
점
추
진
과
제
와
연
계
한
국
제
기
구
사
업
참
여

•
센
터
별
성
과
공
유
및
협
력
연
계
사
업
도
출

, 성
과
확
산
을
위
한
프
로
그
램
운
영

, 성
과

공
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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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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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미
나

, 현
지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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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최

•
글
로
벌
파
트
너
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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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프
로
젝
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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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
성
과
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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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지
원
을
위
한
온
오
프
라
인
관
리
플
랫
폼
구
축
및
운
영

•
글
로
벌
창
업
및
산
업
화
성
과
연
계
및
확
산
지
원

•
태
양
광
마
을
발
전
소

, 마
을
전
산
소

, 도
서
관
구
축
과
교
육

•
농
촌
지
역

IC
T 교

사
확
보
및
역
량
강
화

•
마
을
시
리
즈
구
축
을
위
한
제
품
제
작
위
주
의
스
타
트
업
및
기
업
가
정
신
교
육

•
경
제
적
자
립
을
위
한
마
을
양
계
장

, 마
을
은
행
구
축
과
교
육

•
도
시
청
년
오
픈
소
스
활
동
가
육
성

.마
을
시
리
즈
교
사
활
용

•
글
로
벌
스
타
트
업
경
진
대
회
를
통
한
스
타
트
업
의
글
로
벌
화
와
수
준
향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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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린
팅
을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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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을
공
장
설
립
과
운
영

•
활
발
한
지
식
공
유
로
마
을
변
혁
확
산
을
위
한
플
랫
폼
구
축

•
스
타
트
업
에
코
시
스
템
형
성
및
글
로
벌
시
스
템
과
의
연
계

•
오
픈
소
스
활
용

•
해
외
창
업
혁
신
센
터
와
협
업

•
오
픈
소
스
활
용

IC
T 역

량
강
화

•
마
을
시
리
즈
기
반
인
프
라
활
용

•
비
트
코
인
분
산
장
부
기
술
활
용

•
은
퇴
과
학
자
활
용

•
기
술
표
준
화
및
배
포

•
플
랫
폼
을
통
한
지
식
확
산

•
글
로
벌
투
자
생
태
계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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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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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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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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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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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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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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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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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로
벌

 연
계

[부
록

1
0
] 

과
학

기
술

O
D

A
 2

0
3
0
 로

드
맵

 핵
심

전
략

 과
제

 및
 중

점
과

제
 도

표
 취

합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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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기
술

O
D

A
 2

0
3
0
 로

드
맵

 핵
심

 전
략

 과
제

 로
드

맵
 요

약
도

 



보
건

의
료

사
회

혁
신

지
속

가
능

교
육

국
제

협
력

환
경

지
속

가
능

사
회

혁
신

구
현

기
술

교
육

연
계

산
업

 육
성

온
라

인

교
육

시
스

템

구
축

주
도

적

글
로

벌

다
자

협
력

디
지

털

플
랫

폼
 활

용

국
제

사
회

에
서

포
용

적

과
학

기
술

문
화

교
육

선
도

환
경

적
정

기
술

현
지

사
업

화
를

통
한

신
산

업

생
태

계
구

축

목
표

주
제

방
안

목
표

주
제

방
안

목
표

주
제

방
안

목
표

주
제

방
안

목
표

주
제

방
안

목
표

주
제

방
안

목
표

주
제

방
안

현
장

결
합

형
 적

정
 질

병
관

리
 기

술
 개

발

포
스

트
 코

로
나

 시
대

에
 맞

는
 제

3
세

계
 국

가
 고

등
 인

력
 육

성
을

 위
한

 I
C

T
-
과

학
기

술
 비

대
면

 온
라

인
 교

육
 지

원
사

업

국
내

 우
수

 환
경

기
술

의
 개

도
국

 보
급

을
 통

한
 현

지
 환

경
 문

제
 해

결
에

 기
여

국
내

 시
니

어
 과

학
기

술
자

를
 활

용
한

 제
3

세
계

 개
발

도
상

국
 산

업
화

 지
원

 연
계

형
 I
C

T
-
과

학
/공

학
 기

술
 교

육
 지

원
 사

업

글
로

벌
 연

계
 디

지
털

 플
랫

폼
 구

축

글
로

벌
 동

반
성

장
에

 기
여

하
는

 포
용

적
 혁

신
 과

학
기

술
 문

화
와

 교
육

 프
로

그
램

의
 구

축

개
도

국
 모

든
 사

회
구

성
원

(공
공

,민
간

,시
민

)의
 수

평
적

참
여

와
 실

천
을

 통
한

 사
회

적
 가

치
 실

현

디
지

털
 기

술
기

반

저
비

용
 고

효
율

적
정

 질
병

관
리

기
술

 구
축

•
대
상
국
및
관
리
대
상
감
염
성
및
비
감
염
성
만
성
질
환
선
정

•
대
상
지
역
보
건
의
료
체
계
와
의
공
조

, 보
건
의
료
인
역
량
강
화
방
법
구
축

•
현
장
적
합
형
진
단
및
치
료
기
술
설
정

•
저
비
용
고
효
율
조
기
진
단

, 관
리

, 모
니
터
링
방
안
도
출
및
관
련
프
로
그
램
개
발

•
현
장
응
용

, 평
가
및
개
선
방
안
개
발

•
대
상
지
역
감
염
성
및
비
감
염
성
코
호
트
구
축

•
대
상
지
역
보
건
의
료
인
력
역
량
강
화
프
로
그
램
진
행

•
저
비
용
조
기
진
단

, 치
료
및
경
과
모
니
터
링
기
술
적
용

•
현
장
응
용
적
합
성
평
가
및
개
선

•
프
로
그
램
종
합
평
가
및
개
선
점
도
출

•
현
장
적
합
형
질
병
관
리
가
이
드
라
인
제
작

•
해
당
지
역
및
관
련
단
체

, N
G

O
와
결
과
공
유

•
국
제
협
력
단
체
와
의
사
업
결
과
공
유

•
대
상
지
역
선
정
을
위
한
사
전
문
헌
조
사

, 현
장
방
문
등

: 질
환
관
리
현
황

, 의
료
인
역
량

, 
해
당
국
가
의
협
조
등

•
대
상
질
환
선
정

, 질
병
관
리
적
정
기
술
선
정

•
신
종
감
염
증
임
상
증
후
군
감
시
방
안
개
발

•
디
지
털
헬
스
모
니
터
링
시
스
템
구
축

•
적
정
조
기
진
단

, 치
료
및
관
리
기
술
개
발

•
보
건
의
료
인
역
량
강
화
프
로
그
램
개
발

•
보
건
의
료
체
계
및

지
역
의
료
체
계
와
의
협
력
사
업
추
진
체
계
구
축

•
프
로
그
램
공
모
를
통
한
대
상
지
역
및
대
상
질
환
선
정

, 질
병
현
황
분
석

•
지
역
검
사
실
등
시
설

, 장
비
지
원

•
관
련
보
건
의
료
인
역
량
분
석

•
신
종
감
염
병
임
상
증
후
군
감
시
체
계
도
입

•
적
정
조
기
진
단

, 치
료
및
관
리
기
술
도
입

•
디
지
털
질
병
관
리
평
가
프
로
그
램
도
입

•
현
지
보
건
국

, 대
학
과
공
동
적
합
성
평
가
및
개
선
방
안
검
토

•
우
리
나
라
타

O
D

A 
사
업
과
실
적
공
유

•
신
종
감
염
병
치
료
인
프
라
확
보

•
비
대
면
원
격
협
진
시
스
템
구
축

•
프
로
그
램
종
합
평
가
및
개
선
점
도
출
워
크
샵

, 설
문
조
사

, 핵
심
대
상
인
터
뷰

•
현
장
적
합
형
질
병
관
리
가
이
드
라
인
제
작

•
적
정
질
병
관
리
를
위
한
질
환
별
조
기
진
단

, 치
료
및
디
지
털
질
병
모
니
터
링
기
술
이
전

•
개
발
프
로
그
램
의
해
당
국
가
내
확
대

•
국
제
협
력
단
체
와
사
업
결
과
공
유

•
개
도
국
지
역
거
점
소
통
협
력
공
간
조
성

•
개
도
국
의
사
회
문
제
분
석
을
통
한
사
회
문
제
뱅
크
구
축

•
온
라
인
혁
신
플
랫
폼
구
축

•
리
빙
랩
을
활
용
한
개
도
국
내
실
증
프
로
젝
트
추
진

•
시
민
사
회
조
직
과
의
공
동
연
구
사
업
추
진

개
도
국
스
타
트
업
과
의
협
력

•
사
회
혁
신
확
산
지
원
차
계
구
축

•
개
도
국
의
과
학
기
술
사
회
적
가
치
측
정
지
수
개
발
및
모
니
터
링

•
사
회
적
가
치
내
재
화

•
개
도
국
시
민
참
여
플
랫
폼
구
축

•
시
민
주
도
사
회
혁
신
생
태
계
조
성

•
개
도
국
시
민
참
여
플
랫
폼
활
용
을
통
한
사
회
혁
신
보
급

•
사
회
적
가
치
내
재
화

•
주
요
핵
심

(기
계

, 전
기
∙ 전

자
, 토
목
∙ 건

축
, IC

T)
 분
야
교
수
및
기
술
자
∙교
수
단
파
견

•
현
지
산
업
육
성
연
계
전
체
과
학
및
공
학
분
야
확
대

(기
계

, 전
기
∙ 
전
자

, 토
목
∙ 
건
축

, IC
T)

•
제

3세
계
현
지

K-
과
학
기
술
교
육
거
점
센
터
설
립

•
개
도
국
정
부

, 기
관
과
직
접
중
장
기
적
과
학
교
육
및
연
구
기
술
지
원
사
업
추
진
형
태

•
AS

EA
N 

4-
5개

국
파
견

•
개
별
파
견
이
아
닌
교
수
단
파
견

•
AS

EA
N 
포
함

10
개
국
이
상
파
견

•
제

3세
계
거
점
교
육
센
터
설
립
운
영
및
지
원

•
현
지
산
업
육
성
을
위
한
교
육
및
기
술
연
계
지
원

파
견
국
선
정
및

3-
4개

거
점
센
터
설
립

••
현
지
대
학
과
연
계
고
등
교
육
및
기
술
지
원

•
기
술
교
육
연
계
현
지
산
업
육
성
지
원

•
협
력
국
파
트
너
대
학
과
사
이
버
교
육
훈
련
프
로
그
램
개
발
및
시
범
운
영

•
2단

계
사
이
버
교
육
훈
련
시
스
템
구
축

(프
로
그
램
확
대

)
•

국
내
사
이
버

K-
과
학
기
술
대
학

(K
O

D
AS

T)
 설
립
운
영

•
1단

계
사
이
버
교
육
훈
련
시
스
템
구
축

•
주
요
과
학

/공
학
교
육
프
로
그
램
개
발

/교
수
진
확
보

•
동
계

/하
계
실
험
실
습
캠
프
운
영

•
주
요
제

3세
계
과
학
기
술

.공
학
교
육
수
요
조
사

•
제

3세
계
파
트
너
대
학
선
정
및
시
범
운
영

•
2단

계
사
이
버
교
육
훈
련
시
스
템
구
축

•
사
이
버
과
학
기
술
대
학
수
준
정
규
교
육
과
정
개
발

•
동
계

/하
계
실
험
실
습
교
육
정
규
화

•
제

3세
계
파
트
너
대
학
확
대

•
제

3세
계
주
요
대
학
과
학
윈
프
로
그
램
과
정
체
결

•
다
양
한
글
로
벌

st
ak

eh
ol

de
r분

석

•
효
과
적
다
자
협
력
모
델
설
계

•
협
력
목
표
및
세
부
과
제
도
출

•
U

nt
ac

t/
 R

em
ot

e 
협
력
기
반
디
지
털
모
델
구
축

•
수
요
자
중
심
의
수
요

-공
급
매
칭
및
다
자
협
력
디
지
털
플
랫
폼
구
축

•
O

pe
n 

so
ur

ce
 자
료
연
계

•
수
요
자

, 국
제
기
구

/단
체
등
의
주
도
적
플
랫
폼
참
여

•
플
랫
폼
완
성
도
향
상

•
플
랫
폼
운
영

go
ve

rn
an

ce
 구
축

•
참
여
주
체
간

M
O

U
 체
결

•
웹
기
반
국
제
협
력
사
례
분
석

•
O

pe
n 

so
ur

ce
참
여
자
와
유
기
적
연
대
체
계
구
축

•
O

n/
O

ff-
lin

e
포
럼
을
통
한
지
속
적
홍
보
와
평
가

•
디
지
털
플
랫
폼
실
용
성
검
증
을
위
한
국
제
협
력
시
범
사
업
추
진

•
플
랫
폼
의
효
율
성
검
증
및
보
완

•
비
용
절
감
을
통
한
지
속
가
능
성
확
보

•
수
혜
국
기
술
수
요
당
사
자
참
여
확
대

•
모
든
플
랫
폼
참
여
자
들
의

ne
ed

s 
분
석

•
플
랫
폼
효
율
의
지
속
적
개
선
체
계
확
립

•
포
용
사
회
를
위
한
과
학
기
술
의
가
치
규
명

•
취
약
층

,사
회
문
제
해
결
에
우
선
하
는
과
학
기
술
정
책

•
포
용
적
과
학
기
술
가
치
의
교
육
패
러
다
임
개
발

•
국
제
개
발
활
동
가

/참
여
인
력
우
대
환
경
조
성

•
해
외
한
인
자
원
의
국
제
개
발
역
량

/역
할
강
화

•
포
용
적
과
학
기
술
가
치
가
담
긴
과
기
교
육
과
정
설
계

•
검
증
된
포
용
적
과
학
기
술
문
화
의
글
로
벌
확
산

•
포
용
적
과
학
기
술
컨
텐
츠
개
발
의
글
로
벌
주
도

•
포
용
적
과
학
기
술
의
글
로
벌
시
민
교
육
커
리
큘
럼
개
발

•
포
용
적
과
학
기
술
에
대
한
사
회
적
공
론
화
확
대

•
선
진
사
회
의
포
용
적
과
학
기
술
문
화
벤
치
마
킹

•
현
과
기
교
육
현
황
분
석
및
대
안
방
향
수
립

•
해
외
과
협

,K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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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에너지

글로벌
문제
해결
거점

ICT

국제
협력

현장 결합형 지속가능한 물/위생 적정기술의 개발/확산/사업화

과학기술 ODA를 위한 글로벌 다자협력 기반 구축 주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지속가능 기술구현을 통한 글로벌 거점지역 문제해결 및 국제협력

수원국 농촌형 오픈소스 기반 ICT 교육, 스타트업을 통한 마을혁신 기반 형성

중점과제 1 현지에서 생산/관리 가능한 초저가 개인용 독립형 해수 담수기 개발

중점과제 2 현지에서 간헐 운전되는 물생산 시스템의 운전 안정성 확보 기술

중점과제 3  글로벌문제해결 현지거점센터 구축과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중점과제 1 과학기술 ODA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플렛폼 및 인력양성 기반 설계

중점과제 1 K-ODA에너지 리빙랩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확장성 기반의 에너지 유닛 개발

중점과제 2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통합전력관리 기술개발

중점과제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형 에너지 기술 개발

중점과제 1 기존 거점센터 2단계 전략기술의 ICT 패키징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

중점과제 2 글로벌 리빙랩 중점기술에 대한 스마트 연계체계 개발

중점과제 3 거점센터의 기술성과 운영지원을 위한 글로벌 통합기술(R&BD) 비즈니스 지원 플랫폼 추진

중점과제 1 마을 ICT 센터

중점과제 2 OS 24

중점과제 3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유지 관리가 가능한 기술 개발

• UN 국제 환경 원조사업으로 확대 추진

• 독립형, 자가 운영 방식 기반의 off-grid형 수처리 기술

• 자국 내 직접 생산 가능한 소재를 이용한 담수화 장치 제작 기술 개발

• 저비용 모니터링 센서 기반 성능 평가 시스템 구축• 태양에너지 기반으로 간헐 운영되는 Off-grid 형 물 생산 시스템의 안정성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자동제어 기반 분리막 공정 세정 기술 개발

• 글로벌문제해결 현지거점센터의 개별 국가 내 주요 정부/민간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 권역별 (예: 아세안)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센터 연합체 결성과 권역내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 글로벌문제해결 현지거점센터와 개별 국가에서 활동하는 UN 산하 국제기구, 국제 NGO단체

  등과의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 과학기술 ODA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자원 (resource) 구조 설계

•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선요인 발굴 및 대안 설계

• 주요 이해관계자 (stakeholder) 규명

• K-ODA 에너지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 다중 에너지원 복합 독립 발전시스템 개발

• 확장성 기반 표준화 에너지 유닛 개발

• 블록체인활용 지속가능 전력생산 비즈니스 모델개발

• IOT 활용 원격 스마트 발전모니터링 기술개발

• 무정전 지속가능 운용지원체계 개발

• 개도국 에너지기술 관리/운영 전문가 양성

• 블록체인활용 지속가능 전력생산 비즈니스 모델개발

• 농업생산성 개선 연계형 기술개발

• 소상공인 활성화 연계형 기술 개발

• 물순환/저에너지/스마트농업/ICT 분야별 1단계 및 2단계 핵심 전략 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오픈소스화

• 글로벌 리빙랩을 통한 거점센터 분야별 개발기술 및 ICT 패키징 및 스마트 연계 시스템 구축

• 국제 창업경진대회, 학회, 포럼, 워크샵 등 성과확산 프로그램 운영

• 핵심전략기술의 글로벌 비지니스화 플랫폼 운영

• 저전력 리눅스 서버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마을서버와 무선랜 핫스팟망 구축 키트 연구 및 교육

• 마을서버와 연동되는 무선랜 도서관 콘텐츠와 기상센서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및 교육

• 오픈소스 활동가 육성을 위한 ICT교육 콘텐츠 연구 및 교육

• 공여국 - 수원국 간의 아웃소싱 산업에 필수적 오픈소스 및 교육 콘텐츠 연구 및 교육

• 수원국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스타트업 경진대회 모델 연구 및 개최

• 수원국에 적합한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및 창업 아이템 다양성 제고 연구 및 글로벌팀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 글로벌 파트너들의 다자협력 프로젝트 추진

• 개발 기술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영, 관리 모니터링 요소

  시스템 개발

• 물순환/스마트농업/저에너지/ICT 분야별 기술뱅크 등 온오프라인 혁신 플랫폼 개발

•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측정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과 성과평과

• 지역간 거점센터를 연결하는 글로벌 리빙랩 기술공유 스마트 연계체계 구축

• 민간 전문 에너지서비스기업 육성

• 지역민/장비제작관리 기업 상생 비즈니스모델 개선

• 글로벌문제해결거점센터와 권역별, 권역간 국제기구, 국제 NGO와의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 해외 한인과학기술자들의 포용적 국제협력에 참여 유도방안 설계

• 이해관계자들간의 최적 비대면 소통방안 설계

• 해외 한인 차세대/청소년들을 위한 포용적 과학기술 문화 교육 프로그램 설계

과학기술ODA 2030 로드맵 핵심 중점 과제 로드맵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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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적정기술 적용을 통해 인간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재해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Water Resilience 확보

고등교육(전문직업기술교육달성)

현장결합형 적정 질병관리 기술 개발

환경

교육

보건
의료

기후
변화

중점과제 1 메콩델타지역 고탁도, 고염분 원수 대응 수처리기술

중점과제 2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난방 기술

중점과제 3 지하수 오염물질 저감 기술

중점과제 1 염분 침입 저지를 위한 빗물 폰드/Bio Pond+MAR 기술 개발

중점과제 2 섬/연안 지역 통합 물관리 모델 개발

중점과제 3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Business 모델 개발

중점과제 1 시니어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ASEAN-AFRICA K-공학교육 지원 사업

중점과제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ICT-과학기술 교육 지원

중점과제 3 청년 적정기술 개발도상국 창업 교육 지원 사업

중점과제 4 제3세계 현지 문제 해결형 적정기술 리빙랩(Living lab) 사업

중점과제 1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중점과제 2 만성 비감염성 만성질환 적정 관리 기술 개발

중점과제 3 포스트 코로나 의료의 체계적 접근 역량 개발

중점과제 4 디지털 헬스 기반 적정 질병관리 기술 이전 및 지속적 교류

• 정수시설 실증화를 통한 성능검증 및 보급사업화• 현장조사를 통한 최적 정수처리시스템 요소기술 개발

• 맞춤형 정수처리 프로세스 개발

• 장기간 시운전 및 제품 설계보완• 현지 기초자료 조사 및 테스트베드 선정

• 대기환경모니터링 시스템/보일러 현장설치 및 데이터 확보

• 물 이용량 50% 증대를 위한 스마트 물 관리 기술

• MAR에 따른 지하수 수질예측 모델 개발

• MAR을 위한 통합물관리 네트워크 모델

• 기존 물관리시설 수급능력 재평가 기술

• 염분 침입 방지를 위한 빗물 활용기술

• 기후변화 적응 기존 저수지 개량 기술

• 대기로부터 물 생산 기술

• 에너지 보조 및 수익을 위한 수상태양광 PPP 사업

• 통합 물이용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Business 모델 개발

• 용수 확보(빗물/바이오Pond+저수지개량+담수시설)를 위한 PPP모델 개발

• 고효율 Bio Pond+MAR을 위한 하수재이용기술

• 폰드 수면 활용 수상태양광 설치 기술

• 제3세계 각 국의 수요에 맞춘 고등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핵심

  (기계, 전기·전자, 토목·건축, ICT) 분야 교수 및 기술자 교수단 파견

• 제3세계 현지 K-과학기술교육 거점 센터 설립

• 청년 적정기술 개발도상국 창업 교육 지원 프로젝트

- 현지 파트너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축

- 각 국의 수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안) 개발

• 사이버 과학기술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계 수립

• 사이버 과학기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 협력국 파트너 대학과 사이버 교육 사이버 과학기술 교수진 구성 및 학사 일정 수립

• 국내 유수 공과대학과 공동 실험실습 프로그램 수립

• 국내 사이버 K-과학기술대학(KODAST) 설립 운영

- K-공학 교육 지원단 프로젝트 기획위원회 구성

• K-공학 교육 지원단 중심으로 현지 수요 조사 및 발굴

• 과학기술(적정기술) 활용 리빙랩 청년 전문가 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신종 감염증 감시체계, 진단체계, 치료 인프라를 대상국 수준에 맞추어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 인력 역량 강화 • 대상 국가/지역 보건의료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전, 가이드라인 개발 및 공유

• 만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수술적 기법을 포함한 적정 관리 기술 설정 및 대상

  지역 보건의료인 역량강화

• 비감염성 질환별 지역 코호트 구축, 디지털.. 감염성 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근거 중심 평가를 통한 사업 프로그램 개선

•  Digital divide가 건강형평성에 미치는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정 기술 및

   관련 프로그램 구상

• 대상 국가 보건국, 의과대학 및 지역병원 의료진과 사업 결과 검토 및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 국내 및 국제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 적용 확대

• 신종 감염증 코호트 구축, 디지털 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 근거 중심 평가를 통한 사업 프로그램 개선

- 주요 3세계 개도국의 지역 현안 현황 및 수요 조사 수행

• 과학기술(적정기술) 활용 리빙랩 청년 연구ㆍ개발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3세계 현지 창업 교육 지원(K-industry Start-up) 사업 기획위원회 구성

• 중점 과제 ‘시니어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ASEAN-AFRICA K-공학 교육 지원단 사업’과 연계 기획

- 주요 제3세계 개도국의 산업 현황 및 수요 조사 수행

• 각 국의 지역별 산업화 전략 조사

• 각 국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안) 개발

• 개도국의 과학기술 사회적 가치 측정 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

• 정수시스템의 양산기술개발 및 적용• 지하수의 비소 및 불소 등 주요 건강 위해 물질 분포 특성 파악

• 정수 및 위생관리 시스템 최적화기술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