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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기술종합조정체제개선방안>

1.연구 배경

□ 과학기술 반에 한 국가·사회 심 부족과 종합조정 기능의 부진

○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으로 교육과 과학의 목,융합된 정책 발굴을 기

하 으나 학입시,외고입시 등 교육 안 처리에 행정력이 집 ,과학

기술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고 정부 정책 우선순 에서도 리는 양상임

○ 과학기술분야 장기계획 투자를 주도하는 교과부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여 복 분야 조정, 안 응 등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과학기술 종합조정 체계의 평가

□ R&D 산조정․배분,R&D사업평가 등 핵심 정책수단의 재정부이 으로

국과 의 실질 총 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

□ 각 부처 과학기술정책 안에 한 총 조정기능 부족

○ 과학기술이 주요 분야인 산업․ 융정책,인력정책,지역 R&D정책 등에

한 실질 인 조정 실 이 거의 없음

□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부재

○ 종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구 과기부가 교과부로 개편이후,R&D 산에서



교과부(‘09년 3.9조,31.6%)가 지경부(’09년 4.0조,32.4%)보다 고 평가

조정기능 근거가 미흡하여 주무부처 역할수행에 한계

3.외국의 종합조정체계 분석

□ 미국‧일본은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원회와 유사한 국가차원의 조정기구

가 설치되어 있으나,독일‧ 국은 공식 인 조정기구가 없음

□ 미국은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담부처가 없으나,일본‧독일‧ 국은 과학기

술 주무부처에서 R&D 산의 상당부분을 집행

○ 국가 과학기술 산에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64.3%(‘09),독일의 연방교육

연구부(BMBW)는 57.6%(’08), 국의 신‧ 학‧기능부(DIUS)는

70.0%(‘08)를 차지 (미국(’09)은 국방부가 56%,보건부 20%)

4.개선방안

가.부처간 역할 기능 재조정

□ 정부 과학기술 투자를 체 으로 리드하는 핵심 부처의 역할 강화

○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기 연구를 심으로 R&D 산

의 50%이상을 집행하는 구조로 환,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리더쉽 강화

○ 원천연구에 한 개념과 비 산정을 명확히 하여 부처간(교과부‧지경부·

복지부 등) 복과 혼선을 최소화

※ 기 과학기술 원회(원장: 승 )는 원천연구를 기 연구와 동일한 것으로

결론(’08.7월)

나.청와 과학기술 수석 비서 신설

□ 국과 간사로서의 역할‧기능을 부여하고 교육과학기술,지식경제부,보



건복지부 등의 과학기술정책 R&D투자 업무를 총

-지경부 등 여타 R&D 련 사항들 상당부분이 국과 (교과수석)에서 논의되

지 않고,경제수석실 등을 통해 추진되는 등 계부처 참여가 미흡한 실정

○ 조정 업무 과기 수석을 지원하는 국과 사무국(교과부)의 조직을 보

강‧확 해야 함(50명 내외,4개과 이상으로 운 )

다.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상설화

□ 국가과학기술 원회를 독립된 원회 조직(앙행정기 )으로 상설화하고

소 사무처를 설치하여 과학기술 총 기획‧조정 기능 폭 강화

○ 재의 통령 직속 방송통신 원회,공정거래 원회와 유사

○ 사무처(차 상당조직)는 200명 내외로 인원 구성

○ 연구개발 투자 조정,과학기술 인력양성 미래 지향 장기정책 입안

○ 미래기획 ‧녹색성장 등 련 원회를 국과 소 원회로 일원화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수립>



SUMMARY

<S&TPolicycoordinationmechanism>

<S&TGlobal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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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정부 재정 증가율은 감소하는 반면,기 분야 투자를 심으로 국가연구개

발사업 산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 규모 증가와 함께 련 정부부처,소 기 이

증하고 있지만,주요 사업 등에 한 사 조정과 조정․배분 기능은 약

화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를 종합 으로 리드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 과학기술계를 심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에 한 지 이 계

속됨에 따라 이에 한 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두됨

○ 과학기술정책 총 부처의 부재와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총 조정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 경쟁력 제고의 한계 노출

□ 과학기술 반에 한 국가·사회 심 부진

○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으로 교육과 과학의 목,융합된 정책 발굴을 기

하 으나 학입시,외고입시 등 교육 안 처리에 행정력이 집 ,과학

기술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고 정부 정책 우선순 에서도 리는 양상임

○ 과학기술분야 장기계획 투자를 주도하는 교과부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여 복 분야 조정, 안 응 등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3-

제2장 과학기술 종합조 체계의 평가

제1 정부의 과학기술종합조정 체계 황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체계

□ 종합조정 기구

○ 2008년 2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교육인 자원

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고,과학기술 신본부의 폐지와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개편이 추진됨

-국가과학기술 원회가 수행해 온 과학기술정책 3 종합조정 기능(과학기

술정책 총 ･조정,정부R&D 산 조정･배분,R&D사업 조사･분석･평가)

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기존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사무국을 담당했던 과학기술 신본부의 기능

은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 기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산 배

분방향,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와 기획재정부(정부R&D 산안 편성

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로 분리되어 이원 구조로 변경됨

○ 국가과학기술 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의 공정성과 문성을

강화하고자 [그림 1]처럼 기존 산하 여러 원회를 정비하여 기능정립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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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원

기능
총 정원 정부 원 민간 원

본회의
25명

이내
12명

13명이내

(종 :10명)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추진

-산업․인력․지역 신과 련된 과학기술

신정책의 총 ․조정

-R&D 산 확 배분방향 설정 등

운

원회

35명

이내
18명

10∼17명

* 문 원장

5명 포함

(종 :10명)

-국가과학기술 원회 상정안건의 사

검토․조정

-본회의로부터 임 받은 사항 심의

문

원회

각 10명 - 각 10명
-운 원회 상정안건의 문 ․심층

사 검토
종 앙부처 국장 20명,

민간 원 14명

기

의회

20명

이내
8명

7명

(련학회 추천

민간 분가)

-기 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 심의․조정

-매년 정부연구개발 산 기 연구비율

산정에 한 사항 등 심의

[그림 1]국가과학기술 원회 조직도

<표 1>국가과학기술 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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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신본부 시기에 운 된 기술분야별 문 원회는 법정 원회로

격상되어 정책목표별 문 원회로 개편됨.정책목표별 문 원회는 정

부R&D 산 배분의 공정성과 문성을 높이고 국가 략과 R&D 산의

연계를 강화하기 해 청와 의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 주도로 운

임

○ 국가과학기술 원회에서 수행하는 종합조정 기능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과학기술진흥 주요정책 계획의 수립․조정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 련 산 확 방안 연구개발투자권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 육성 발 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의 배분방향 설정 (국과 심의결과를 산편성에 반 )

- 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련 계획 수립

-차세 성장동력산업,문화 산업,부품소재 공정 신분야 등의 과학기술

신 련 정책 조정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조정

-지역기술 신정책 추진을 한 지원체제 구축

-기술 신을 한 자 지원 정책 조정

-국가표 지 재산권 련 정책 조정

2.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의 진행 차

□ 신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은 과학기술 신본부 시기와

는 달리 정책목표별 문 원회를 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산배분

방향｣수립과 기획재정부의 정부R&D 산 편성과정 등을 거쳐 진행되도록

변경되었음

□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운 원회는 원장 포함 35인 이내의 원으로

원장은 교육과학문화수석(통령실)이며 원은 당연직 원 (17명),민간

원(17명,임기 2년)과 간사(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 )로 구성되며 주



-6-

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국가과학기술 원회 상정안건 사 검토․조정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회에서 임 받은 사항을 심의

-기 과학연구에의 투자권장 상 공공기 투자규모 결정

-기본 시행계획 추진실 에 한 사항

-공공기 에 한 연구개발 투자권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 조사․분석․평가․계획 실시결과에 한 사항

-과학기술 측의 실시결과,기술수요조사 결과

-기술 향평가 결과,기술수 평가 결과

-국가과학기술표 분류표의 제정시행

-정부출연(연)등에 한 평가결과 보고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해 보고 받음

-기획재정부 장 이 실시한 특정평가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한 사항

-국가연구개발 사업 련 산편성 결과에 한 사항

□ 정책목표별 문 원회는 <표 -2>처럼 5개 문 원회(주력기반산업,거

기술,국가주도기술,첨단융복합기술,사회기반기술)와 특별 문 원회로 구

성ㆍ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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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회 소 분 야

주력기간산업

문 원회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디스 이,이동통신,석유화학

•기계‧부품소재

• 소기업 R&D경쟁력강화 분야

• 진 진화기술, 세 먹거리 분야,PrivateSector,MarketDriven 역

•일자리 창출,6% 경제성장 련 분야

거 기술

문 원회

•우주,항공,해양,수송기계

•PublicSector

국가주도기술

문 원회

•국방,원자력,신재생에 지,핵융합,환경기술

•PublicSector,TechnologyPush 역

첨단융‧복합기술

문 원회

•정보‧ 자‧통신, 생명‧보건‧의료, 미래 에 지‧환경, 소 트웨어‧

Design(SmARTTechnology),나노 랫폼,두뇌‧인지과학,문화‧컨텐츠

•HighRiskHighReturn,Breakthrough기술,차세 먹거리 분야

•InnovationthroughConvergence

사회기반기술

문 원회

•청정 환경‧에 지,질병 리,삶의 질,고령화,재난방지,선진건설‧교통,

농림

•시설․장비 기반

•공공분야(PublicSector)

•참살이 기술

특별 문 원회 소 분 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문 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기획,추진,평가

녹색기술

문 원회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 책 기획,추진,평가

BT 원회 •BT분야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를 한 범부처 장기계획 개선 등

<표 2>정책목표별 문 원회 소 분야 황

□ 기 과학연구진흥 의회에서는 기 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 심의․조정,

계부처 기 과학연구의 역할정립 복투자 조정과 매년 정부연구개발

산 기 연구비 비율 산정에 한 사항,그 밖에 기 연구진흥에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산배

분 방향｣의 심의의견을 참조하여 차년도 정부R&D 산의 편성과정을 수행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와 상 평가,심층평가를 진행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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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 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3.정부 R&D 산의 편성과정

□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 국가과학기술 원회에 부여된 정부R&D 산

조정배분권이 폐지되면서 정부R&D 산의 편성과정에 다시 일부 변화가

발생함

○ 정부R&D 산의 조정․배분과정은 [그림 2]처럼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산배분 방향｣수립과 기획재정부의 정부R&D 산 편성

의 이원 체제로 변경됨

[그림 2]신정부 출범 이후 달리진 정부R&D 산의 편성과정

□ 정부R&D 산의 주요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국가과학기술의원회의 ｢정부연

구개발투자의 방향‧기 ｣수립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산배분 방향｣설정,

기획재정부의 정부R&D 산(안)편성,국회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R&D 산이 최종 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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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 는 기존 국가과학기술

원회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가과학기술 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년도 10

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됨

○ 당해년도 1월말까지 기사업계획서의 제출은 행과 동일하지만,4월말

까지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지출한도 설정이 폐지되고,정부연구개발투자

의 방향․기 을 기획재정부 장 과 계 행정기 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

경됨

○ 특히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조정․배분권 삭제에

따라 ｢국가연개발사업 산배분 방향｣만을 설정하고,기획 산처에서는

동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정부R&D 산을 편성하게 됨

-그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의 효력은 국가과학기술 원회 출범 이후 시

기에 실시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과 거의 유사한 권고 수 에 머물

게 됨

4.신정부 출범 이후의 주요 특징

□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기능개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 원회 산하 여러 심

의기구를 단순화를 통해 운 원회(원장 :교육과학문화수석) 심의 정

책조정 기능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 정부R&D 산의 편성체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간 역할분담에

따른 이원 구조로 운 됨.이 구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에

한 공정성과 수용성을 제고를 한 새로운 시도로 악할 수 있음

□ 정부R&D 산의 재원배분이 민간 문가 심으로 환됨

○ 기존 과학기술 신본부 시기에는 공무원인 심의 이 기술분야별 문

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해서 활동했지만,신정부 출범 이후 원 민간

문가로 구성된 5개 분야 문 원회를 설치해 산학연 수요자 의견이 반

된 정부R&D 산의 배분방향이 수립됨

□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산배분 방향｣설정은 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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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축소되는 등 과학기술 신본부 시기와 비교할 때 국가과학기술 원

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기능에 한 실질 인 정책수단이 일부 후퇴됨

□ 과학기술 종합조정에 련된 주요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재정기획부이며

다음은 정부 조직 반의 행정기구와 교과부,재정부의 조직 구성을 보여주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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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운 분석

□ R&D 산조정․배분,R&D사업평가 등 핵심 정책수단의 재정부이 으로

국과 의 실질 총 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됨

○ R&D사업에 한 투자 정성,사업간 구조조정,투자확 /축소 등 정성

산배분방향만 재정부에 통보

○ R&D사업 평가과정에 국과 의 공식 인 기능 폭 감소

-반 의무가 없는 사후 보고에 한 규정만 련 법령에 존재

□ 국과 와 재정부의 산심의 과정상 역할이 모호

○ 국과 와는 별도로 재정부 차원의 문 원회를 구성․운 하는 등 계

부처의 이 사업설명, 복 심의 등 비효율 발생

○ R&D 산사업 심층검토․의견제시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과 와 재

정부 원들의 연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산 편성에 있어 국과 의

견 수렴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임

□ R&D사업의 특수성을 반 한 효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 재정부의 R&D사업 평가과정이 일반재정사업과 거의 유사한 기 으로 평

가됨으로써 R&D특성이 제 로 반 되지 못할 가능성 존재함

-재정부는 ‘10년부터 R&D/정보화 부문 평가를 일반재정사업평가로 통합 정

-R&D사업 평가는 경제성 보다는 개발 성공 가능성,과학기술 효과와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 과학기술정책 안에 한 총 조정기능 부족

○ 과학기술이 주요 분야인 산업․ 융정책,인력정책,지역 R&D정책 등에

한 실질 인 조정 실 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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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04～’07) 정부 (’08.2)

o간 사 (과기부)

과기 신본부장(차 )
‣

(청와 )

교육과학문화수석

o사무국 (과기부)

과기 신본부(115명)
‣

(교과부)

정책조정기획 (26명)

o기 능

• R&D 산조정 •과기 신본부가 직 수행

→ 국과 상정·심의

‣

• 재정부로 이

→ 국과 에 사후 보고
• R&D사업평가

• R&D 산

배분방향

-

(과기 신본부가 산 계수를

직 조정)

• 국과 산배분방향 설정

→ 재정부로 통보

(국과 는 산계수조정 신

개 투자 정성 의견 제시)

<표 3>국과 조직 기능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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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기 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합 계

지경부 328,173(10.8%) 608,804(20.1%) 2,090,114(69.0%) 3,027,091(100%)

교과부 1,202,765(50.3%) 689.924(28.9%) 497,492(20.8%) 2,390,181(100%)

제3 과학기술행정 조직과 정부 R&D투자 시스템

□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부재

○ 종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구 과기부가 교과부로 개편이후,R&D 산에서

교과부(‘09년 3.9조,31.6%)가 지경부(’09년 4.0조,32.4%)보다 고 평가

조정기능 근거가 미흡하여 주무부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과학기술 주무부처에 기 연구,인력양성,인 라구축 등

을 심으로 R&D 산의 반 이상을 집행하거나 종합 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있는 것이 일반 임

-일본 문부과학성 (‘09년 64.3%),독일 연방교육연구부 (’08년 57.6%), 국 신․

학․기능부 (‘08년 70.0%)

□ 분야의 복투자 가능성

○ 신성장동력(신소재․나노융합,신약․의료기기 등),녹색기술(신재생에

지,탄소 감기술,연료 지 등)일부 분야에 투자의 복가능성 존재

-신규 사업 기획 규모 장기사업 운 시 련 부처 의나 공동 기획이 이

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부처 간 경쟁 으로 신규사업 발주

-지자체 련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이나 역량 등을 감안하지 않고 바이오,의

료,로 등 유사 분야에 경쟁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 부처 (지경부)에서

는 충분한 조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 발생

○ 기 ․원천연구 개념과 비 산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

는 기 원천,지경부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부처 간 의 없이 개별

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4>‘08교과부․지경부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황 (백만원)

주1:투자 황은 ‘08년 R&D사업 조사분석 잠정치임

주2:시설․장비/인력양성/인문․사회사업 등은 기타분류 (교과부 1,106,843,지경부 565,564)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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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기 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합 계

국공립(연) 187,199(46.0%) 154,280(37.9%) 65,451(16.1%) 406,930(100.0)

정부출연(연) 663,616(21.2%) 914,034(29.2%) 1,557,794(49.7%) 3,135,444(100.0)

학 964.204(49.1%) 555,577(28.3%) 443,332(22.6%) 1,963,113(100.0)

기업 8,401(1.1%) 101,878(13.5%) 643,132(85.4%) 753,411(100.0)

소기업 14,486(1.3%) 139,060(12.2%) 987,424(86.5%) 1,140,970(100.0)

기타 101,942(15.1%) 124,681(18.5%) 446,494(66.3%) 673,117(100.0)

총합계 1,939,848(24.0) 1,989,510(24.6) 4,143,626(51.3) 8,072,984(100.0)

□ 단기 R&D에 한 정부의 투자 집

○ 기 연구투자 보다는 단기개발 주의 응용․개발단계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는 반면,범부처 장기 형 로그램의 발굴은 부진함

○ ‘08년 기 기업 직 지원 19.3%(기업 8.6%, 소기업 10.7%)로 ’07년

16.8%(기업 6.2%, 소기업 10.6%)에 비해 2.5%p증가

-‘08년 기 개발연구 비 은 51.3%로 ’07년 50.6%에 비해 0.7%p증가 (국

가R&D사업 조사분석 잠정치 기 )

○ 소기업 지원 정부R&D과제 2억원 미만의 단기 소형과제가 체의

77.5%를 차지하는 등 사업화까지 연계하는데 필요한 임계규모 수 에 미

달

□ 학․출연(연)간 효율 인 역할 분담이 미흡하고 기능 차별화에 한계

○ 학과 정부출연 연구기 모두 기 연구보다 개발․응용연구에 치 됨

<표 5>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분포 (백만원)

주1:투자 황은 ‘08년 R&D사업 조사분석 잠정치임

주2:시설‧장비/인력양성/인문‧사회사업 등은 기타분류(2,920,610백만원)로 제외

○ 특히 출연과부의 기 기술연구회와 지경부의 산업기술연구회로의 출연(연)

이원화와 출연 연구기 역할 재정립 문제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추

진되는 등 국가차원 우수 연구개발 주체에 한 육성 략이 미흡함

-교과부,지경부의 연구개발 단계나 사업 내용이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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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연연구기 투자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능 차별화가 부족

함

-’08년 기 교과부 R&D투자액 출연(연)41.7%, 학 39.6% 사용,지경부

R&D투자액 출연(연)41.7%,기업 32.1%, 학 11.9%사용

□ 국과 간사(교과수석실) 사무국(교과부 정책조정기획 )조직의 인력‧

산 등이 취약

○ 교육과학문화수석실 내 과학기술비서 실의 상이 교육비서 에 비해

미약하고 이 심을 갖는 안이 상 으로 부족하여 과학기술 총

조정 기능 수행에 실 한계 존재(과학비서 실 행정 3명)

○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규모 과학기술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

에 한 장악력이 미약하고 교과부 심으로 사안을 다루어지고 있음

○ 재 국과 사무국이 교과부 내에 설치됨(26명 규모)에 따라 기능‧규모

의 부족으로 인해 역할 수행이 한계가 있고 R&D집행 부서인 교과부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정책 립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음

-미국 국과 의 사무국인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백악 내 약 60여명,일본 종

합과학기술회의 사무국인 내각부 정책총 실은 약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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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선진국의 종합조 체계1)

제1 일본

1.개요

□ 종합과학기술회의(의장:총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 ‧조정

○ 과학기술 종합 략(기본계획 등)수립,과학기술 산배분 방침 작성,차년

도 연구개발사업 우선순 설정, 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등의 역할

수행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문가 의원 7명 4명이 상근이며,임명 국회

동의를 받는 등 과학기술정책에서 요한 치를 담당

□ 문부과학성이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수행

○ 각 분야의 구체 인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학기술 진흥조정비의 집행

사무 등 주요 국가과학기술 정책 실무를 수행

○ ‘08년 기 으로 과학기술 산의 65%를 집행

2.과학기술 련 주요 조직 기능

□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총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

성을 심으로 정책을 집행

1)본 장의 내용은 “선진국의 과학기술 련 종합조정체계 주요 정책동향 분석”(2008.12과학기술 원회)의 내용을 참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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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문 과학성 경제산업성 ….. 무성

학 행정

• 과학 술 흥 (JST)
• 학술 흥 (JSPS)
• 학연 소(RIKEN)
• 물 · 료연 (NIMS)

• 원 연 개
• 핵 합과학연 소
• 고에너 가속 연
• 주항공연 개
• 해양연 개
• 타연 소 학공동
• 과학 술정책연 소

행정

• 신에너 ·산업 술종합개 (NEDO)
• 산업 술종합연 소(AIST)
• 원 연 개 (문 과학성 공동소 )
• 원 안전
• 타연 소
• 경제산업연 소

내각총 신

내각

내각 특명 신
(과학 술정책담당)

종합과학 술
본학술
(SCJ)

정책총
(종합과학 술
사무 역할)

내각

□ 종합과학기술회의

○ 2001년 1월 내각부설치법에 기 하여 4개의 ‘요정책에 한회의*’의 하나

로써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설치됨

○ 국가 ·사회 과제에 시‧ 한 응을 해 과학기술에 한 종합

략 입안 종합조정을 실시

○ 종합과학기술회의 산하에는 재 4개의 문조사회(門調査会)를 구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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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부과학성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작성한 기본 략에 따라 과학기술․학술의 기본 인

정책의 기획․입안․추진과 개별 분야의 구체 인 연구개발계획 수립,시

험연구기 의 경비 등 조정 과학기술진흥조정비의 집행 사무 실시 등

의 업무 수행

○ 학의 기 과학 연구능력 육성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등 학술 과학기

술진흥의 에서 기 ‧응용단계의 연구개발을 담당

□ 경제산업성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직 으로 지원하며,이노베이션 시스템 개 을

략 R&D투자와 함께 추진

○ 주요부서는 산업기술환경국으로 산하에 5개 부서가 주요 정책을 추진

□ 재무성

○ 재무부처로서 종합과학기술회의와 연계하여 과학기술 산 편성업무를

수행

3.과학기술 정책 산 조정체계

□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국가 차원에서 요한 정책의 기본 략을 수립하고,

문부과학성 등의 부처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작성한 기본 략에 따라 개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 산의 배분방침 작성,우선순 평가 등을 추

진하고 재무성은 이를 반 하여 과학기술 산을 편성

□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평가에 한 지침

작성 국가 으로 요한 연구개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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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미국

1.개요

□ 연방정부차원의 독립 과학기술 담부처가 없이 독자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는 연방부처들에 의해 과학기술정책이 수립․집행되는 다원화

(pluralistic)된 분산형(fragmented)연구개발 시스템

□ 국가과학기술 원회(NSTC:NationalScienceandTechnologyCouncil)에

서 범부처 차원의 R&D투자우선순 제시 특정 사업 심의 조정을 실

시

□ 리 산실(OMB)은 사업평가측정기법(PART)를 통한 로그램 성과 평가

결과에 의거,과학기술정책실(OSTP) 연구개발 부처들과 긴 한 력을

통해 R&D 산을 총 배분․조정

2.과학기술 련 주요 조직 기능

[그림 4]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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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손병호․이기종 외(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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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 원회(NSTC)

○ 연방차원에서 개별행정부처 산하기 ,독립기 으로 분산된 과학기술

정책을 실질 으로 심의․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각료수 의 성격을 지닌 원회

○ 통령(원장),부통령과 리 산실(OMB)국장,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간사)등의 백악 고 인사와 련 부처 장 ,기 장 (Cabinet

SecretariesandHeadofAgency)등 25명의 원으로 구성

□ 과학기술정책실(OSTP)

○ 백악 내에 설치된 행정부 최상 과학기술정책 결정기 으로 통령에

게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한 정보 제공

자문을 수행

○ 의장(Director)은 통령이 상원인 을 통해 임명하며, 통령과학기술자

문 원회(PCAST)공동의장을 겸직하고 국가과학기술 원회(NSTC) 원

으로 조정 원회 심의․조정과정에 참여

□ 리 산실(OMB)

○ 국가과학기술 원회(NSTC),과학기술정책실(OSTP)와 함께 연방정부 차원

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에 있어 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통

령을 보좌하고 R&D 산을 총 배분․조정함

○ 자원 리사무국(ROMs) 산하에 국가자원 로그램(Natural Resource

Programs),일반정부 로그램(GeneralGovernmentProgram),국가안보

로그램(NationalSecurityPrograms)등 과학기술 련 부서를 설치 운

□ 통령 과학기술자문 원회(PCAST)

○ 통령과 국가과학기술 원회(NSTC)를 상으로 주로 장기 과학기술정

책 사안에 한 민간부문의 자문그룹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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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기술정책 산 조정체계

□ 각 부처 유 로그램들을 연계하여 부처 공동연구개발 로그램

(InteragencyR&DProgram)사업으로 구분하여 국가과학기술 원회(NSTC)

를 심으로 종합조정이 실시되고 있음

□ 리 산실(OMB)은 사업평가측정기법(PART)를 통한 로그램 성과 평가

결과에 의거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연구개발 부처들과 긴 한 력을 통

해 R&D 산을 총 배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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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독일

1.개요

□ 통 으로 ‘력 진흥주의(KooperativeFoerderlismus)’원칙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정책 형성·조정 시스템이 다원화임

○ 우리나라 국과 와 같은 국가 최고수 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는 없지

만, 력과 조정을 한 다양한 자문 원회를 활용

□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고등교육 기 연구 분야

를,연방경제기술부(BMWi)는 개발·상업화 심으로 이원화

○ 연방교육연구부는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연방경제기술부는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 국가 R&D 산배분 조정은 연방재무부에서 수행

2.과학기술 련 주요 조직 기능

□ 교육연구부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

되며,여러 자문 원회가 조정 기능을 일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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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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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육연구부(BMBF)

○ ‘94년 부처개편에 따라 연방교육·학술·연구 기술개발을 총 하여 왔으

나,‘05년 이후 교육 기 과학 연구개발에 집

□ 연방경제기술부(BMWi)

○ 연방경제기술부는 연방경제부(‘49)→경제기술부(’98)→경제노동부(‘02)→경

제기술부(’05)로 조정되면서 재 독일의 산업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 정책을 담당함

○ 정보통신,에 지,우주항공,교통 기술 분야에 한 R&D를 으로

추진 이며,연구개발 산은 ‘08년 연방경제기술부 총 산 62억 유로

약 22억 유로를 차지함

□ 연방-주 정부 공동 학문컨퍼런스(GemeinsameWissenschaftskonfer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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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연구 회를 상으로 연구정책의 기획·결정과 련하여 연방정부

와 주정부 간의 조정역할 수행

□ 과학 원회(WR)

○ ‘57년 설립된 표 인 과학기술 자문기구로 연방 주정부가 50:50의 비

율로 자 을 지원하여 운 되고 있으며,학술 진흥 교육·연구정책 이슈

들에 한 자문·권고를 통해 연방 주정부의 최종의사결정을 한 요

한 근거를 제공함

□ 연구 신 문가 원회

○ 국회 권고에 따라 연방교육연구부가 ‘07년에 설립한 독립 자문기구로써

연방정부의 학술 정책 자문 기능을 담당하며,이를 해 격년으로 독일

신정책,연구생산성 등에 한 평가를 수행함

3.과학기술 정책 산 조정체계

□ 독일은 ‘력 진흥주의(KooperativeFoerderlismus)’를 원칙으로 하며,부

처 간의 이해 계나 갈등을 조정하는 공식 인 조직은 없음

○ R&D사업이나 산은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술부가 차별화된 분

야를 추진함으로써 립·이견의 발생 소지가 음

○ 정책조정을 지원하기 해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산·학·연 표 문가

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기능을 시

□ 과학기술 련 정책 산 조정 과정에서 연방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자문 원회를 극 활용

□ 국가 R&D 산배분 조정은 연방재무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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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국

1.개요

□ 산업계･학계･정부부처들이 참여하여 필요에 따라 정책 형성 조정을 하

는 다원주의 체계

○ 우리나라 국과 와 같은 국가최고수 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의결기구는

없으나 과학기술 정책 형성･조정 과정에 다양한 자문기 활용

□ 신･ 학･기능부가 과학기술 정책 총 부처로서,부처 간 정책조정을 담

당함

□ 국가 R&D 산배분･조정은 재무부에서 총 함

2.과학기술 련 주요 조직 기능

□ 신･ 학･기능부(DIUS)를 심으로 과학기술 련 주요 정책의 조정과정

을 거치며,정책 형성･조정 과정에 다양한 자문기구 활용

[그림 6] 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자료 :http://www.britishcouncil.org/science-g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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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학․기능부(DIUS)

○ 신･ 학･기능부(DIUS)는 통상산업부(DTI)산하 과학기술청(OSI)의 기능

을 통합하여 과학기술, 학 과학기술 련 정책의 부처 간 조정 업무

담당

○ 주요업무로 세계수 의 연구기반 유지와 발 고등교육의 질 향상

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함

○ 신･ 학･기능부(DIUS)는 과학청(GovernmentOfficeforScience:GOS)

과 과학 신국(ScienceandInnovationGroup:SIG)으로 구성

□ 기업규제개 부(BERR)

○ 기업규제개 부(BERR)는 규제개 을 통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함

□ 과학기술 원회(CST)

○ 국가 최고수 의 과학기술 정책 자문기 이며,수상에게 장기 과학기술

정책 략 과제에 한 자문 역할

□ 기술 략 원회(TSB)

○ '04년 ‘과학 신 투자 임워크 2004-2014’에서 발표한 장기계획

등의 기술 략 수립 자 지원 우선순 설정ㆍ담당

□ 수석과학자문 원회(CSAC)

○ 과학기술정책 련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공식 원회로서,내각의 련

원회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형성 실행 련 사항을 논의

○ 새로운 과학기술 련 쟁 ,정부의 미래 도 과제 등에 한 논의를 진

함으로써 정책형성을 한 기 단계 역할을 수행함

3.과학기술정책 산 조정체계

□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에서부터 국가 조정과정에까지 다양한 정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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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활용

○ 다원주의 방식으로 운 되며, 원회와 자문기구의 범 한 네트워크

를 통하여 자문

○ 과학기술 련 정책의 개발･형성 과정에도 다양한 이해 계자 정책 자

문집단이 참여

□ 신･ 학･기능부(DIUS)는 과학기술 산 정책집행 담당부처로서,부처

의 수 의 국가 과학기술정책 부처 간 조정 담당

□ 과학기술 산 배분･조정을 하여 공공서비스 약(PSAs) 지출 검제도

(SpendingReview)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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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각국의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 비교

□ 일본‧독일‧ 국은 과학기술 주무부처에서 R&D 산의 상당부분을 집행

○ 국가 과학기술 산에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64.3%(‘09),독일의 연방교육

연구부(BMBW)는 57.6%(’08), 국의 신‧ 학‧기능부(DIUS)는

70.0%(‘08)를 차지 (미국(’09)은 국방부가 56%,보건부 20%)

○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가 32.3%,교육과학기술부가 31.5%를 차지(’09)

※ 미국은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담부처가 없음

□ 미국‧일본은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원회와 유사한 국가차원의 조정기구

가 설치되어 있으나,독일‧ 국은 공식 인 조정기구가 없음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의장:총리)가 국가의 종합 인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과학기술 산배분 방침 결정․차년도 연구개발 우선순 설

정․주요 R&D사업 평가 등 종합조정 기능을 활발히 수행

○ 미국 :국가과학기술 원회(원장: 통령)가 범부처 R&D투자 우선순

를 제시하고,우선 투자분야의 부처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심으로

조정을 실시함

○ 독일 :국가차원의 총 ‧조정기구는 없으나,과학 원회 등 다양한 자문기

구를 활용하여 일부 조정기능 수행

○ 국 :공식 인 조정기구는 없으나, 신‧ 학‧기능부(DIUS)가 과거 우

리나라 과학기술 신본부와 같이 부처 간 정책조정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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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 행정 조정체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국

주무

부서

(산

비 )

교육과학기술부

(’09년 31.5%)

지식경제부

(’09년 32.3%)

과학기술

담부처 없음

(’09년 국방부

56%,보건부20%)

문부과학성

(’09년 64.3%)

연방교육연구부

(’08년 57.6%)

신‧ 학‧

기능부(DISU)

(’08년 70.0%)

조정

기구

국가과학기술

원회

국가과학기술

원회

종합과학

기술회의

별도의

조정기구 없음

(여러 자문기구

활용)

별도의

조정기구 없음

원
장

통령 통령 총리 - -

사
무
국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 실

백악

과학기술정책실

(OSTP)

내각부

정책총 실
- -

정책

조정

국가과학

기술 원회에서

조정

국가과학기술

원회(NSTC)에

서 조정

종합과학

기술회의에서

조정

여러 자문기구

활용

신‧ 학‧

기능부에서

부처 간

정책조정

산

조정

국과 는 산

배분 방향설정,

기획재정부에서

산배분․편성

리 산 실

(OMB)이 조정‧

배분

(OSTP와 긴

히 의)

종합과학기술

회의가 우선순

설정 산

편성 의견제시,

재무성에서 최

종 산안 편성

연방재무부가

총

재무부가 총

(일부 범부처 사

업은 신‧

학‧기능부가 1

차 조정)

통령

보좌

기구

통령실 교육

과학문화수석

통령과학기술

보좌

(OSTP실장)

과학기술정책

담당 특명 신

(장 )

-
정부수석과학

자문

자문

기구

교육과학

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

자문 원회
-

․과학 원회

․연구 신 문

가 원회

․ 신성장자문

원회 등

․과학기술 원회

․기술 략 원회

․수석과학자문

원회 등



-31-

제4장 국내 종합조 체계의 변천과 과 특징2)

제1 국가과학기술 원회 출범 이 (1967년~1998년)

1.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체계

□ 종합조정 기구

○ 과학기술 주무부처,과학기술 련 심의회,과학기술 련 장 회의,과학

기술자문기구, 산 련 부처, 통령 보좌기능,국무총리실의 심사분석

기능 등 여러 기구와 기능들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체계에 향

○ 공식 인 종합조정 기구는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재 교육과

학기술부)｣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장 회의｣를 들 수 있음

-1967년 출범된 ｢과학기술처｣는 다른 과학기술 련 부처와 달리 정부조직 편제

상 ‘처’라는 태생 한계 으로 인해 타 부처와의 조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웠음

- 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장 회의｣에서 간사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종합조정에 한 법 권 가 명확히 보장되지 않았음

○ 1973년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 국무총리를 원장,과학기술처 장 을 간

사로 하여 14개 계부처 장 으로 구성된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설치

되어 운 임

○ 1996년에 설치된 ｢과학기술장 회의｣는 ｢과학기술 신을 한특별법｣의

제정(’97.4)을 계기로 1997년부터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체하여 국가

과학기술 원회가 설치되기 이 까지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하 음

-1998년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상이 강화됨에 따라 1998년 이후부터는

과학기술부 장 이 의장을 맡게 되었음

2)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 산 배분체계의 진화과정(엄익천,Kistep)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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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기구 (1967년∼1998년)

시 구분 국가경 차원 내각 차원

1967년

~

1981년

-

•과학기술처(종합과학기술심의회)

-국공립연구기 의 연도별 연구사업에

한 사 심의 기능을 주로 수행

-1973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설치되

었으나 4회(’73,’79,’81,’83)만 개최․

활용됨

1982년

~

1998년

•기술진흥확 회의

- 통령 주재(연 1~3회)

-각계 표 참석

-과학기술 진흥 정책의지 표명

•기술진흥심의회

- 원장:과기처 장

- 원:각 부처 차 과 문가

1989년

~

1992년

•과학기술진흥회의

- 통령 주재,각계 표 참석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표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

-1989년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다

가 1990년 상설 기구화

-주요 정책자문(비정기 )

•종합과학기술심의회

- 1990년 이후부터 운 활성화

추진됨

1993년

~

1998년

•신경제추진회의(기술개발 부문)

-1993.6기술개발 진보고회의

-1994.2기술개발부문 략회의

-추진실 계획 검

•종합과학기술심의회 8회 개최

•과학기술장 회의

- 원장:재정경제원 장

- 원:각 부처 장 과 문가

자료 :강 남 외(199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우선순 에 한 연구｣,과학기술정책 리연구소,과

학기술처 94-06,p44

2.국가연구개발사업 산평성 조정 과정

□ 1990년 는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매년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과학기술처 주 하에 종합조정(안)을 마련하여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각 부처 사업별로 심의만 진행할 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이 이루

어지지 않았고 기술분야별 심의도 진행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각 부․처․청․시․도는 심의과정을 거친 조정결과를 계획에 반 하여

산을 련 부처에 신청하고,각 부처에서는 산당국에 해당 산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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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거침

○ 산당국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산요구서를 토 로 산편성(안)을

마련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산이 확정됨

□ 정부 R&D 산에 한 집계기 이 명확하지 않아 최종 으로 편성된 R&D

산 규모에 한 신뢰성은 부족함

○ 1999년 국가과학기술 원회가 출범하기 이 에는 행 정부연구개발

산․기 의 범 가 아니라 과학기술처에서 매년도 세입․세출 산서를 받

아서 자체 으로 집계하는 과학기술 계 산과 재정경제원에서 사용하는

과학기술 산을 사용함

3.주요 특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각 부처에서 분산 으로 추진

○ 1980년 반에는 일부 부처에서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지 처럼 다원화되고 복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 간 이혜 계

가 립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종합조정의 필요성이 없었음

-구 과기처 주도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고 각 부처에 유사 연구개발

사업 추진이 독려되었음

○ 1990년 이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복잡․다각화되고 각 부처에서 경

쟁 으로 추진됨에 따라 종합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음

-다양한 부처의 투자 요구를 수용하고 형 연구사업의 공동 기획 리를

해 범 부처 사업인 G7 로젝트 등이 과기처 주도로 운 됨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1982년 1개에서 1998년 16개 부처

로 확 되었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규모도 1982년 0.2조원에서 1998년 3.3조원

으로 증액되었음

□ ｢종합과학기술심의회(’73)｣,｢과학기술장 회의(’97)｣등을 설치하여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에 한 법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운

실 은 매우 미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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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규모가 확 되고 각 부처별로 분산 으로 추진함에

따라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요한 정책 이슈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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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가과학기술 원회 출범 이후 (1999년~2004년)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체계

□ 종합조정 기구

○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처가 과학

기술부로 격상되고,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 원회가 신설됨

○ 국가과학기술 원회는 1999년 1월 ｢과학기술 신을 한특별법｣제4조에

의거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같은 해 3월부터 공식 으로 운 됨

○ 국가과학기술 원회는 과학기술진흥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과학기술 련 산의 확 와 효율 사용방안 강구,매년도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우선순 설정과 사 조정,과학기술계 연구회(기 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의 운 연구회의 평가와 발 방향 모

색 등을 담당함

-국가과학기술 원회 산하에 운 원회와 문 원회를 설치하여 운

[그림 7]국과과학기술 원회 조직구성 (1999년 기 )

국가과학기술 원회

(원장 : 통령)

운 원 회

(원장 :과학기술부장 )

정책 문 원회 연구개발 문 원회

○ 국가과학기술 원회는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활

동을 수행하기 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제도｣,곧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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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는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

을 조사․분석해서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한 다양한 의사결정 정보 등을 제공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에 근거

해서 차년도에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즉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한

투자우선순 를 설정하고 정부R&D 산의 편성에 한 심의의견을 제시함

2.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산편성 차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는 매년 차년도 추진계획이 년도

12월말에 국가과학기술 원회에서 상정․의결되어 시행되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는 1997년도에 수행된 국가연구개

발사업 총 1.6조원 규모에 하여 1998년 시범 으로 실시되었음

-1999년도에는 15개 부처가 수행한 총 2.1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 원회에 보고해서 차

년도 정부R&D 산의 편성과정에 반 하 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는 과학기술부가 추진계획수립과 평가

원을 구성하는 등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사무국으로 간사역할을 수행하

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3)은 연구 리 문기 과 긴 한 조를 통해

구성된 각 원회에 한 운 과 반 인 행정을 지원하 음

○ 국가과학기술 원회는 과학기술정책 반에 한 포 인 조정기능과

함께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등에

해 보고를 받아 최종 확정하 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은 국가과학기술 원회 사무국에서 사 조정

범 ,심의기 등을 기획 산처와의 의 하에 설정하고 계부처와의

의․조정을 거쳐 추진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을 해 매년 약 100명~150명 정도의 민간

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 종합조정과 평가의 효율 인 수행 등을 해 1999년

1월 설립되었으며 2001년 1월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능이 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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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참여하는 사 조정 심의 원회가 운 됨

-약 10~15개 이내의 사업목 별 원회로 구성․운 되고,국가과학기술 원회

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 결과를 국가과학기술 원회 사무국에 제출함

○ 국가과학기술 원회 사무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의 심의결과

를 국가과학기술 원회에 보고․확정하며 그 결과를 매년 7월에 기획 산

처에 통보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은 1999년 18개 부․처․청이 수행한 총 2.7

조원의 122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상으로 시범 으로 실시되었으며 제2

회 국가과학기술 원회(1999.7.12)에 심의를 거쳐 기획 산처에 통보되었

음.2004년도에는 1999년 19개 부․처․청이 수행한 총 7.7조원의 434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더욱 확 되어 시행되었음

□ 국가과학기술 원회 출범 이후 시기에는 1999년 국가과학기술 원회가 설

립됨에 따라 정부R&D 산의 편성과정에 한 체 인 골격이 마련되었음

○ 1999년 국가과학기술 원회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신을 한특별법(행

과학기술기본법의 모체가 됨)에 의거,｢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의 심

의결과를 반 토록 개선됨

- 1999년 기획 산처에 정부R&D 산을 담하는 담당과(과학환경 산과)가 신

설되는 등 과학기술 분야의 요성을 인식,조직 개편을 단행함

□ 정부R&D 산은 1999년 국가과학기술 원회 출범 이후부터 2005년 총액배

분자율편성제도(Top-DownBudgetingSystem)4)가 도입되기 이 까지 국가

과학기술 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과 기획 산처의 내부심의,

각 부처 장 과의 의, 통령 보고,국회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최

종 으로 확정됨

4)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사 에 제시된 정책우선순 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내

에서 각 부처가 문성을 살려 자율 으로 산을 편성하는 제도임.이 제도는 참여정부의 3 재정개 과제 하나

로 단년도 산편성과 개별사업 검토 심으로 인한 거시 재원분석 곤란,재정지출의 사후 성과 리 미흡 등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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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국가과학기술 원회 출범 이후 변화된 정부 R&D 산의 편성과정

3.주요 특징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제도｣,곧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을 실시,국가 우선순 에 따른 국가연

구개발사업 간 조정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 음

□ 정부R&D 산의 편성과정에 획기 인 환 이 마련되었음.기획 산처(

기획재정부)에 정부R&D 산의 편성을 담하는 담당과 신설,R&D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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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 정립과 그에 따른 통계 황 정비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부R&D 산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기존 ｢종합과학기술심의회｣나 ｢과학기술장 회의｣의 조정결과가 정부R&D 산

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비 을 보완하고자 노력함

□ 국가과학기술 원회는 통령을 원장으로 하는 국가 최고의 연구개발 정

책 심의조정기구로 그동안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

합조정에 한 지배구조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님

□ 다만,국가과학기술 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종합조정 하는데 정책

수 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 심의조정에 치 하여 략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음

□ 국가과학기술 원회는 비상설기구라는 조직 한계와 정부R&D 산의 실질

인 조정․배분권 미확보 등으로 인해 조정권한이 미약하 음

□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에 한 수용성과 신뢰성

이 부족하 음

○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사무국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부가 범부처간 국가연

구개발사업을 조정하는 심 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집행하는 선수의 역할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 문제가 부각됨

-각 부처로부터 공정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많은 반발과 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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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학기술부총리 출범 이 과학기술부총리 출범 이후

과학

기술

행정

체제

기 장 과학기술부 장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

과기부

조직과

인원

2실 4국 3 27과 1소속기
1본부 1실 1조정 6국 1단 8 34과

4 2소속기 (’06.9월 기 )

315명(417명․소속기 포함) 405명(522명․소속기 포함)

과학기술정

책 조정

과기부장 이 국과 간사 원

역할 수행 → 과기부의 실질

조정활동 한계

과학기술 계장 회의 설치․운 ,

국과 부 원장(과기부총리)직 신설

→ 과기부총리 심의 실질 총

조정 수행

출연(연)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와

소 연구기 국조실 소속

과기부로 이 (부설기 포함 24개

기 )

정책

분야

조정

국가과학기

술기획
각 부처별 기술기획 분산

범부처 기술 측,기술수 조사와

국가과학기술 기획 강화

R&D사업

리

개별부처 심으로 사업 리

운

주요 R&D사업의 총 인 기획․조정

(차세 성장동력사업 등)

R&D사업

평가체계
각 부처별로 평가기 상이

범부처 성과 심 평가체계 구축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정)

제3 과학기술 신본부 시기 (2005~2007년)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체계

□ 종합조정 기구

○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심사회 구축”과 “제2의 과학기술입

국”을 국정기조로 내걸음에 따라 과학기술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음

○ 과학기술 심의 국가 신체제(NationalInnovationSystem)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정보과학기술보좌 ｣

신설,｢과학기술 신본부｣설치․운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정부R&D

산 조정․배분권 부여,｢과학기술 계장 회의｣운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의 상 강화 등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04.10)이 추진되었음

<표 8>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 후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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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인력양성

각 부처별로 인력시행 추진

→ 복문제 발생

과기부가 범부처 과학기술인력양성

총 (교육부 조)

R&D

산

조정

투자

방향

국과 에서 작성 후

기획 산처에 의견 제시

국과 에서 결정 후 각 부처 통보,

정부R&D 산․기 조정시 반

지출한도

설정

기획 산처가 총액규모 설정,

국과 는 부처별 지출한도

의견 제시

국과 와 기획 산처가 공동으로

총액규모와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산심의 민간 심의 한시 원회
과학기술 신본부 심의 심의

문 원회

R&D 산

조정․배분

R&D사업에 한 평가와

사 조정 후

기획 산처에 의견 제시

R&D사업의 평가와 산조정배분(안)을

기획 산처가 R&D 산 편성 반

자료 :과학기술부 (2006),｢신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 방향｣,2006.10.

○ ｢과학기술 신본부｣5)의 설치를 통해 정부 조정 기능을 폭 강화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출범이후 시기에 지 된 ‘선수심 론’의 비 을 극복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에 한 공정성과 문성을 강화하기 해 2004년

10월 설립되어 2005년부터 본격 인 활동을 수행하 음

○ 과학기술부 장 을 부총리 겸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부의장으로 격상시

킴에 따라 미시경제정책의 총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음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로의 개편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과학기술 신정책 반에 한 총 부처로 과학기술부 상이 강화되었음

2.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산 편성 차

□ ｢과학기술 신본부｣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과정은 과학

기술 신본부의 검토와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의결,기획 산처의 최종 정

부R&D 산의 편성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변화함

5)｢과학기술 신본부｣는 업무의 공정성과 문성,투명성을 견지하기 해 민간 문가(20%), 계부처 공무원(40%),과

기부(40%)의 비율로 구성된 102명 인원으로 출범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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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의 추진체계(2007년 기 )

□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조정․배분(안)은 지방R&D사업에 한 국가

균형발 원회 등의 의견수렴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기획 산조정 문

원회와 운 원회의 사 검토 이후 본회 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됨

□ 동기간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6)와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의 도입,2004년 10월 추진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정부R&D 산 조정․배분권 부여 등으로 인해 정부R&D 산의 편

성과정이 크게 변화되었음

○ 당해 연도 1월말까지 R&D사업의 기사업계획서와 총사업비 100억 이상

의 신규 사업의 경우 연구기획보고서를 기획 산처와 국가과학기술 원

회에 제출로 구체 심의가 시작됨

○ 국가과학기술 원회와 기획 산처 간 정부R&D 산의 총액별․부처별 지

출한도 마련,국가연구개발사업 산조정배분(안)의 기획 산처 통보,기

획 산처의 내부심의,각 부처 장 과의 의, 통령 보고,국회 심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확정됨

6)국가재정운용계획이란 국가정책의 비 과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 장기계획으로 산편성과 연계하고 매

년 연동․보완해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해 수립됨.이러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표 인 기재정계획제도

임. 기재정계획제도는 단년도 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여 산의 시계를 3년~5년으로 연장하고 기에 걸친 재정운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기 로 재정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 으로 배분하려는 제도임.우리나라에

서는 1982년부터 도입되었음에 불구하고 충분한 사 지식 결여와 제도 미정착으로 형식 으로 운 되어왔지만,국가

재정운용계획이 실시로 인해 새로운 환 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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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과학기술 신본부 이후 변화된 정부R&D 산의 편성과정

3.주요 특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 으로 기획․조정하고 확 한

단계로 악할 수 있음

○ 과학기술 신본부(과학기술부총리체제)가 출범하면서 국가 미래발 략

수립‧조정과 R&D기획‧조정‧평가체제가 강화됨

□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법률(’05)｣의 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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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가과학기술 원회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조정하는 데 실질

인 정책수단의 역할을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제도｣로 개

편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를 매년 실시하 는데,여기서 평가

제도는 특정평가와 상 평가 구분되어 실시됨

-평가결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방향 도출과 정부R&D 산의 편성과정 시

요한 심의정보로 활용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은 국가과학기술 원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조정․배분권이 부여됨에 따라 R&D총액에 한 지출한도 설정과

주요 분야별 조정배분,국가연구개발사업별 심의조정 등을 실질 으로 수

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조정․배분｣으로 변경되어 실시되었음

○ 기존 국가과학기술 원회가 출범된 이후 마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조정제도｣의 큰 틀이 유지되는 체제하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실질 인

종합조정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됨

□ 국가과학기술 원회를 심으로 과학기술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국가연

구개발사업 성과평가와 정부R&D 산 편성 간의 긴 한 연계체계를 통해

부처 간 복투자를 방지하고자 노력한 은 타 시기와 구별됨

□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산업․지역․인력

련 과학기술 신정책을 일 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음

○ ｢과학기술 신본부｣시기 동안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

(’05.12),｢정부업무평가기본법｣(’06.3),｢국가재정법｣(’06.10)제정,성과 심

의 기획․조정․평가체제가 마련되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정부R&D 산의 편성과정에 반 하

고,500억원이상 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역량 제고와 국가R&D사업 토탈로드맵

(’07.2)수립을 통해 정부R&D 산의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 음

□ 과학기술 신본부는 직 상 본부장이 차 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한 실질 인 조정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한계 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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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운 과정을 살펴볼 때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산조정․배분권 부

여에 따라 과학기술 신본부와 기획 산처에 동일한 사항을 이 으로 설

명할 수밖에 없어 정부R&D 산 확보를 한 부처 간 경쟁과 행정 부담이

과다하게 래됨

○ 국가미래 비 과 략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기

술분야별 구체 인 투자 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업별 심의조정에 을

두면서 당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획 산처와의

차별성이 미흡하 음

○ 아울러 9개 기술분야별 민간 문 원회의 운 에 따른 민간참여 확 를

통해 정부연구개발 산 편성의 공정성과 문성을 제고하고자 하 으나,

실질 으로 주도 심으로 운 되는 문제 이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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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과 출범 이

(1967~1998)

국과 출범 이후

(1999~2004)

신본부 시기

(2005~2007)

종합조정

기구

-종합과학기술

심의회

-과학기술장 회의

-국가과학기술

원회

-국가과학기술

원회

-과학기술 신본부

(차 )

역할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조정(정성

심의의견 제시)

-정부R&D 산

지출한도 설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조정․배분

-국가연구개발사업

비타당성조사

종합조정

효력
미미 권고 수 정부R&D 산 편성 수

종합조정기구

상
미미 미미 강화

<표 9>각 시기별 정부R&D 산 배분체계의 변천과정

제4 국내 종합조정체계 발 의 특징

□ 과학기술의 요성 부각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원화 산 규모 확

등의 환경변화와 히 연 되면서 발 함

□ 국가과학기술 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종합조정에 한 지배구조(governance)구조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 매

우 요한 의미를 지님

○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반 ,정부R&D 산의 편성과정은 다른 산분야와

달리 독특한 편성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음

○ 특히, 과학기술 신본부 시기는 국가 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고자 국가과학기술 원회에 정부연구개발 산의 조정․

배분권을 부여,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 정부연구개발 산의 편성과정에도 지 한 향을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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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련 부처들로부터 ‘선수심 론’의 비 을 최소화하기 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종합조정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한 다각 인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이 지속 으로 추진되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의조정에 한 문성을 높이고자 민간 심의 다양한

문 원회 제도가 운 되었음

○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과 문 지식을 요하는 특성에 따라 일반 공

무원만의 경험과 행정 규정으로 실질 인 산 심의 편성이 어렵다

는 에 따라 개방형 직 제의 폭 확 외부 민간 원의 활용이

활성화 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의 결과와 정부연구개발 산 편성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실효성을 강화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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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합조 체계의 개선방안

제1 부처간 역할·기능 재정립:R&D사업 조정(안1)

□ 필요성

○ 정부의 공공 R&D투자 분야 과학기술 련부처 간의 R&D 역을 명확

히할 수 있도록 조직 제도를 정비,불필요한 복 투자 행정 비용

최소화 가능

□ 정부 과학기술 투자를 체 으로 리드하는 핵심 부처의 역할 강화

○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기 연구를 심으로 R&D 산

의 50% 이상을 집행하는 구조로 환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리더쉽

강화 추진

-‘기 ‧원천연구의 정부 투자 비 을 최 50%까지 확 (’12년)‘하고 응용개발 분

야 등에 한 직 인 기업 보조 투자를 최소화

○ 원천연구에 한 개념과 비 산정을 명확히 하여 부처간(교과부‧지경부·

복지부 등) 복과 혼선을 최소화

※ 기 과학기술 원회(원장: 승 )는 원천연구를 기 연구와 동일한 것으로

결론(’08.7월)

□ 부처간 R&D역할‧기능 분담 명확화

○ 연구개발단계 (기 ‧원천,응용‧개발) 연구수행주체(학,연구소,기

업)별로 각 부처간 역할 분담

-5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 원천 연구는 교과부가 총 하고,단

기간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내야하는 응용‧개발연구는 지경부,복지부

등 개별 수요부처가 분산하여 지원

-교과부는 학 출연(연)R&D,지경부는 기업 R&D지원을 총 하여 리하

되 국가가 주도 으로 해결해야할 과학기술 문제해결을 해서는 국과 등에

문 원회를 구성,범 부처 으로 처함

○ 부처별 역할‧기능에 따라 R&D 역을 정하여 주 부처로서 해당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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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를 총 하여 책임성을 강화

-총 부처에서 기 원천연구에 한 장기 계획 형 로그램을 주도

으로 운 하고 수요 부처는 원천 기술 련 공동연구 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

으로 환,부처간 공조 효율 인 종합조정 지원

-BT·NT(교과부),IT·에 지(지경부),환경(환경부),MT(국토부)등

□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이 조정

○ 계속사업에 해서는 부처 의 후 국가과학기술 (문 ‧운 )에서

체 으로 검토‧조정 후 본회의에서 확정함

-원천기술 련 사업들에 한 이 산 조정이 심

-과거 과학기술 신본부 설립시 부처별 업무 역에 따라 사업이 이 되었

던 사례를 참조함

※ 종합조정을 한 부총리 부처 신설과정에서 구 과기부 일부 사업들이 부처

역할 조정에 따라 지경부 등으로 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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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청와 과학기술 수석비서 신설(2안)

□ 필요성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련 업무 소외 상 기술정책 주무부처

로서의 상 약화가 뚜렷하고,

과학기술 련 부처 업무를 종합 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약화됨

○ R&D 산 투자 분야에 한 부처간 이해가 첨 하게 립하고 있어

실질 인 조정을 해서는 청와 차원의 직 개입이 효과 임

□ 청와 과학기술 수석비서 신설

○ 국과 간사로서의 역할‧기능을 부여하고 교육과학기술,지식경제부,보건

복지부 등의 과학기술정책 R&D투자 업무를 총

-지경부 등 여타 R&D 련 사항들 상당부분이 국과 (교과수석)에서 논의되

지 않고,경제수석실 등을 통해 추진되는 등 계부처 참여가 미흡한 실정

○ 조정 업무 과기 수석을 지원하는 국과 사무국(교과부)의 조직을 보

강‧확 해야 함

-사무국 규모를 1개 국 규모 (50명 내외,4개과 이상)로 운

-교과부 외 지경부,복지부 등 R&D핵심 부처의 서기 이상 인력,KIST등

출연연구기 , 학 기업 출신 문인력 등 문성과 리경험이 풍부한 인

재로 사무국 인력을 폭 충원

□ 국과 지원 문연구기 의 역할 강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과 직 지원 조직을 확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주요 기능에 국과 정책 개발 지원 기능

을 추가하여 정책 연구 지원 역량을 확충함

-개별 용역사업이 아니라 기본사업비에 국과 정책 지원 산을 반 하여

상시 지원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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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배분‧조정 평가에서 국가과학기술 원회의 역할 강화

○ R&D 산 조정‧배분 편성 과정에서 국과 문 원회 심의 의견을

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재정부 산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 문가의 의견을 반 하는 창구로 활용

○ 재정부 R&D사업 평가를 한 원회(특정,상 ,연구기 평가 등)구성

시 국과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원 등의 참여 확

○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한 R&D분야 비타당성조사 상사업 선정

시 국과 검토의견 반 수용 결과를 국과 에 보고 (타지침 등 개정)

- 재 국과 는 ‘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재정부)’에 의거,의견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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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가과학기술 원회 상설 조직화(3안)

□ 필요성

○ 국과 를 상설 행정 원회로 설치함으로써 국과 의 독립 지 와 강력

한 집행력 확보 가능

○ 앙행정기 이므로 별도로 소요 산‧인원 등을 확보하거나 문기

(kistep)에 산 직무 탁이 가능하여 과학기술 조정 업무 효율화 가능

□ 국가과학기술 원회를 독립된 원회 조직(앙행정기 )으로 상설화하고

소 사무처를 설치하여 과학기술 총 기획‧조정 기능 폭 강화

○ 재의 통령 직속 방송통신 원회,공정거래 원회와 유사

○ 사무처(차 상당조직)는 200명 내외로 인원 구성

○ 연구개발 투자 조정,과학기술 인력양성 미래 지향 장기정책 입안

○ 미래기획 ‧녹색성장 등 련 원회를 국과 소 원회로 일원화

□ R&D 산배분·조정 평가 기능 확보

○ 국가과학기술 원회가 각 부처간 R&D 산을 직 조정할 수 있도록 국

가재정법을 개정,사업비 조정 배분 기능을 강화

-각 부처 R&D 산의 배분·조정권을 국과 로 환원하고 재정부는 R&D 총액에

한 지출한도만 설정

-국가재정의 장기 계획에 의거 R&D투자 산의 증가 규모는 재정부에서 주

도 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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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R&D 산 배분·조정 과정

재정부
국과

사무처(문기 )

국과

문 원회

국과

본회의/운

원회

재정부

R&D 산

총액에 한

지출한도 설정

→

R&D사업

분석 산

조정배분(안)

작성

→

R&D 산 조정배분

1차 심의·의결

(수정보완

문의견 반 )

→

R&D 산

조정배분

최종심의·확정

→
산편성에

반

(4월) 안작성(6월) 1차심의(7월) 최종심의(8월) (9월)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 R&D성과평가법을 개정하여 재정부에 임했던

R&D평가기능도 국과 로 환원

-개별사업 특정평가(사후평가),500억원 이상 사업에 한 비타당성 사업,

출연연구기 평가 기능을 국과 에서 수행

□ 과학기술진흥조정비 신설

○ 국과 에 R&D 산 일부(1∼2%)의 직 배분권을 부여하는 ｢(가칭)과학

기술진흥조정사업｣ 신설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과학기술진흥조정비”를 벤치마킹

-시 한 처를 요하는 국가 안,범부처 공동사업 등 국과 의 총 조정이

요구되는 분야에 활용하여 수요에 신축 으로 응하고 범부처 장기 공동사업

을 우선 으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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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외교 책 수립 

연구책임자:최 식(STEPI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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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외 경쟁력을 결정하는

“스마트 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08년 G8과학기술장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로벌 이슈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기술 개발을 해서는 특단의 국제공조가 요구된다는

공통인식 확인

○ 이를 해 OECD에서는 로벌 과학기술 력 거버 스 구축을 한 구체

인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해 회원국 심의 작업반이 구성/운 임

□ 주요 선진국들은 국정운 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정에 과학기술외교에

한 우선순 를 상향 조정함

○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 상의 재확립을 한 일환으로 2009년 미의회(CRS)는

과학기술외교 개선안을 마련함. 한 2008년 2월에는 국가과학심의회(NSB)가

「InternationalScienceandEngineeringPartnerships」보고서를 통해 OSTP

국제 략부의 재설치,과학기술 연방조직에 국제과학 련 연방조직의 강화

등을 건의함

○ 일본은 환경기술시 의 지도력 확보를 한 야심찬 국가과학기술외교 정책을

구사하기 해 2008년 5월 종합과학기술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외교의 강화 방

안을 수립함. 한 2009년 6월 아소수상은 2,700억 엔 규모의 세계최첨단기

의 창설을 통해 일본 과학자의 지속 인 노벨상 수상을 한 기반을 구축함.

한편 개도국 과학기술외교의 일환으로 2009년 ODA를 통한 개도국 생물

자원 공동연구사업을 야심차게 출범시킴.2008년 10월 아 리카 과학기술장

회의 후속조치로 2009년 아 리카 7개국과 력 추진을 한 문가 그룹이

견됨

□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외교가 국정운 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녹색성장 심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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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로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한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외교정책의 수

립에 한 연구가 시 히 요구됨

○ 과학기술과 외정책의 연계를 통한 로벌 력 개념 정립 황 악

○ 그린 로 를 선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외교 략 방안의 도출/

제시

제 2 연구의 내용 범

○ 서 론

○ 과학기술외교에 한 기본 개념 주요 환경 변화

○ 과학기술외교의 황 이슈

○ 새 그린 시 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체계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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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학기술외교에 한 기본 개념 환경 변화

제1 과학기술외교의 기본 개념

1.과학기술외교 정의 특성

1)과학기술 력을 통한 국익(외교 증진+과학기술력 증진)창출을 한 외교

섭 활동 과정

2)양/다자간 정상회담,장 회담,과학기술공동 원회,남북한경제공동 원회,

과학기술 력합의서,과학기술조사단,국제회의 외교채 을 통해 합의된

과학기술 력 사업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력기반 확

3)그리고 과학기술분야와 정치외교분야 간의 “twocultures”인식 문제의 특성

을 들 수 있다.

제2 국제환경변화와 과학기술의 세계화

1.과학기술 로벌화와 소 트 워 기반의 스마트외교활동 증가

*국제사회 갈등해소의 핵심수단 =과학기술 신(STI)

2. 로벌 문제해결/녹색성장의 진을 한 과학기술외교 강화

3. 개도국 민간/과학기술 외교활동의 증가 추세에 있다.

제 3 국가 상변화와 과학기술외교의 요성 증

1.과학기술과 외교와의 연계성 강화

1)신국제녹색질서 새 짜기와 과학기술 외교활동

2) 로벌 문제해결/녹색성장과 과학기술 정상외교

3)과학기술과 외교의 착화와 시 지 효과 창출에 과학기술외교를 총동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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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과학기술외교의 황 이슈

제 1 주요국 과학기술외교의 주요 황

1.미국 과학기술외교의 주요 황 이슈

1700년 벤자민 랭클린,토마스 제퍼슨 등은 미국 역사 최 의 과학기술 외교

으로서 과학기술 국제 력활동을 극 개해 온 표 인 인물들이다.과학자

들과 발명가들은 신생 국가인 자국의 발 과 국가정책 개발을 해 유럽 방문과

경험 등을 통해 활발히 과학기술 교류활동을 추구하 다.이러한 통 노하우

를 축 한 오늘날의 미국은 개발 도상국들의 요한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따라

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과학기술외교 정책의 효과성을 극 화하기 한

략 방안 강구에 심 을 기우리고 있다.

미국 과학기술외교 체제 정책을 살펴보기 해 주무부처인 국무부(Department

ofState:DOS),백악 과학기술정책국(OfficeofScienceandTechnologyPolicy:

OSTP),국제개발처(U.S.AgencyforInternationalDevelopment:USAID)등의 연

방 기구들의 임무,역할 추진 략과 미의회의 정책 안들에 해 조사 분석

한다.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을 통한 개도국들의 발 도모와 미국 민주주의 가치

와 국가 정책에 한 이해 진작을 한 표 외교 수단의 활용 사례들을 들

여다 본다.이러한 노력들을 통해,한 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할 뿐만 아니

라 나아가 국가 발 에 기여한다.국가연구 원회(NationalResearchCouncil)는

과학기술이 국가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과제로 첫째,아동 보건 아동 생

존,둘째,안 한 물,셋째,기아 빈곤 감소를 한 농업 연구,넷째,미시 경제

개 ,다섯째,자연 재해 감소 등의 5가지를 선정하 다.

1979년도에 제정된 외교 계 산법 (ForeignRelationsAuthorizationAct)5장은

미국의 재 국제 과학기술 정책에 한 법 근거가 되어 있는데,이 법에 따르

면,과학기술 정에 국무부를 주무 부처로 삼고 있다.이 법안에 의하면, 과

학기술 진보의 성과가 미국 외교 정책에 있어 상당히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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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미  과

학  질  지하고, 지  개

함 (미  과학  수  계 고 수

 고)

⦁ 내 원만  아니라 경  어 과

학  진보  가 함 (  과학 

역량  )

⦁ 경  어 미  과학 들에게 첨단 

과학에 한 엑 스  공함 (첨단 

과학 야에 한 엑 스 보)

⦁미  가치  하는 식에 해 

다  나라들  해  고함 (과학 

) 

⦁미  과학 들과  문한 계 

수 과학 들간   통해 미  

과학  생산  고함 (과학 재들

에 한 엑 스 보) 

⦁미   시킬 수 없는 

 격  지닌 미  해 계  보

함 (  과학 술 슈에 한 

 지원 보) 

⦁다  나라  우수한 과학 들  문, 

, 민 등  통해 미  내  치

함 , 미  과학  강 함 

(과학  원  강 ) 

⦁ 과 하여  무 사항  

다함 (과학  역  가능한 산 )  

⦁ 술 역량 강  통해 다  나라들  

상  개 함 , 미  가 안

보  경   고함 ( 술에 

한 평등  통해 가 안보 보) 

⦁미  과 다  나라들에 한 미

 향  고함 (  드  

수 는 수단  과학) 

으므로,미국 외교 들은 과학기술 련 주제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을 시

사하고 있다. 한 이들이 과학기술을 외정책에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장기 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미국 외교 정책의 수립,실행 평가에 있어 공

공 민간 기업, 학,연구소 등과 긴 히 력하고,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표 1>과학기술외교 로그램의 주요 목

자료:John Merburger,OSTP 국장,“NationalScienceBoard Hearing on

InternationalSciencePartnership,"2006년 5월.

한 1976년에 제정된 국가 과학기술 정책,조직 우선순 련 법안(Science

andTechnologyPolicy,Organization,andPriorities)에 따르면,과학기술정책국

(OSTP)국장이 국제 과학기술 력 정책 외교 계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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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학기술정책국(OSTP)국

장은 한 “미국의 국가 목표 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과학기술

국제 력 정책을 평가하고, 통령에게 이에 해 자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부,과학기술정책국(OSTP),국제개발처(USAID) 기타 연방

기구들의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살펴 보기로 하자.

(1)미 국무부 (DepartmentofState:DOS)

미 국무부는 미국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필요에 따라 기타 다른 연

방 기구들과 력한다.2007년 5월에 발표한 략 계획에서,국무부와 국제개발처

(USAID)는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 외교 핵심 략을 발표하 다.

첫째,수자원 리와 련된 분야에서의 첨단 지식 개발을 해 과학기술 력을

장려한다.

둘째,미국의 연구 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성과 달성을 진할 수 있도록 국

제 과학 커뮤니티를 통한 지식 공유 국제 과학기술 력을 진한다.

셋째,탄소격리,바이오연료,청정 석탄 발 ,수력,메탄올,풍력 발 등 첨단에

지 기술 연구개발과 련한 국제 력을 강화한다.

넷째,지속가능한 천연자원 활용,생물학 다양성 보존,기후 변화 효과에 한

탄성 제고 등 기술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용한다.

다섯째,신기술을 이용,농업 분야 생산성을 제고하고 보다 안정 이고, 양가 높

고, 렴한 식품 공 을 해 바이오기술 등 과학기술의 응용을 극 지원한다.

여섯째,민간 부문의 주요 커뮤니티에 한 Outreach활동들을 제고한다.

이를 해 국무부는 첫째,연방 기구들의 국제 력을 진하는 양자간 과학기술

력 정,둘째,과학기술 기업 신 주체들에 한 장려 지원,셋째,과학

자 학생들간의 교류 진,넷째,워크샵,컨퍼런스,회의,다섯째,공공/민간간

의 트 쉽,여섯째,과학 로그램 신 활동에 한 기 재정지원,일곱째,

화,웹사이트,포스터,카드 등 교육 자료 제작 등 다양한 툴들을 이용하여 이러

한 략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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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  나라 간  공식  다 , 지역 , 양 간 

⦁  차원  과  ,   양  각각 어

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가  내  담고 는 미  

과  연 간   차원  양 간  

⦁  차원  과  없는 미  과  연 간   

차원  양 간 

⦁미  과    2개  상   연 간   

차원  다 간 

연

⦁미  연 원과   연 원, 연 원 그룹,   공동

 업하는 공동 연 에 한 후원  

⦁미  는  문 연 원   문하는 미  연

원

⦁   연  들에 한 후원

⦁  거주 미  연 원   거주  연 원  수행하는 

연  동에 한 후원

⦁ 우쉽, 연  , 훈 생 지  여 

⦁학   학원생  프 그램 

⦁미  는  문 강사   문하는 미  연 원 

⦁K-12 과학, 술, 엔지니어링, 수학 (STEM) 커리 럼 개   사 

연수, 수   격  

⦁ , 웹사 트, 포스 , 카드 등  포함하는  료

, 

, 

지도

⦁아 어  한  

⦁과학 술 주  우  한 워 샵 

⦁연   술 과 한 지침 

⦁과학 술 규  동  어떻게  시킬 것 가에 한  

시설,장

비,데이

터,정보

⦁ 비 

⦁ 비 공  여 

⦁   보 측 , 공  

민간 

문  

⦁과학 술 업가  신가들에 한 지원   

⦁민간-공공 트 쉽

<표 2>주요 과학기술외교 메카니즘

자료:GAO,FederalResearch:Information on Scienceand Technology International

Agreements,ReportNumberRCED-99-108.



-63-

국무부 내에서는 해양·국제환경·과학국(Bureau ofOceans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andScientificAffairs:OES)이 국제 과학기술 활동들을 조율하고,

국무장 과학기술자문 (ScienceandTechnologyAdvisortotheSecretaryof

State:STAS)은 국무부 장 ,국무부 직원 USAID국장에게 과학기술 련 자

문을 제공하고 있다.USAID는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미국의 략 개발 련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독립된 연방 정부 기구이다.

(2)해양·국제환경·과학국 (BureauofOceansandInternationalEnvironmental

andScientificAffairs:OES)

해양·국제환경·과학국(OES)는 연방 정부 조직 체에 걸친 국제 과학기술 력

활동을 조율한다.OES내에는 과학기술 정책 련 이슈에 있어 연방 기구들과

력하는 보건·우주·과학국이 있다. 한 일부 재외 미국 사 들은 환경,과학,

기술,보건 담당 참사 들을 두고 있다.각 국의 사 들은 공동 연구 보조 ,

은 과학자들을 한 방문 연구 보조 ,이벤트,워크샵 등의 국가별 활동을 유치

할 수 있다.일부 사 들은 주재국의 과학자들과 정부 소속 과학자들이 참여하

는 공동 원회를 운 하고 있으며,이 원회가 이러한 각종 과학기술 력 활동

을 감독하고 있다. 한 지역 차원에서의 환경 문제에 을 두는 지역 “허 ”도

보유하고 있다.

(3)국무장 과학기술자문 (ScienceandTechnologyAdvisortotheSecretary

ofState:STAS)

국무부 내에는 해양·국제환경·과학국(OES)와는 다른 국무장 과학기술자문

(STAS)이 존재한다.STAS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모두에 해 자문역의

역할을 수행한다.STAS는 국무부의 과학기술 이해도 역량을 제고하고,미국

정부 내에서 외부 과학기술 커뮤니티와의 트 쉽을 구축하고,국무부에 정확한

과학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재 미래의 미국의 외교 정책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되는 새로운 과학기술 트 드에 한 로벌 을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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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국제개발처 (U.S.AgencyforInternationalDevelopment:USAID)

국제개발처(USAID)는 근본 인 변화 노력을 지원하고,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

고,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설립된 독립 인 연방 정부

기구이다.독립 기구이기는 하지만 USAID의 반 인 외교 정책 지침은 국무부

로부터 나온다.과거에는 과학기술 분야가 USAID의 주요 심 분야 으나, 재

는 과학기술 역량,인력,펀딩,특히 해외 공 들에서의 이들 이슈들에 한 심

이 이 보다는 어들었다.

(5)백악 과학기술정책국 (OfficeofScienceandTechnologyPolicy:OSTP)

국가과학기술 원회 (NationalScienceandTechnologyCouncil:NSTC)

통령 집행 사무국(ExecutiveOfficeofthePresident:EOP)내 스태 조직인 과

학기술정책사무국(OSTP)은 국내 혹은 국제 로그램에 한 재정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그 보다는 국제 계 국장의 보좌 이 연락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데,

EOP내에서는 국가안보 원회와 같은 조직에 해,그리고 연방 기구들에 있어

서는 국무부,국가과학재단 등과 같은 연방 기구의 국제 업무 담당 기구들에

해,그리고 미국 내 외국 사 의 과학 참사 들에 해 일종의 연락 사무소 역

할을 수행한다.OSTP내에서는 ExecutiveOrder12881에 의해 설립된 국가과학

기술 원회(NationalScienceandTechnologyCouncil:NSTC)가 연방 정부 체

에 걸쳐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한다.

OSTP와 NSTC에서 국제 과학기술 정책 련 이슈를 리하는 업무는 그간 행정

부마다 어느 정도 편차가 있었다.클린턴 행정부 시 에는 OSTP에 국제 정책

련 임무를 주로 담당하는 통령이 임명한 부국장이 있었다.국무부 국장과 더불

어 이 OSTP국제 정책 담당 부국장이 NSTC의 국제 과학 공학 기술 원회

(CommitteeonInternationalScience,EngineeringandTechnology:CISET)공동

의장직을 수행하 다.CISET에서는 “외교 정책 국가 연구개발 의제와 련이

있는 국제과학기술 력 문제를”다루었다.조지 부시 행정부 시 에는 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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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한 OSTP인사가 국제 이슈를 으로 다루기보다는,OSTP직원 한 사

람이 국제 계 담당 국장의 보좌 역할을 수행하 다. 하나 차이 은 NSTC

원회가 반 인 국제 과학기술 정책에 주력하기 보다는 OSTP는 나노기술과

같은 특정 주제 혹은 라질 같은 특정 국가에 을 두는 NSTC 원회를 통해

연방 정부의 국제과학기술 활동을 조율했다.

(6)기타 연방 기구 비정부 기구들의 (NGO)역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연구 활동을 후원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다수의 연

방 기구들이 국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이들 연방 기구들로는 미

국립과학재단(NationalScienceFoundation),미국립보건원(NationalInstituteof

Health),에 지성(DepartmentofEnergy),NASA(NationalAeronauticsand

Space Administration), 농무성(Department of Agriculture), 미환경보호국

(EnvironmentalProtectionAgency),내무성(DepartmentofInterior) 기타 기

구들이 있다.연방 로그램들은 각 기 의 리더쉽 그룹이 도출한 것으로 각 기

의 미션에 을 둔 공식 인 “Top-down”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거나,혹은 개

별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도출한 “Bottom-up”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

다.“Top-down”활동의 로는 지구 측 데이터 교류에 을 둔 미국해양

기 리처 (NationalOceanicandAtmosphericAdministration:NOAA)의 국가

환경 인공 성,데이터,정보 서비스 로젝트와 미국 국가과학기술연구소

(NationalInstituteforScienceandTechnology:NIST)의 에탄올 바이오디젤

측정 표 개발 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Bottom-up”활동은 개 해당 분야

에서의 특정 로젝트 제안 요청에 해 제출된 제안서들로부터 도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7)의회의 역할

2008년 4월 하원 과학기술 원회 청문회에서 논의되었던 한 가지 근본 인 질문

은 재 미국의 국내 연구개발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교육 (STEM)활동

이 산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왜 미국이 국제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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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분야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다.행정부는 첨단 과학 분야와 과학

기술 인재들에 한 엑세스를 확보하고, 로벌 차원에서 로벌 과학기술 이슈

들을 해결하기 한 것이라는 을 그 이유로 들었다(표1참조).미국의 많은 국

제 과학기술 외교 활동의 경우,미국 내 과학기술 활동에 해 재정을 지원하는

동일한 기 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이들 기 들에 한 산이 축소될

경우,이는 국제 과학기술 활동에 한 산에도 향을 미치게 되고,국내 로

그램에 비해 국제 과학기술 로그램에 한 펀딩에 우선순 를 두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의회가 국제 과학기술 활동에 한 재정지원이 요하다고 결정할 경우,단순히

자국의 발 을 제고하거나 미국 내 다수 의견을 추진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외

교 계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 목표에 합의하게 되면,이는 미국의 정책 우선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재정지원을 받는 활동들은 이들 우선순 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를 들면,첫째,한 나라 혹은 한 지역 내 정부와 미국의 계를 개

선시키거나 둘째,해당 국가 혹은 지역 내에서 미국에 한 여론을 개선시키는 두

가지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첫 번째 목표의 경우,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정보에 기반하여 외국 정부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거나,한 나라의 과학기술 노력

에 해 재정 혹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을 둘 수 있다.한편 두 번

째 목표의 경우는 수자원에 한 엑세스 확 ,농업 생산성 제고,양질의 STEM

교육 확보 등과 같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시 인 성과를 가져다 수 있는 도 과

제들에 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과학기술 외교 추진과제에 있어 그 효과성에 한 체계 인 연구가 진행

된 은 없었지만,국무부는 첫째,경우에 따라서는 방치되어 왔던 과학기술 분야

혹은 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경우,둘째,교육 으로,그리고 개발과

정에 있어 근본 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셋째,빈곤 인 자원 개발이 핵심

인 개발 련 이슈들을 다루는 경우,넷째,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장려

하는 경우,다섯째,고용 창출 민간 부문 투자를 장려하는 경우,여섯째,가시

인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 로젝트의 경우 등을 성공 인 사례로 간주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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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기술 력 활동은 첫째, 정,둘째,연구,셋째,시설 장비,넷째, 등

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기회,다섯째,회의, 화,방문,여섯째,민

간 부문 활동 등의 6개 카테고리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 (표 2참조).국제과학

기술 력 활동은 다국 력,지역 력 혹은 양자간 력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이와 련하여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비 가 이러

한 노력을 이끌고 가기에 가장 임자인가 하는 것이다.이에 한 답으로는 학

연구 기 ,기업,비정부기구 소속의 과학자,엔지니어 보건 문가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연방정부 소속의 과학자,엔지니어 보건 문가들,아니면 연

방정부의 과학기술 리더들이 될 수도 있다.

의회의 문가 원회는 그 동안의 미국의 국제 과학기술 외교 노력을 평가하여,

1)국무부 내에서의 과학기술 문 지식 부재,취약한 과학기술 입지, 로벌 과학

기술 활동에 한 조한 참여,2)국제개발처(USAID)에서의 과학기술 역량에

한 지원 감소,3)과학기술정책국(OSTP)에서의 일 되고 통합된 국제 과학기술

정책 방향 연방 정부 차원의 조율 역할 부재 등의 문제에 한 우려를 제기하

다.

(8)국무부 내에서의 과학기술 문지식,과학기술 입지 로벌 과학기술 활동

에 한 참여

국무부의 Advisory Committee on Transformational Diplomacy, State

Departmentin2025WorkingGroup보고서에서는 국무부가 과학,엔지니어링,

기술 (SET) 련 문지식,과학기술 입지 로벌 과학기술 활동에 한 참여

에 한 투자를 확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본 보고서에는 국무부 내 모든

련 인사들의 과학,엔지니어링,기술에 한 기본 인 이해를 확보하고,상당한

과학,엔지니어링,기술 문지식을 갖춘 해외 인사들을 극 입하고,교류,지

원 핵심 로벌 이슈에 한 공동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국무부의 로벌 과학,

엔지니어링,기술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확 할 것을 구체 인 권고안으로 제시하

고 있다. 한 본 보고서에서는 해양·국제환경·과학국(OES)에 한 차 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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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학기술자문 (STAS)에 한 차 보의 역할간에 보다 긴 한 연계를 구축함

으로서,국무부 리더쉽 그룹의 심을 재 국무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

엔지니어링,기술 련 도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를 들면,OES에 해 차 보가 과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차 보는

국무부 과학기술 자문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그 지 않으면,OES

내에서 STAS가 국무부 부차 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9)국제개발처(USAID)에서의 과학기술 역량

국가조사 원회(NationalResearchCouncil:NRC)보고서에서는 의회와 다른 기

들에 해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하는 데 한 USAID의 지원이 어들고 있는

상황을 다시 역 시키고,워싱턴 DC에 주재하고 있거나 해외 각국에 나가 있는

USAID리더쉽 로그램 메니 들의 과학기술 련 이슈에 한 역량을 강화

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본 보고서에서는 의회가 다른 정부 부처와 기 들

을 독려하여,이들의 개도국 과학기술 로그램에 있어 호스트 국가의 개발 우선

순 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로그램의 방향을 수정하고,USAID가 정부 기 간

력 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 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과학기술정책국(OSTP)과 국가과학기술 원회(NSTC)의 연방 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 설정 정책 조율

국가과학 원회(NSB:NationalScienceBoard)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일 되고 통

합된 국제 과학 엔지니어링 략을 수립하고,미국의 외교 연구개발 정책간

의 균형을 확보하고,지 교류를 장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더불어 본 보고서

에서는 NSTC국제과학,엔지니어링,기술 원회를 재확립하고,OSTP내 고

국제과학기술 정책 담당 료를 선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NSB에 따르면,의회

는 “정부 성과 결과 법안”을 수정하여,연방 기 들로 하여 의무 으로 국제

과학기술 트 쉽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의회는 상무성,

OSTP,국무부,국가안보청으로 하여 미국의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

학 엔지니어링 분야의 로벌 니즈를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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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미국 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고,외국인 과학자,엔지니어,학

생들에 한 비자 로세스를 간소화하고,공동 연구에 있어 미국 국제 연구

설비 활용을 확 함으로써 “두뇌 유출”보다는 “두뇌 순환”을 진하는 것이 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과학기술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해

서는 우선 산지원과,과학기술 문성을 갖춘 인력들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OSTP의 반 인 국제과학기술 정책 방향의 부재 백악 과 연방 기구

들간의 정책 조정 부재 극복을 해,해양·국제환경·과학국(OES),과학기술자문

(STAS),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과학기술 분야 리더들간에 려과 업무 조율

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언 한 세 개 보고서에 공통

으로 언 되고 있는 한 가지 옵션은 STAS가 정책 조율에 있어 보다 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것으로,이를 통해 STAS는 다시 부활한 국제 과학 공학 기술 원회

(CISET)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OES내 고 직책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과학 리더십 국가 상의 회복을 한 미국 과학기술 외교정책 황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외교 목 추진체제 정책

-과학기술외교 목

⋅ 미국 과학의 세계 리더십 상 유지/향상

⋅ 미국 과학자들에게 최첨단 과학에의 국경 없는 근성 확보

⋅ 세계 우수 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과학 생산성 증

⋅ 우수 과학자들의 방문,교류,이민을 통한 과학인력 확충

⋅ 여타 국가들에의 기술력 지원을 통한 미국 안보/경제력 증

⋅ 과학 력을 통한 미국 문화에 한 이해 증진

⋅ 로벌 도 극복을 한 과학기술 력 증

⋅ 국제 조약채결에 따른 과학기술 력 로그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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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 향력 확

-주요 과학기술 외교체제 정책

⋅ 과학기술외교 법 근거: 외 계법 TitleV

⋅ 국무부:과학기술외교 련 주무 부처

① OES:과학기술외교 총 조정

② STAS:과학기술외교 련하여 국무부 장 /AID처장 자문

⋅ OSTP:과학기술외교 련 통령 자문 연방 계 부처 간 종합 조정

(NSTC)

⋅ 미 의회에 매년 과학기술외교 활동 결과 보고

○ 최근 과학기술 외교활동 동향 과제

-미국 리더십 상의 회복을 한 최근 과학기술 외교 략

⋅ 오바마 행정부의 CleanEnergy기술개발과 과기외교 략

① CleanEnergy공동기술개발을 통한 2050년까지 80%CO2감축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통해 500만 개의 “그린 칼라”일자리 창출

② 2009년 이태리 G8정상회의에서 세계 7 기술 선정 추진계획 수립

과정을 리드 (세계정상의 기술개발 주도 시 도래)

⋅ 오바마 행정부의 NationalStrategyforGlobalDevelopment이니셔티

○ 과학기술외교 이슈 개선안

-주요 이슈

⋅ 국무부의 과학기술 문성 미흡 로벌 이슈에 한 응 미흡

⋅ AID의 과학기술 력에 한 산/지원 감소

⋅ OSTP의 과학기술 외교정책 종합 조정 역할 미흡

-2008년 2월 국가과학심의회(NSB)가 미국 과학기술 국제 력 증진을 한 종

합 개선 방안 제시

⋅ 보다 지속 이고 통합 인 과학기술 외교 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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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외교정책과 과학기술 력정책간의 균형 조화

⋅ 과학기술 교류 력 기반의 강화 (BrainCirculation)

-2009년 미의회연구지원국의 과학기술 외교정책 개선안 도출

⋅ 과학기술 연방조직(OES,STAS,OSTP)의 국제 과학 력체계 강화

⋅ 과학기술외교 연방정책의 종합조정을 한 OSTP국제 략부 설치

2.일본 과학기술외교의 주요 황 이슈

1.일본과학기술외교 황 이슈

(1)과학기술외교에 한기본인식

①일본의과학기술력강화

일본은'과학기술창조입국'을국가 략으로자국의과학기술의역량을향상시켜경제

사회발 과국민복지증진에기여하고,나아가 세계과학기술의진보와인류사회

의지속 인발 에공헌하기 해과학기술을진흥시키고자노력해왔다.

한국제사회가요구하는일본의역할을 극 으로수행하고일본과학기술의발

에기여하기 해연구자의국제교류 공동연구,과학기술정보의국제 유통을비

롯한과학기술차원의국제교류등을활발히 개해왔다.

그결과일본의과학기술은 후60여년간산학 의체계 추진에힘입어경제성장

과함께확 ·발 하여지 은 세계과학기술의발 에일익을담당하고있다고해

도과언이아니다.더욱이환경·에 지분야를비롯한다방면에걸쳐일본은고도의기

술력을보유하게됨으로써국제 력차원에서도소 트 워로활용할수있는외교

자원으로서충분한가치를지니게되었다.

이에따라일본은세계각국이안고있는제반문제들을해결하는데일본의우수한과

학기술을활용하고이를통해자국의과학기술력을더욱강화시켜나갈필요가있다.

②일본외교정책의주요 안

국가와일본국민의안 과번 을확보하면서국제사회 체의평화와안정,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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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지역 범세계 차원의공통이익을실 하기 해,일본은국제사회에

극 으로주장할것은주장하며리더십을발휘하는외교정책을 개해왔다.

특히2008년도는 요한정상 국제회의(5월제4회아 리카개발회의(TICADIV),7

월홋카이도도야코정상회담)가개최됨으로써일본의과학기술리더십발휘에 한

국내외의기 감이증 한 요한시기로기록되었다.

한민간기업 비 리단체의과학기술국제 력역할도증 되었다.에 지 약

과환경문제등의 로벌문제해결에유용한기술 개도국개발에직결되는기술의

부분이민간기업과지방의 소기업들이보유하고있어개도국에 한민간기업들

의투자확 와인 교류등에거는기 가크다.

'외교'란 정부 계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민간과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다

양한 외활동에서부터각부처,정부계기 교육연구기 등이 개하는개별테

마별인 교류와공동 로젝트 국제기여에이르는 외다양한활동들을의미한

다.따라서각부처 기 ,개별연구자등이각활동목 에맞춰 계부처연계를강

화하는등상호긴 한 조를추진하여야할것이다.

③과학기술의새로운역할

오늘날인구문제를비롯한환경문제,식량문제 에 지문제,자원문제,빈곤문제

등의범세계 과제들에 해지 까지 세계 으로다양한노력을통해이를해결하

려고했었지만해결방안을이제겨우모색하고있는난제들이산 해있다. 로벌화

가진행되는가운데이들과제들은단지한나라나지역만의과제가아니라 세계

인과제가된것이다.

지 까지일본은과학기술을통해경제발 을이룩하고환경문제에 처해왔는데

이러한범세계 과제의해결에과학기술이공헌한다는사실은두말할필요도없다.

우리인류사회가지속가능한발 을이룩하면서후 에부정 유산을남기지않기

해 인류의미래에 한책임을서로나 는운명공동체라는인식을갖고범세계

차원에서인류공통의재산인과학과기술을이들문제해결에활용해나가야할것이

다.

④과학기술과외교의연계강화

과학기술의진흥은일본의 요국가 략 하나로자원과에 지가부족한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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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을유지하는비장의무기가된다.지 까지일본은외교수단으로서과학

기술을이용하는한편국가의과학기술을발 시키는수단으로서외교를이용해왔다.

그러나지 까지일본의외교정책을 개하는데과학기술이수행해야할역할이항상

명확히제시된것은아니며 한국가차원의과학기술추진을 한외교정책역시제

로수행되어왔다고는말하기어렵다.

이러한가운데 재의국제 상황을보면과학기술의발 없이는그해결책이없는

지구온난화와감염증 책을비롯한범세계 문제들의 은최근 격히증가하고

있다.이들문제들은세계각국이국제 으로 조· 력하여고도의과학기술을충분

히구사하지않고서는해결할수없는것으로서과학기술을이용하지않으면외교과

제를해결할수없을뿐아니라과학기술의진보가해당외교과제해결의선결조건이

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 실인식을바탕으로일본은과학기술외교차원에서과학기술의발 을 해

외교를활용하는동시에외교를 해과학기술을활용하는것은물론이고앞으로더욱

과학기술과외교의연계를강화하여시 지효과를올릴수있도록 으로힘써야

할것이다.

특히홋카이도도야코정상회담 제4회아 리카개발회의(TICADIV)의일본개최

를앞두고당분간지구온난화 감염증 책등의범지구 과제극복방안에 을

두어야할것이다.

(2)과학기술외교추진을 한기본방침

일본의과학기술외교추진을 한기본방침으로이하①~④를제시하는바이다.구체

인방안을실시하는데있어한정된자원을효과 으로활용하여국익의극 화를지

향할것을항상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①일본과상 국이상호 할수있는시스템구축

장기 이고지속 인상호 력을 해일본과 력상 국이상호 할수있는시

스템을구축해간다.

이를 해상 국이스스로다양한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능력을높이면서자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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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진하는한편상 국이안고있는과제들을공동으로추려내해당과제해결에

력해나가는것도한방법이다.

②인류가안고있는범지구 과제해결을 해과학기술과외교의시 지효과발휘

인류를 해일본의뛰어난연구성과를 세계에 하고일본경쟁력의원천이될

수있는과학기술과외교의연계를통해시 지효과를발휘하여상호발 을지향한

다.국경없는열린시각으로일본의과학기술을 세계에알리고이를활용하여인류

사회에공헌해나가는데 을두면서인류가안고있는범지구 과제해결에앞장

서나간다.

③과학기술외교를뒷받침할인재육성강화

과학기술의기반도외교의주체도결국'인간'이다.하드웨어와소 트웨어를가장

하게조합하여과학기술외교를강화하기 해과학기술외교를지탱할'인재'육성

에힘쓰는동시에그러한'인재'들의국제교류와네트워크형성을 진한다.아울러

국제 인합의형성과체계마련등에 해일본의주도성을발휘해나갈외교인재강

화를 극추진한다.

④일본의국제 존재감제고

일본의뛰어난과학기술에 한국제 인 상을확립시키고일본이각국의신뢰를받

을수있는 트 가될수있도록일본의국제 인존재감을높인다.이를 해각국

정상과장 들이참여하는과학기술 련정책 화를확충하는것도한방법이다.

(3)과학기술외교의구체 · 략 추진

비단정부차원의정책추진뿐만아니라기업, 학,각개인의과학기술과외교에 한

많은활동들도모두과학기술외교를증진하는데 여한다.가령과학기술에 한모

든활동들은과학기술의수 과일본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킨다.그결과일본의과

학기술이민간시장등을통해환경·에 지,방재,고등교육,IT,보건·감염증등의과제

해결에이용된다.

따라서정부와정부기 의각연구자뿐만아니라일본의개인과기업 학등의각



-75-

연구자들도국제교류와 력활동을일상 으로 개함에있어(2)까지언 된기본

방침등을고려해개별사업과활동들을 개해나가야할것이다.이와동시에국가차

원에서상 국과일본의과학기술 력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 체상황을

악해두는것이 략 과학기술외교 개에반드시필요하다.

과학기술외교를추진하는데있어(2)에서언 한4가지기본방침을맞물려추진하는

것이 요하며지 껏일본의과학기술외교가수동 이었고리더십을충분히발휘하

지못했던 을반성하면서다음의3가지를 사항에놓고 극 으로나서고행동

하는과학기술외교로 환해야할것이다.

①범지구 과제해결을 해개도국과과학기술 력강화

(a)과학기술 력의추진 성과의제공·실증

지구온난화,감염증,물·식량문제,재해등의범지구 과제들에 해해당국의사회

요구에맞춰개도국과과학기술 력을추진한다. 한에 지감축·환경기술등을

포함한일본의뛰어난과학기술성과를개도국에 극 으로제공하고이기술의실증

에 합한지역을골라이를증명해보인다.

(b)개도국인재의개발인재육성(CapacityBuilding)이란용어는주로각개인을 상

으로삼고있는경우가많아조직,지역·사회를아우르는 범 한개념으로서인재개

발(CapacityDevelopment)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일본이주도 으로개도

국의연구잠재력을활용하면서ODA등을활용하여공동연구를확충함으로써개도

국의인재를육성하고과제 처능력을향상시킨다.

②일본의첨단과학기술을활용한과학기술 력강화

(a)국제공동연구등의주도 추진

국제공조하에서범세계 과제해결에도움이될연구개발을추진하고정부와연구

기 이추진하는다국간공동연구를수행하기 한새로운틀을마련하는데일본이

주도 인역할을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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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첨단연구인 라의정비 공동이용

첨단연구시설을활용한국제공동연구를진행하고기후변화 측과방재등에유용

한국제 측시스템을정비하기 해첨단연구시설을 극 으로개방하고상호이

용을 진하며네트워크화,연구자의 입·견,공동연구등을추진한다.

③과학기술외교기반의강화

개도국을포함한각국 지에서일본의연구자와사업자들이활발히활동하며국제

합의형성과체제마련등에 한일본의주도성을좌우할외교인재를강화하기 해

범세계 과제에 한 응등을검토하는국제기구에서일본이주도 역할을수행해

야한다. 한일본의NGO와민간단체들이보유한훌륭한노하우등을민 이연계

해활용하면서개도국민간기업의활동들을지원하기 한환경조성에힘쓴다.

(4)과학기술외교의추진을 한 시책

(3)에서제시한과학기술외교추진방안에의거해일본정부가주도 으로힘써야할

시책은다음과같다.

이들시책 에는지 까지도''과''간의 력에머물고있는것이많아이들효과

를검증하면서''에서'면'으로그 력범 를확 해나가야할것이다.

이들시책을시행하는데있어일본이지 까지정부개발원조(ODA)등을통해정비한

시설과설비 지 까지의성과와인 네트워크를효과 으로활용하면서이를 지

의연구개발과인재육성의거 으로삼으며앞으로의과학기술 력을추진하는것이

요하다. 한여성이나 은인재등의다양한인재들이의욕과능력을발휘할수있

도록 를들어건강이나 생등의분야에서여성연구자와 은연구자들의해외활

동을지원하기 한구체 인체제마련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일본외교력의일익을담당하고있는ODA는최근들어그 산액이축소되고있지만

국제사회동향과정세등을감안하여그역할과목 에맞춰 략 이고효과 으로

추진해야할것이다.앞으로는과학기술외교를강화해야한다는시각에따라개도국

에 한원조의질을높이기 해서도ODA 체증액이필요할것이다.

이들시책을착실히추진하기 해서는 계부처들간 련시책과사업에 해연계

를해그효과를극 화하도록노력하는동시에이들시책뿐아니라향후국제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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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세등을고려해보다구체 인노력을기울여나가야할것이다.종합과학기술

회의는 계부처의추진상황에 해면 한지속 검이필요할것이다.

①범지구 과제해결을 해개도국과과학기술 력강화

과학기술분야에서아시아,아 리카등의개도국과 력하면서일본의과학기술성

과를제공하며개도국의인재를육성하고과제 처능력을향상시키고자힘쓴다.아

울러TICADIV등의국제무 를활용해일본의노력들을 세계에 한다.

(a)과학기술 력의추진 성과의제공·실증

○ 범지구 과제에 해일본과개도국의연구기 등이함께국제공동연구를 극

으로추진한다.그리고과학기술분야에서개도국과 힘을 모을 력틀 마련을

으로추진한다.특히아 리카에 해서는일본의축 된과학기술성과를

아 리카의미래발 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시 한과제라할수있

다.

-'아 리카와의공동연구 로그램(가칭)'(외무성,문부과학성):TICADIV에서논의

된기 성과등을염두에두고아 리카 지의 학,연구기 등에일본의연구자

를 견해아 리카의 은연구자들과함께공동으로연구를추진하여아 리카

가안고있는여러문제들을해결하고인재를육성한다.

-'범지구과제 응국제과학기술 력'(외무성,문부과학성):개도국의요구와요청

에맞춰ODA를활용해환경,에 지,방재,감염증 책을비롯한범지구 과제들

에 해공동연구를수행하면서개도국의 학·연구기 등의능력을향상시키고

자한다.

-'아시아·아 리카과학기술 력의 략 추진'(문부과학성):일본이아시아·아

리카국가들과함께첨단기술과국제표 창출에기여할국제공동연구등을추진

한다.

○ 신흥감염증(새롭게나타나는감염증)과재흥감염증(잘알려진감염증으로새롭

게유행하는감염증)분야에서ODA등을통한일본의지원으로정비된각국의거

등을활용하고설비들을확충하여개도국의요구에부합할수있는공동연구

를수행하고인재를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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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재흥감염증연구거 형성'(문부과학성): 지연구기 의 조하에아시

아를 심으로한신흥·재흥감염증발생국가에해외연구거 을마련하는동시

에일본국내체제를정비해감염증 책을뒷받침할기 연구를수행함으로써

인재를육성하고 련지식을집약시킨다.앞으로는개도국의요구에부합된공

동연구와인재육성을 극 으로추진한다.

-'신흥·재흥감염증연구'(후생노동성):세계인들을 하는신흥·재흥감염증에

해진단 방법을확립하고발생지역의 쇄 응계획의입안,치료법

개발과의료확보를목 으로개도국과공동연구를진행한다.

○ 개도국이안고있는과제들을해결하기 해일본의 성을이용해 성 측데이

터등을제공하고그실질 이용을돕는다.

-'지구 측 성데이터의제공을통한국제공헌'(외무성,문부과학성): 세계의재

해를감시하고삼림을감시하는데도움을 수있도록육역(陸域)측기술 성

인'다이치'(ALOS)를포함한일본의지구 측 성들이 측한데이터를개도

국에제공해그이용을 진한다.

-'성을이용한지구환경 측'(문부과학성,환경성):온실효과가스 측기술 성

(GOSAT)을이용해이산화탄소와메탄농도의 세계분포를계측해이들칼럼

농도에 한 세계분포도 탄소수지추정맵을작성하고개도국에 련데이터

를제공한다.

-'고속인터넷 성'기즈나'(WINDS)를이용한국제공동실험'(총무성,문부과

학성):주로개도국의디지털격차(digitaldevide)를해소하기 해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과 력 로젝트로서'기즈나'를이용한재해 책,고화질원격의료,

원격교육등에 한국제공동실험을추진한다.

○ 일본의우수한과학기술을활용해아 리카를비롯한개도국의식수 식량문제

등의해결에힘쓴다.

-'아 리카벼의건조· 수내성의개선'(외무성,농림수산성): 세계벼품종 에서

서아 리카의건조한기후에 합한품종을선별한후DNA마커를분석해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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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Nerica,NewRiceforAfrica)육종계획에제공하고건조에강한실용 인네

리카등의벼품종을개발하고실험한다.

-'개도국의수자원 리 홍수·갈수피해경감에도움이될정보의제공'(문부과학

성,국토교통성):도시차원의기후모델을이용해상세한시뮬 이션기법을개

발하고개도국의강수량,하천유량등의 측데이터 지리정보 련데이터를

상호이용하여물순환메커니즘을규명한다.이를통해개도국도시차원의홍

수,갈수피해경감에유용한정보를창출하고제공한다.

-'서아 리카의반건조열 사질토양의비옥도개선'(농림수산성):소량의화학비

료를효율 으로사용하여수확량을증가시킬수있는비배 리(肥培管理)법을

지에서실험하고실제로 지에서이용할수있는화학비료를재래유기물자

원과유용식물유 자원과결합시킨토양비옥도개선기술을개발해이를실험

한다.

-'DREB유 자등을활용한환경스트 스에강한작물의개발'(농림수산성):일본

과국제농업연구기 이공동연구를통해건조,염해등에강한DREB유 자를

도입한벼와 을개발·실험하여 세계식량수 의안정화에공헌한다.

-'고온다습지역의건축환경기술의연구개발 기술원조의추진'(국토교 통성):고

온다습지역내주택·건축물에 한환경기술을연구개발하여그성과를아시아

국가들에보 한다.

-'일본형고효율물순환시스템의연구개발 보 진'(경제산업성):일본의민간

기업이다른나라에비해상 인강 을보이고있는막기술을활용하고효율

인물순환시스템을비롯한물분야에서민간기업들의활동을지원하기 해

아시아국가들의 지기업등과공동으로조사연구를추진한다.

(b)개도국의인재개발

○ 각국이안고있는과제에맞춰개도국의인재를육성하고인 네트워크를구축한

다.

-'아시아·아 리카고등교육기 의네트워크조성지원'(외무성,문부과학성):아시

아,아 리카국가들과 부터진행되어왔던국제공동연구 로젝트와과학기



-80-

술연구원의 견사업등을유기 으로연계해일본과개도국에서연수·유학하

게한다.이를통해'면'이고 층 인네트워크조성을지원한다.

-'과학기술연구원의 견'(외무성,문부과학성):개도국의요구와요청에맞춰환경,

에 지,방재,감염증 책등의분야에서ODA를통해개도국의인재육성에도

움이될연구교류 공동연구등을수행할연구자를 견하는동시에 견연

구자를 략 으로선발할시스템을개발한다.

-'환경리더육성 로젝트'(내각부,문부과학성,환경성등):환경 련과학기술과

정책에 한지식과경험을쌓고지속가능한세계의실 에리더십을발휘해친

환경마인드를각분야에확산시킬수있는 핵 인재(환경리더)를육성할것

을목 으로하여각국의 학생,연구자·기술자,정책담당자 기업인등이일

본의우수한환경기술·환경정책을배울수있는기회를 계부처연계하에제공

해나간다.

-'개도국내 학·학원등의설치 운 을지원'(외무성등):개도국스스로가자

신들의문제를스스로해결하기 해필요한인재를육성하는데 학· 학원등

의교육기 은 요한역할을수행한다.이에따라 계부처와일본 학등은연

계· 력하여ODA등을통해개도국내에이들교육기 을설치하고운 하는데

도움을주고 계강화를지원한다.

-'아 리카농업연구자능력함양사업'(농림수산성):외국의국제농업연구기 등

지에서공동연구를수행하고있는일본연구자 에아 리카의 은연구자를

빙해이들에게연구성과 기술을 하고이들 은연구자들의능력을향상

시킨다.

-'기후변화에의한수재해 응책'(국토교통성):기후변화의 향으로증가하고있

는 수재해 리스크에 처하기 해 '국제 물 험요소 기 리센터

(ICHARM)'의기능을활용해 련국제기구와연계하면서연구·연수·정보네트

워킹활동을일체 으로추진한다.

-'연구 력추진사업'(경제산업성):일본의기업·연구기 과아시아의 연구기 들

이연계하여공동연구를진행하고이를통해해당지역이안고있는환경분야의

고유기술개발과제등을해결하는동시에개도국의인재를육성한다.

②일본의첨단과학기술을활용한과학기술 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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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과학기술력과연구인 라를활용하며선진국들과 력하여범세계 과제

해결에기여한다.

(a)국제공동연구등의주도 추진

○ 탄소사회의실 을지향하고온실효과가스의배출을 폭감축시키기 해

신 인환경·에 지기술을개발한다.특히홋카이도도야코정상회담과G8과학

기술장 회의를통해일본의노력들을다른나라에 하고국제논의를주도해

나간다.

-'환경에 지기술 신계획의수립 추진'(내각부,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등):

범국가 차원에서온실효과가스배출감축을 한 신 기술을개발하고모든

국가들이다양한 근법으로온실효과가스배출감축에힘을쓸수있도록뛰어난

환경에 지기술을국제사회에 개하는동시에각국의기술을집약하는국제공

동연구의 극추진을 한'환경에 지기술 신계획'을수립한다.본계획하에

각정부부처는연계해'CoolEarth에 지 신기술계획'과기후변화 악을 한

신 기술등을개발한다.

-'지구 측시스템(GEOSS)의구축'(문부과학성등):세계각국과각기 에서진

행되고있는지구 측· 측을연계추진하고이를통해입수한데이터와성과를9

개사회이익분야에서활용할수있는정보의형태로제공하기 해72개국과EC

52개기 들이추진하고있는 지구 측시스템(GEOSS)의구축에주도 인역

할을수행한다.

-'지구시뮬 이터를이용한기후변화 측데이터의제공'(문부과학성):지구 측

등을통해지구시뮬 이터등을활용하여지구상의각지역별기후변화 측데이

터등을제공함으로써국제사회에공헌한다.

-'성을이용한지구환경 측'(문부과학성,환경성)(재게재):온실효과가스 측

기술 성(GOSAT)을이용해이산화탄소와메탄농도의 세계분포상황을계측하

고이를바탕으로칼럼농도의 세계분포도 탄소수지추정맵을작성해개도국

에 련데이터를제공한다.

-'국제공동연구 로그램(가칭)의창설'(문부과학성):과학기술외교를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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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각국과공동으로범지구 과제해결을 한국제공동연구등을추진한다.

-'청정개발과기후에 한아시아태평양 트 십(APP)’(경제산업성):아시아태평

양지역내주요배출국들의민 트 십을통해섹터별로청정하고효율 인기

술의개발·이 ·보 을진행함으로써아시아태평양지역의효율 인온실효과가

스감축을추진한다.

○선진국과개도국으로구성된다국간 양국간국제공동연구를추진하는 로그

램등을통해국제공동연구를수행한다.

-'국제공동연구 로그램(가칭)의창설'(문부과학성)(재게재):과학기술외교를강화

하기 해각국과공동으로범지구 과제해결을 한국제공동연구등을추진한

다.

-'규모국제공동 로젝트의추진'(문부과학성):ITER(국제열핵융합실험로)계획

국제우주정거장(ISS)계획등의국제공동 로젝트를추진한다.

-'아시아태평양지구변화연구네트워크(APN)'(환경성):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구

환경변화를연구하는동시에개도국의연구능력향상을 진한다.

-'략 국제과학기술 력추진사업'(문부과학성):정부간합의등에기 해국가

가지정한나라·지역 분야에서의국제연구교류등을집 으로지원해톱다

운방식의 략 인국제 력을추진한다.

-'일본·미국·유럽의기술 력을통한지구환경 측 로젝트'(총무성,문부과학성):

온난화문제의해결에반드시필요한지구환경 측기술을고도화하고이의정 도

를높이기 해첨단기술을이미보유하고있는일본과미국,유럽의 력하에

성을이용하여 세계강우분포·물순환,구름·에어로졸등을 측하는 로젝트를

추진한다.

-'원자력에 한국제공동연구의추진'(내각부,문부과학성등):아시아원자력 력

포럼(FNCA)등을통해방사선이용에 한공동연구를진행하는동시에방사선이

건강에미치는 향에 해국제공동연구등을추진한다.그리고제4세 원자력

시스템국제포럼(GIF)에서선진원자로에 한공동연구를추진한다.

(b)첨단연구인 라의정비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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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컴퓨터를이용해 세계기후변화 측데이터를제공하고 성을이용해각

국의데이터를제공한다.

-'지구시뮬 이터를이용한기후변화 측데이터의제공'(문부과학성)(재게재):

지구 측등을통해지구시뮬 이터등을활용하여지구상의각지역별기후변화

측데이터등을제공함으로써국제사회에공헌한다.

-'지구 측 성데이터의제공을통한국제공헌'(문부과학성)(재게재): 세계의재

해를감시하고삼림을감시하는데도움을 수있도록육역(陸域)측기술 성인

'다이치'(ALOS)를포함한일본의지구 측 성들이 측한데이터를개도국에

제공해그이용을 진한다.

-'성을이용한지구환경 측'(문부과학성,환경성)(재게재):온실효과가스 측

기술 성(GOSAT)을이용해이산화탄소와메탄농도의 세계분포를계측해이

들칼럼농도에 한 세계분포도 탄소수지추정맵을작성하고개도국에 련

데이터를제공한다.

○일본국내에있는세계최첨단·최고성능의연구시설에 한정보공개와그이용

의 진

-'첨단연구시설의국제공동이용'(문부과학성):일본이다수보유하고있는세계최

첨단·최고성능의연구시설을활용해아시아를 심으로한외국연구자들이이를

공동이용할수있도록하고범지구 과제해결을 한국제공동연구등을추진한

다.

○ 국제연구인 라의정비

-'지구 측시스템(GEOSS)의구축'(문부과학성외)(재게재):세계각국과각기

에서진행되고있는지구 측· 측을연계추진하고이를통해입수한데이터와

성과를9개사회이익분야에서활용할수있는정보의형태로제공하기 해72개

국과EC 52개기 들이추진하고있는 지구 측시스템(GEOSS)의구축에주

도 인역할을수행한다.

-'규모국제공동 로젝트의추진'(문부과학성):ITER(국제열핵융합실험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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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ISS)계획등의국제공동 로젝트를추진한다.

③과학기술외교기반의강화

(a)과학기술외교를담당할인재의육성과네트워크강화

○ '외국과의정책 화확충 강화'(내각부,외무성등)

-일본·아 리카과학기술장 회의 아시아지역과학기술장 회의의개최등외국

의정상이나장 들과과학기술에 해심도깊은정책 화를나 다.아울러일본

국내연구기 이나재외공 과연계해민 의우수한과학자 기술자등을세계

각지역에 견해해당국과활발한 화를나 다.이와 련해 화 진을 한칭

호나방안등에 해서는추후검토하기로한다.

○ '과학기술외교를담당할재외공 의기능강화'(외무성)

-주요재외공 에과학기술담당 을지명하고과학기술을이해할수있는외교

을육성하며 지과학기술인재를활용하는방법등을통해재외공 의기능을강

화한다.

○ '국제회의 국제기구에서의일본의리더십발휘강화'(외무성등)

-국제회의 국제기구에일본의수 높은 문가들을 견하고국제회의의장직

을획득하는방법등을통해리더십을발휘해나간다.

○ '정부내연계 정부와주일 사 의연계강화,재외공 과해외사무소의네트

워크강화'(내각부,외무성,문부과학성등)

-과학기술외교를추진하기 해일본정부내연계를강화하고정부와각국주일

사 의연계도강화해나간다.그리고재외공 을 심으로하여일본의과학기술

련기 들의해외사무소간네트워크를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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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구자네트워크의강화 은국제연구자의육성'(문부과학성등)

-일본과다른나라의학술진흥기 정 학간 정등의틀을활용하면서국

제연구교류를추진하며연구자의국제네트워크를강화하는동시에국제 으로활

약할수있는 은연구자를육성한다.

○ '국제공동연구인재육성추진사업'(농림수산성)

-농림수산분야에서국제 인시각을갖춘연구인재를육성하기 해일본의 은

연구자들을국제농업연구 의그룹(CGIAR)산하의각연구센터에 견해연수

를실시한다.

(b) 세계 아시아역내의공통데이터베이스등을정비함으로써다른나라와상호

력을강화하는동시에표 화를 한국제활동을 극 으로 개해나간다.

○ '개방형데이터베이스(OpenAccessDatabase)의개발'(내각부등)

-아시아역내국제공동연구 인재교류를 진하기 해각국이자국의연구자정

보 연구개발성과,산학간연계지원사업,연구교류사업등을등록해자유롭게

열람할수있는공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개발을아시아각국들과 력해추진

한다.

○ '지구지도정비'(국토교통성)

-지구온난화등의범지구 문제들에 처하기 해해상도1km, 세계통일사양

을통해토지피복등8개항목의정확한지리정보를정비한다.특히일본은주창국

핵을담당하는사무국으로서각국의지도제작을지원하는등 심 역할을

수행한다.

○ '아시아의국제표 화연계강화'(총무성,경제산업성)

-차세 네트워크(NGN)의국제표 화에서아시아와일본이주도 역할을수행하

기 해한 일이 력하여제품단 의국제상호 속시험등을추진한다. 한



-86-

문가 견을통한인재육성등을추진함으로써ISO등에서일본과아시아지역의

산업계가연계해국제표 화에힘을기울일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

○ '지구온난화문제해결을 한ITU의표 화활동에 극 으로 응한다'(총무

성)

-ICT를이용하여온실효과가스의배출을억제하고이를 진하기 한ICT의국제

표 화활동에서일본이주도 인 역할을수행하기 해ICT와기후변화에 한

국제 기통신연합(ITU)의심포지엄을일본에유치하고온난화 책과 련한ITU

의표 화활동에 극 으로 여한다.

(c)일본의최첨단과학기술콘텐츠등을더욱보강하고공표해다른나라에 리제공

한다.

○ '일본과학기술정보의확충 제공'(내각부,외무성,문부과학성등)

-산학 력하에일본의과학기술정보를취합해이를팜 렛,홈페이지등을통해

다른나라에도제공한다.

끝으로일본은2008년홋카이도도야코정상회담과G8과학기술장 회의등의주요

과학기술외교활동을통해처음으로'과학기술외교'에 한새로운정책개념의정립

을통해기본방침,추진방안 구체 추진과제등을수립,추진하게되었다.

과학기술은선진국뿐만아니라개도국에도국가의장래를좌우할막강한소 트 워

로거듭나게됨에따라미국과유럽각국은물론최근 성장하는신흥국들도과학기

술외교활동을활발히 개해오고있다.

2008년홋카이도도야코정상회담등의개최를통한아시아,아 리카국가들과G8선

진국들 심의과학기술외교활동이추진되었으나앞으로는 남미과학기술외교

활동으로확 되어야할것이다. 한최근감소하는일본과학기술자들의국제교류활

동에 한기피 상을극복하는방안도아울러강구하여야할것이다.이로써'과학기

술창조입국'을지향하는일본은자국의앞선과학기술을 외 계증진을 한 략



-87-

인외교수단으로활용할것이다.나아가총체 과학기술외교를 해 련부처등

의과학기술외교와의시 지효과를창출하기 한민간과학기술외교활동을강화해

나갈 망이다.

이상의 환경기술의 세계 리더십 상 확보를 한 일본 과학기술 외교정책

황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과학기술 외교 략

⋅ 주요 과학기술 외교체제 정책

① 외무성:과학담당 사,국제과학 력실 (13명)

② 문부과학성:정책총 국장,국제교류과 (20명)

③ 2008년부터 과학기술 ODA 산 증가액의 강화 방안 수립

⋅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한 과학 증 략

① 2008년 최 로 일본 과학 을 한국에 견 (MEXT)

② 2009년 최 로 일본 과학 을 인도에 견 (MOFA)

⋅ 주요 과학기술 정상외교 활동

1)1987년 이태리 G7정상회의에서 나카소네 수상의 HFSP(Human

FrontierScienceProgram)제창 (별첨 1참조)

① 최 의 국가주도 과학기술 력 정상외교 로그램

② 세계 과학기술력의 불균형 해소 과학기술 력 증진

③ 호기심 주의 상향식 다학제 과학 력 사업:분자생물학 뇌과

학

④ 일본의 선린외교증진/국가 상제고와 기 과학역량 진작

⑤ 13명의 노벨 수상자들을 배출함:1997년에 수상한 미국 에 지

장 (StevenChu교수)포함

⑥ 세계 과학기술 공공 자산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일본의 “Free-Rider”

국가 이미지 쇄신

2)STSForum (Science,Technologyand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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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미 고지 과학기술 장 이니셔티

② 인류공통과제의 해결을 한 과학기술 심의 해결책 도출

③ 매년 50개국 이상 참여:일본인 (25%)--->인류 공 Forum

⋅ 2008년 5월 종합과학기술회의 과학기술외교의 강화 방안 수립

⋅ 2008년 6월 G8정상회의 비과정의 일환으로 최 의 과학기술장 회

의를 개최 (별첨 2참조)

1)2008년 G8정상회의의 일환으로 6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최 로 개최

된 G8+7과학기술장 회의에서는 로벌 도 에 한 이해와 극복

거버 스 구축을 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됨.의장성명으로 제

출된 본 합의사항은 7월 개최된 G8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됨

2)최 의 G8과학기술장 회의 개최의 정당성:온 인류가 당면한 복합

인 로벌 이슈의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하기 한 새로

운 기술개발의 제는 특단의 국제 력임

① 이를 해 OECD는 새로운 과학기술 국제 력 거버 스 구축을

한 CSTP최우선 연구사업을 선정

② 청정 에 지기술개발 Roadmap구축을 한 Mandate를 IEA에게

부여 (별첨 2참조)

⋅ 2009년 6월 아소수상은 2,700억 엔 규모의 세계최첨단기 의 창설

1)일본 과학자의 지속 인 노벨상 수상을 한 기반 구축

2) 개도국 과학기술외교의 확

① 2008년 최 로 개도국 “과학기술” 력사업 도입 (별첨 3참조)

② CoolEarth이니셔티 를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외교의 본격화 (별첨

4참조)

③ 2008년 아 리카 과학기술장 회의 후속조치로 2009년 아 리카 7

개국과 력 추진을 한 문가 그룹 견

④ 2009년 ODA를 통한 개도국 생물자원 공동연구사업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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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황 주요 이슈

1.과학기술 외교 추진 체제 주요 기능

⋅ 외교부/국제경제국/경제 력과(총 3명:과학기술 력 담당 1명,원자력

력 담당 2명):과학기술외교 련 외교섭 조정

⋅ 교육과학기술부/국제교류 력과(10명)/원자력 력과(6명):과학기술외교

안에 한 의사결정 과학기술/원자력 력 사업 집행 (별첨 5참

조)

⋅ 민간 과학기술외교 단체 -과학기술 력 포럼

2.과학기술외교의 기본 정책 방향

⋅ 국가 과학기술역량 강화

⋅ 과학기술외교 성과 극 화

⋅ 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

⋅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상 제고

3.과학기술외교의 주요 정책 메카니즘

⋅ 과학기술외교 추진의 법 ㆍ제도 근거 마련을 한 외국과의 과학기

술 력 정 체결

⋅ 정부 간 과학기술공동 원회 개최를 통한 실질 력 방안 모색 도

출

⋅ 주요 기술선진국으로 과학 견:과학기술외교 련 교섭,과학기술

정보수집 동향 분석ㆍ업무보고

4.과학기술 외교 력사업의 구성

⋅ 국제화 기반 조성

⋅ 로벌 연구개발 기반구축

⋅ 국제 공동연구

⋅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력 (별첨 6참조)

5.과학기술 외교 력사업의 산 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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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2008년까지 특허출원ㆍ등록 논문게재ㆍ발표

⋅ 산투자 규모 추이:1985-2008,총 4,616억 원

<그림 1>과학기술 국제화사업 산 추이

<표 3>국제 과학기술 력기구 분담 증가 추이

사 업 명 2007 실적 2008 계획 증 감
과학기술 국제부담금 4,168 4,381 213
- 한미 특별협력프로그램 390 340 △50

- 한-영 과학기술연수사업 1,901 1,500 △401

-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 700 700 -

- 국제과학기술기구 등 참여 771 795 24

- 한·UNDP 개도국과의 협력 240 300 60

- CERN 참여부담금 140 170 30

- OECD GSF 부담금 16 16 -

- ESCAP 기술이전센터 부담금 10 10 -

- UNDP 등 참여부담금 - 550 550

[단위: 백만 원]

⋅ 과학기술의 세계 수 :2008년 과학경쟁력 세계 5 ,기술경쟁력 세계

14 ,교육경쟁력 35 (2008IMD)

<표 4>과학기술 국제화사업의 성과 (단 :개수,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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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과제수)

국제공동연구사업 1985~ 1,753(2,368) 777 5,736

국제화기반

조성사업
1992~ 1,553(549) 374 4,038

로벌 R&D

기반 구축사업
2004~ 1,219(91) 281 1,404

남북교류ㆍ 력사

업
1999~ 91(187) - -

계 4,616(3,195) 1,432 11,178

지역
과학기술 력 정 원자력 력 정

국가수 국가 국가수 국가 계

아주지역 13

국,일본, 키스탄,인도,호주,

스리랑카,필리핀,베트남,싱가폴,

푸아뉴기니,말 이시아,태국,

방 라데시

5

일본(력각서),

호주, 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18

미주지역 11

미국,멕시코, 라질,콜롬비아,

라과이,코스타리카,도미니카,

베네수엘라,칠 ,페루,아르헨티나

5

미국,캐나다,

아르헨티나,

라질,칠

16

구주지역 19
랑스,독일,이태리, 국,체코,

스페인,그리스,핀란드,헝가리,
11

벨기에, 랑스,

스페인,러시아,
29

6.과학기술외교 주요 활동 황

⋅ 지난 23년 동안 채결된 과학기술 정상회담,과학기술장 회담 련 합의

사항을 지속 인 국제과기 력사업(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양/다자

간과 로벌 차원의 주요 안 타결에 꾸 히 기여하여 옴

1)양자 과학기술외교의 주요 황

⋅ 과학기술 력 정 (총 71):과학기술 력 정 (47),원자력 력 정 (22),

우주기술 력 정 (2)

⋅ 과학기술 공동 원회 (10여 개국)

⋅ 과학 견 (9개국+OECD/16명)

<표 5>과학기술 력 정 체결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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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러시아,우즈베키스탄,

폴란드,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알바니아,루마니아(의정서),EU,

스 스

구,독일,체코,

터키,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동ㆍ아 리

카지역
4 튀니지,이집트,이스라엘,남아공 1 이집트 5

총계 47 22 69

*우주기술 력 정(러시아,우크라이나)은 생략됨

<표 6>우리나라 교육과학 견 황 (2009년 9월 재)

견 주재국 교육과학 수

미국 3

일본 3

오스트리아 1

독일 1

국 2

국 1

랑스
OECD 2

주불 사 1

EU본부 1

러시아 1

합계 총 16명

자료:교육과학기술부,국제 력국,국제 력정책과

⋅ 2009년 6월 한미 과학기술 력 정상회담

① 한미동맹 기 로 로벌 력을 선도하는 그린 모델 구축

* 로벌 녹색성장을 한 신재생 에 지기술의 효율화의 일환으로 “스

마트 그리드” 력 구축

② 한미 정상 “ 로벌 그린 과기 력” 트 십 구축

* 로벌 녹색성장,기후변화,빈곤퇴치,인권침해,에 지안보, 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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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도국 과학기술외교의 주요 황

□ 우리나라 개도국 과학기술외교 황 특성

○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정치외교안보 진작 고속경제성장을 한 국내 인

라 구축 집 에 따른 보 개도국 과학기술외교 수

-경제규모에 못 미치는 공 개발원조 지원국 (2009년 GNI 비 ODA규모,

0.09%:OECD회원국 25 )

-경제 고려에 매몰된 유상 구속성 높은 원조 형태 (한국 유상원조 비율,

32%:일본 유상원조 비율,0%)

-게다가 무상원조 비 도 인도주의 차원의 아 리카 보다는 소득국

상 아시아에 치 (아시아 :아 리카 =약 40%:약 20%)

-종합 조정 기구의 결여로 개도국 력활동의 효율성 하에 따른 시 지

효과 창출 미흡

-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개도국 과학기술외교 략의 부재로 집 과

선택에 따른 견실한 성과의 극 화 기회 상실

○ 강 국 심 국제 사회의 수혜국 출신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고속 경제성

장을 통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최 의 OECDDAC회원국

-개도국의 국가 발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과학기술발 을 통한 자생 고속 경제성장의 표본

-개도국 개발 비 높이에 가장 합한 신흥국 상

-신흥국으로서 최 로 선임된 G-20정상회의 개최 의장국

□ 개도국 과학기술외교 개선 방향

○ 개도국 과학기술외교를 우리나라의 로벌 녹색성장 주도권 확보 략의

최우선 략으로 수립하고,효과 인 추진을 한 국가 원수차원의 지도

력 발휘.이를 체계 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한 범부처 차원의 개

도국 마스터 랜을 우선 으로 수립하여야 함

-특히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원조정책을 수행하기 해서는

개도국의 총체 개발 진단 목 의 개도국 지역연구(AreaStudy: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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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과학기술 등)를 담하는 국책 연구소 지정⋅운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발 에 기 한 우리의 고속성장 경험을 수하기

해 우선 개도국에 과학기술 연구소 설립을 통한 공동연구 심의

장기 과학기술외교 략 을 수립

-이러한 개도국 력정책의 효과 추진을 해 우선 개도국 공 개발

원조 규모를 폭 증액하여야 할 것임

• ODA규모를 우선 2008년 세계 GNI 비 ODA0.28%로 상향조정하

고,나아가 OECDDAC회원국 GNI 비 ODA0.3%이상으로 증액

하여야 할 것임

□ 서울 G-20정상회의 의제 설정 방향 추진 략

○ G-20정상회의 의제의 최근 진화 망

-'피츠버그 G-20정상회의'이후, 로벌 융 기 처 단기 략에서

장기 로벌 성장 략으로 진

-세계 경제의 반등 추세에 편승하여 조만간 경제 기 극복 재발방지

심의 단기 아젠다에서 녹색 성장 심의 장기 아젠다로 환

기

• 로벌 도 극복과 로벌 녹색성장의 병행을 한 녹색기술 력 심

의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구축 논의 부상 상

-2010년 11월 즈음에 본격 인 세계 경제 회복이 망됨에 따라 융 기 극

복과 가장 신속한 경기 회복을 구가하는 우리나라가 단기 사안인 세계

경제 회복의 마무리를 한 가시 성과 도출 주의 의제를 우선 으로

설정함.나아가 이러한 가시 성과를 바탕으로 논의될 장기 의제 설정

을 선도

□ G-20 개도국 과학기술외교 추진 략

○ ‘서울 G-20정상회의 2010’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폭

넓은 국내외 추진 조체제 채 의 구축이 요

-미국,일본, 국의 지지 확보를 한 ‘통령 녹색외교 로젝트’를 마련하

여 추진

-‘녹색경제’특명 사를 임명하여 국제 공조 네트워크 구축 사 지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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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주력

○ 서울 G-20정상회의 추진체제 구축 종합 조정기능 확

-‘G-20정상회의 비 원회’에 교육과학문화 수석을 임명하여 ‘로벌 녹색

경제 질서 구축’을 한 개도국 과학기술 력 의제 발굴과정을 종합

조정 함

○ ‘G-20과학기술장 회의’신설 추진

-G-20재무장 회의와 동시에 ‘과학기술장 회의’를 신설하여 ‘G-20그린과

학 정상회의 이니셔티 (G-20GSSI)’도출

○ 국제 과학기술 력 거버 스 체제와의 시 지 극 화

-OECD/CSTP 로벌 과학기술 력 거버 스 연구에의 참여를 통한 개도

국 과학기술 력안을 도출하여 G-20아젠다로 상정

-12월 개최되는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회의(UNFCCC)에서 ‘G-20탄소 감

기술 로그램 이니셔티 ’를 발의하여 서울 G-20정상회의 의제를 선

지원

-과학기술 정상외교 강화 구체 인 과학기술 외교 로그램 개발

○ 국내 과학기술 기반 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2020년까지 30%감축)달성을 한 추진 동력으

로 활용

-OECDDAC회원국 ‘G-0.7클럽’가입 목표 달성을 한 추진 동력으로

활용

-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과 연계 모색 국내 원자력 발 로그램 사업

과 연계 모색

-정부출연연구기 의 국제화 구조 재정비의 해법으로 활용

-경제자유구역의 해외 투자유치와 연계

- 아 리카 경제원조와 연계

□ 'GreenTechnologyforAll'이니셔티

○ 개도국 ‘GreenTechDeal’이니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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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 견 확 를 통한 개도국 ‘녹색기술 새마을 운동’이니셔티

- 개도국 녹색기술이 로드맵 작성 투자 증진

-수혜국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한 개도국 연구소 매칭 녹색

공동연구 로그램

-‘GlobalGreenCyberInfrastructure’구축을 통한 ‘GlobalGreenOrder’

진을 한 ‘녹색정보 기술 나 기’운동사업

-차기 G-20정상회의 시 과학기술장 재무장 들에게 개도국 녹색기

술이 략 일정 보고 요청

3)다자 과학기술외교의 주요 황

⋅ 성항법시스템(GNSS)사업,국제열핵융합로(ITER)사업,유럽입자물리

연구소(CERN)사업,휴먼 론티어사이언스 로그램(HFSP),생물다양

성정보기구(GBIF)사업 등에 참여

⋅ OECD/CSTP최우선 연구과제: 로벌 도 극복을 한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신(STI) 력 거버 스 구축 (별첨 7참조)

① 배경:

*G8정상회의 과학기술장 회의 의장 건의서 채택 G8정상회의

공식 승인

*지난 6월 OECD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주창한 경제

기 이후 로벌 경제발 을 한 “GreenGrowth”선언문이 만장

일치로 채택

② 목 :

* 로벌 문제해결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력 강화를

한 새로운 거버 스 구축

③ OECD/CSTP연구과제 추진 계획 일정

*추진 계획: 로벌 문제해결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신 STI력 거

버 스 도출을 한 선진국/신흥국 간의 공동연구 수행 --->새로

운 차원의 STI력 거버 스 건의서(기본원칙/지침,모범사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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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그림 2>CSTP연구사업 추진 일정 (2009년 순-2012년 순)

⋅ OECD/CSTP/TIP"녹색성장 기술 신 략"연구 사업

⋅ OECD/CSTP/GSF사회 도 극복을 한 거 과학기술 력 방안

연구 사업

4) 로벌 과학기술외교활동의 기본 제 주요 황

가. 로벌 과학기술 력 외교의 정당성 기본 제

① 로벌 이슈는 어느 특정 국가 단독으로 해결이 불가능

② 로벌 과학기술 력의 성공 조정을 한 외교력 필요

③ 공정한 로벌 과학기술 력 (“NoFree-Rider”)을 한 외교 노력

필요

나.G8정상회의 과학기술외교 황 이슈

① 2008년 일본 G8정상회의 참여 한국 이니셔티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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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개발국 세상을 바꾸는 7개 기술

한국 스마트 그리드

미국 에 지효율

독일 태양 에 지

일본 고효율 탄소 석탄기술

국 탄소포집기술(CCS)

스페인 풍력

라질 바이오에 지

*원자력기술 력 심의 “동아시아 기후변화 이니셔티 ”

② 2009년 이태리 G8정상회의 기후변화포럼 (MEF)참여 주요 성과

-G8확 정상회담 기후변화포럼(MEF)에서 “세상을 바꾸는 7大 기술”선정과

선도 추진 국가를 지정함,우리나라는 스마트 그리드(SmartGrid)를 선도

하는 국가로 선정됨.

<표 7>G8MEF‘세상을 바꾸는 7개 기술’ 선도개발국가

다.유엔 기후변화 회의(UNFCCC:COP15)

○ UN기후변화 약 당사국총회(COP)주요 연

-1972년 지구 온난화 논의로 시작하여 1995년에 개최한 1차 당사국총회(COP)
에서 2009년 12월 COP15로 발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Subsidiary Body for Science and

TechnologicalAdvice):유엔 기후 변화 약의 부속기구로서 과학기술자문부

속기구(SBSTA)는 기술개발 기술이 방법에 한 자문,연구개발 분야

과학 로그램과 국제 력 등 사항에 한 자문을 담당

○ 온실가스 배출통계 방법론,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 약의 과학기술 측면

에 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

에 제출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음.기후변화에 따른 향과 효과를 분석하기

한 연구의 틀 구축

○ 지 까지 30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기후정상회의(COP15)에서 SBSTA31개최

정

○ 2005년 G8정상회담에서 당시,의장국이었던 국의 토니 블 어 총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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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빈곤문제와 더불어 '기후 변화'를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이

라고 주장하면서 G8의 주요 의제로 처음 상정

○ 2007년 G8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 총리는 회의 모토를 '성장과

책임'으로 내걸고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비 50%감축

하자"는 목표를 제안

○ 한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에는 아시아 융 기로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해 감축 의무국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 2008년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확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에 지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mover)’가 되겠다는 극 자세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반으로 감축하자는 범지구 장기목

표에 극 동참할 것”을 천명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한 국가 기목표를 내년 발표할 것

을 약속하고 '동아시아 기후 트 십'을 제창

-동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향

후 5년간 2억불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탄소 정책 의 기술 시범사

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 추진하겠다고 선언

○ 2009년 7월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확 정상회의와 9월 뉴욕 유엔 기

후변화회의 등에서 "올해 안에 온실가스 기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재

약속.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선 개도국들의 자발 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유

도하기 해 ‘십시일반’의 정신을 강조하며 ‘등록부’(Registry)설치를 제안함

라. 탄소사회 구축:녹색 시장의 주도권

○ 세계 각국은 각기 탄소사회에 부합하는 기술과 산업을 육성에 주력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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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oolEarth','CleanAsiaInitiative'등 탄소사회 비 을 제시

-에 지 효율/신.재생에 지 련 핵심 기술을 비 으로 구체화 하고 있음

-NEDO을 심으로 장기 인 R&D투자 략 수립 개발된 기술에 한

사업성 평가

EU

-온실가스규제/환경규제를 통해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외국기업 진출 쇄

-EU공동 기술개발 련⌜신.재생에 지법⌟을 기반으로 Framework 로

젝트를 통한 청정,재생 R&D확 등 다양한 로젝트를 진행

미국

-2006년 첨단에 지계획(AdvancedEnergyInitiative)발표,2007년 산 년

비 2배 증가한 1억 4,800만 달러로 책정

-차세 기술 분야 선도의 비실리콘계 태양 지, 형 태양열발 ,목질계

바이오에탄올,IGCC,CCS등에 한 연구 개발 집

국

-2006년 1월 ⌜재생가능에 지법⌟을 통해 신,재생에 지 분야 집 육성

-상용화기술개발에 주력,제10차 국가계획(2001-5)에서 신,재생에 지 분야

상용화기술 산:2800만 달러로 차세 기술 산(340만 달러)의 8.2배

○ 우리나라는 GHG감축 목표를 지난 11월 17일 공식 선포함.

<그림 3>우리나라 GHS감축 목표 (2005년 배출량 기 )
2009.11.17확정

J apan: -30%

US : -20%

UK : -22%

E U: -13%

     8%

    0%

      -4%

- 40% -30% -20% -10% 0% 10%

-우리나라 감축목표 특징

• 교토의정서 탄소 감축 의무국이 아닌 개도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국제합의 결과와 상 없이 2020년까지 30%감축 천명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표 인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IPCC,ITU등 국제기구의 녹색기술 련

활동에 극 참여

• 유엔 기후변화 상 타결 이행 활성화를 해 오는 12월에 코펜하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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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는 Post-2012유엔 기후변화 상회의 참석

• 우리나라의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자발 감축 목표를 표

명하고 상타결의 극 유도 이행 비의 선도 역할 수행

5.G-20정상회의와 과학기술 정상외교

1)G-20의창설배경(1999)

 ○  : 아시아 경

   - 1차  원 , 1997  신 들(태  등)  경  

   -   안 에 한  해

 ○ 내  : 신  가들  상  계경  통합  심  

   - 신  경  가들   

   - 무역  통한 경 통합 

   - 본  동  통한 경 통합

2)G-20체제 주요기능

 ○ 합동운 원 : G-20 , Troika 체 , WG 단 

   - 직 수  원칙: 계 각 지역과  다  개  단계  가들 간

에 매  직  수행하고 5개 각각  그룹에  5 마다 당 해 도 

 

   - Troika 체  : G-20  지  강  해 Troika ( , 재, 

차  들) 치. Troika 무는 G-20에 해  안, 원 들

과 하여 연사 ,  진행  사항들  처리

   - 4개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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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G-20 ․경  상  행체

3)G-20정상회의최근활동 주요이슈

□ G-20 융∙경제 정상회의 동향

○ 배경 개요

- 미문의 세계 융∙경제 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해 2008년 11월 제1

차 워싱턴 G-20 융․경제 정상회의 개최,이를 기 로 융∙경제 기의 재

발 방지를 해 2009년 4월 제2차 런던 G-20 융․경제 정상회의 개최,그 결

과에 한 실행 검을 해 2009년 9월 제3차 피치버그 G-20 융․경제 정상

회의 개최됨

<  9>  거 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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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원국 창설 배경

G-7
미국,일본, 국, 랑스,독일,

이태리,캐나다

-국제 인 통화시스템 기,석유 기,경기침체

기에 응 1970년 에 창설

-1976년 캐나다 포함 이후 G-7정상회담으로 정

례화

G-8 G-7,러시아 -1997년부터 G-7에 러시아 포함

G-13
G-7,러시아, 국,인도, 라

질,멕시코,남아공

-G-8(G-7+러시아)에 신흥국을 포함/확 하려는

비공식 안

G-14
G-7,러시아, 국,인도, 라

질,멕시코,남아공,사우디

G-16

G-7,러시아, 국,인도, 라

질,멕시코,남아공,인도네시

아,터키,이집트(는 나이지

리아)

G-20

G-7,러시아,한국, 국,인도,

라질,멕시코,남아공,사우

디,인도네시아,호주,터키,아

르헨티나,EU의장국

-1990년 말 융 기에 처를 계기로 1999년

9월 창설된 선진국/신흥국 재무장 회의체

-2008년 1차 워싱톤 G-20정상회의 개최(G-20

회원국 외에 ECB,IMF,WB 표도 참석)

-2009년 4월,런던 G-20정상회의 개최

-2009년 9월,피츠버그 G-20정상회의 개최 정

○ 주요 활동 성과

l 1차 워싱  G-20 ․경  상    주  과

<단기 방안>
-  없는 계  ․경  산  차단  극복  해 우  아래  

같   합 안  마

< 장기 방안>

-  병행하여 워싱  G-20 ․경  상  언문 15 에 타 핵심 

사안   경  지  (Sustainable Growth)에 한  

지 에 합 함

� ‘ 탄  경 복’과 략   진  안  한  리 십  필 에 

한 합

� 도하 라운드  한 결

� 미래 리 창  한 재  안

� MDGs에 한 약  행과 개  지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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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차 런  G-20 ․경  상 (2009.4) 결과  향후 망

<단기 방안>

- 계  ․경  산  차단에 주 한 1차 G-20 상   

어  런  G-20 상 는 ․경  재  지에 주 함

< 장기 방안>
� 지 가능한 계경  ‘그린’ 복  한  과는 “green” 라는 

어  언문에  사 하  시 함  G-20 상  아 다가 

미래지향  향  는 계 가 마 : 첫째, 빈 들  사 안

망 보  무역 진  한 재  지원(500억 달러 + 50억 달러 무상원

 등) 째, 경  극복  해 마  재     가 탄  

프라 과 청 술개  한 향  어야 한다는  합 함

l 한  역할  과

- 우리나라  가   여는 첫째, 우리   극복 경험과 책  참

가 들과 공 하는 역할  수행한 것 째, G-20 트 카  

신   변하여 통상과 무역    지  격상 등  

끌어 내는  게 여한 것 등

- 근 OECD가 진한 원 들  경  책  사 결과  보  우리

나라가  째   규  경 양 책 지뿐만 아니라 4가지 

야  색 술 야에 한 (GNP 비)   많  하는 나라  악

: 한 /5.1%, 주/0.44%, 미 /0.41%, 독 /0.20%, 캐나다/0.15%, 웨

/0.06%, 핀란드/0.02%

l 3차 피츠 그 G-20 ․경  상 (2009.9) 결과  향후 망

- 가  커다란 과는 미래 계 경  고  포럼  창

� 첫째, G-20 상   통한 계 ․경   마

� 째, G-20 상  아 다  다양  (  후  ):  

“Green Growth” 개  도  

� 째, 우리나라  G-20 상  치:  색 가  통한  

진  리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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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주요 OECD회원국 경기부양 산 녹색 련 산 비교

<주요 합의 사항>

-강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력체제(G-20Framework)구축/실행

• 지속가능 균형성장 력체제 구축 지속가능 경제 칙 채택

• G-20공동 목 과 회원국의 장기 정책 임워크 설정

• IMF는 세계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검 평가하고 G-20회의와 IMF

총회에 반기별로 보고

-그러나 경제 성장을 한 구체 인 력 방안 등이 미흡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응 방안 모색

•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응 재원 마련의 효과성 제고 방안

• 회원국의 경제회복정책과의 연계 방안,개도국 지원을 한 공공∙민간

재원 증 ,탄소시장 활성화 등

• 코펜하겐 유엔 상에 반 토록 재원 방안 모색

-개도국의 청정에 지원 개발 장려

l 한  역할  과

- 우리나라  미 는 여는 첫째, G-20 트 카  G-20 

상  도  한  략  통해 G-20  고  계경  포

럼  등극하는  게 여함

- 째, 무엇보다도 2010  5차 G-20 상  치  통한 경  후 

 경  원칙 마  주도하는  역할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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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G-20 트 카  IMF 쿼  지  5%  상향 안에 

한 합  도 과 에 여함   신   변함

제3 주요 정책 시사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개선 방향 /

과제

○ 주요국 과학기술외교의 특성 주요 시사

-주요국 과학기술외교의 특성 성과

⋅ 미국의 과학기술외교의 특성 성과

① 국가 상,안보 등의 외교 에서 과학기술력 향상으로 정책 환

② 종합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제고

③ 로벌 녹색성장을 한 과학기술 정상외교의 강화

⋅ 일본의 과학기술외교의 특성 성과

①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균형 이고,실용 이고,체계 이

고,효율 인 추진 략

② 그러나 진정한 특성은 계산된 리스크도 과감히 감수하는 과학기술

정상외교 략을 일 성 있게 꾸 히 구사해 온데에서 찾아야 할 것

임

③ 표 인 사례가 나카소네의 HFSP를 통한 과학기술 정상외교임(물

론 원자력 정상외교도 손꼽을 만한 사례임)

④ 궁극 으로 일본은 HFSP를 통해 기 과학강국의 실 과 서구 기

과학의 “free-rider”라는 오명에서 벗어남으로써 세계 인류공 에

기여하는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성공

-주요 정책 시사

• 국제 과학기술 력 질서 형성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

• 로벌 문제해결/녹색성장 동반 추진을 한 과학기술 정상외교 강화

• 차세 신재생 에 지기술 산업을 한 세계 시장 확보

• 로벌 과기 력체제 구축과 자국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한 방 과학

기술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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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새 그린 시 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체계 정책

제 1 과학기술외교 체제 강화 추진 략 방안

1.국가 과학기술외교의 반 업그 이드

-모범녹색국가 구 을 한 “그린 과학 특사”제도 도입

-과학기술외교 련 부처 간의 종합 조정력 제고를 한 국가 과학기술 외

교정책 의회 는 원회 등을 신설

-상호 호혜 과학기술 력 증진을 해 “한∙미 과학기술 공동 원회”를

장 으로 공식 격상

-과학기술외교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과학기술계의 참여 증

-과학기술 국제 분담 증 에 따른 역할 강화 략

• 과학기술계의 국제 과학기술 력 기구로의 진출 지원

• 과학기술외교 인력 확충 문성 확보

-남북한 경색 국면 환을 한 과학기술외교 추진 략

• 개별 으로 추진되는 남북한 과학기술 력 강화 남북한 과학기술

공동 원회 신설:2006년 합의된 경제 력추진 의회 산하 과학기술실

무 원회의 시행

-민간 과학기술 력의 강화 략

• 민 과학기술외교 트 십 (PPP)구축 사업 지원

제 2 로벌 리더십 확보를 한 과학기술 정상외교 략

1.과학기술 정상외교의 특화 략

가. 로벌 그린 과학기술 력 정상회의 구상의 배경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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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왜 로벌 그린 과학기술 력 정상회의 개최인가?

- 미문의 동시 다발 세계 융∙경제 기

- 로벌 차원의 심각한 도 (15개의 로벌 도 )

-경제 기 이후 새로운 로벌 경제성장 패러다임 구축

• “先경제성장⋅後환경보존”발 패러다임 --->

“경제성장⋅환경보존”병행 발 패러다임

• 지속 성장 --->녹색 성장---> 로벌 녹색 성장

2)왜 로벌 그린 과학기술 력 정상회의 개최인가?

-세계 기를 로벌 기회로의 환 리더십

- 로벌 차원의 타 을 한 정치 리더십

-거시 차원의 통합∙조정을 통한 일 타결의 리더십

3)왜 로벌 그린 과학기술 력 정상회의 개최인가?

- 로벌/녹색/성장(Global/Green/Growth)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

는 새로운 차원의 녹색기술개발의 필요

-이러한 복합 인 녹색기술개발을 한 특단의 국제 력의 필요

4)왜 한국이 과학기술 정상회의를 선도하여야 하는가?

-한국의 기 과학역량 확보를 한 장기 기반 구축

-한국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간자 역할(SoftPower)강화 (그림 2

참조)

-한국의 로벌 리더십 확보를 통한 선진 일류국가 조기 실

• “Japan에 이은 제2의 기 과학 Free-Rider”라는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

나 세계 과학공공자산 창출에의 극 기여를 통한 국가 랜드 창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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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동아시아 3개국+의 “소 트 워”종합 평가 지수

나. 로벌 그린 과학기술 정상회의 이니셔티

1)"SeoulG20그린 과학기술 정상회의 이니셔티 "

2)"GreenTechnologyforAll이니셔티 "

2.서울 G-20정상회의 추진 체제 주요 과제

가.G20정상외교 체제 정책기조

□ ‘서울 G-20정상회의 2010’국가 비기구 운 체계

○ 그룹별 순환방식에 따라 2010년 G-20재무장 회의 차기 의장국으로 내정된

상황에서,세계 인 최유의 융 기 발발로 2008년 11월 15일 최 로 워싱

턴 G-20정상회의가 됨으로써 차기 G-20정상회의 의장국 확보

-이에 정부는 보다 의장국 역할의 체계 인 수행을 해 2009년 2월 통령

훈령(통령훈령 제243호,2009.2.12제정)에 의거 『G-20기획조정 원회

G-20기획단』을 설치하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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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정상회의 비 원회

○ 설립 취지

-지난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2010년 한국 G-20정상회의 개최가 확정

됨에 따라 정상회의를 체계 으로 개최하기 해 청와 ·기획재정부·외교

통상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조직을 일원화하고,국내외 문가와의 조

체제를 강화하여 통령 직속으로 정상회의 비 원회』가 설립되어 11

월 9일 1차회의를 개최함

<표 11>G-20정상회의 조정 원회 조직체계

○ 조직 구성

- 원장,부 원장(정책실장 겸임)

- 원:기획재정부장 ,외교통상부장 ,행정안 부장 ,문화체육 부장

,국무총리실장, 융 원회 원장,한국은행 총재,통상교섭본부장,국

가 랜드 원회 원장,경호처장,경제수석,국정기획수석,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국제경제보좌 ,행사개최지 역자치단체장, 원장이 하

는 민간 문가

- 원회 산하 3개 기획단 설치

의제개발과 조정 등의 업무(Software)를 수행하는 기획조정단(차 )과,행

사 홍보 업무(Hardware)를 수행하는 행사기획단(1 ),홍보기획단(1 )

의 3개 실무조직 구성

□ 서울 G-20정상회의 2010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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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G-20정상회의 2010아젠다는 세계 경제성장과 우리나라의 국익을 공

통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정

○ 효율 인 집 과 선택의 원칙을 수립하고 보다 실 이고 구체 인 실행

로그램 개발 실행

○ G-20정상회의 의장국 권한과 역량을 최 한 활용하여 가능한 한 참가 범

의 확 와 열린 리더십의 총결집을 한 국제 공조를 강화

나.서울 G-20정상회의 추진 략 방안

○ G-20정상회의 거버 스 역량 강화 차원에서 우선 단기 사안인 세계 경

제 회복의 마무리를 한 가시 성과 도출에 우선순 를 두어야 할 것임.

이러한 가시 성과를 제로 로벌 녹색성장을 통한 세계 경제 질서의

확립 과제를 G-20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환하는 략을 최 한의 정

치 리더십을 발휘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이를 해서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권한과 상을 최 한으로 활

용하여 우선 폭넓은 국내외 조체제 채 을 강화함

-첫째,G-20정상회의 내 선진국들과는 진정한 트 로서 주요 아젠다의

합의 도출을 해 철 한 “Give&Take”방식의 호혜 인 조체제

방식을 도입함

-둘째,G-20정상회의 내 신흥국들과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주요 아젠다의

합의 도출을 해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Comperation”바탕의 긴 한

공조체제 방식을 도입/실행함

-셋째,G-20정상회의 련 개도국들과는 선도 도우미로서 우리의 개발

경험 나 기와 과학기술발 노하우의 수를 통해 그들의 독립 국가

개발의 지원을 한 략 조체제 방식을 도입/운 함

○ 특히,우리나라는 녹색기술 력을 통한 로벌 녹색성장 거버 스 구축을

해 아시아 신흥국들과 강화된 공동 선을 형성하고 녹색 리더로서 선

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종합 인 략

을 통해 ‘서울 G-20정상회의 2010’의 성공을 좌우할 녹색기술에 기반 한

로벌 녹색성장을 통한 세계 경제 질서를 한 주요 안건에 한 합의

도출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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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략을 체계 으로 추진하기 해서 과학기술정상외교체제강화

와구체 인과학기술정상외교 로그램에기 한추진 략이활발히개

발추진되어야할것임

다.서울 G-20정상회의 주요 추진 과제

○ ‘세계 녹색경제 질서’수립을 한 로벌 녹색성장 거버 스 원칙수립

정치 리더십 발휘를 통한 국제 공조 강화

-SeoulG-20Declarationfora"GlobalGreenDeal"

-"GlobalGreenDeal"의 실질 인 실행을 한 ‘G-20그린과학 정상회의 이

니셔티 ’

• 세계 과학기술 공공 자산 창출 기반 구축에 기여

• 우리나라 기 과학의 강화 기반 구축에 기여

• “Free-Rider”이미지 쇄신을 통한 ‘진정한 력’과 ‘가까이 하고 이웃’

국가 랜드 창출

○ 로벌 녹색성장을 한 IACs-MEMs녹색기술개발 이니셔티

- 로벌 경제 기 극복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해결하기 한 “G-20

PartnershipforGreenTechnology"이니셔티

○ 세계 녹색경제성장의 안정 인 환경 조성을 통한 조기 실

-“GlobalPartnershipforGreenNuclearEnergy”이니셔티

○ 로벌 녹색기술 나 기 이니셔티

-ODA를 통한 ‘녹색기술’의 개도국 무상 공여 사업

○ 로벌 녹색기술 시장 창출을 한 그린 신시스템 (GIS)이니셔티

-실용 가능한 녹색기술개발/확산을 한 규모 펀드 조성/운

○ “세계 녹색경제 질서”를 한 “서울 G-20정상회의 2010”의 국내외 조체

제 강화

-G-20경제 력체제의 강화를 한 의사결정구조 사무국 설치

-G-20정상회의 국내 비체제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한 수시 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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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의 도입

○ ‘세계 녹색경제 질서’확립을 통한 'GreenCentury'를 선도하는 모범 녹색

국가 기반 강화

- 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한 과학기술외교 체제 역량 강화:국제

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한 ‘녹색성장’특명 사 임명

-“온 국민이 동참하는 ‘녹색성장 문화/생활’”을 창출하기 한 풀뿌리 화

운동의 자발 추진

<표 12>G-20정상회의 의제 변화 추이 향후 의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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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HumanFrontierScienceProgram (HFSP)

○ 주요 활동 내용

-1987년 베네치아 G7정상회의에서 일본 수상이 제창하여 2년간의 비 후

1989년에 HFSP이 출범함.연구목 은 생명 상의 기 연구를 다학제

공동연구 형식으로 추진하여 인류의 공익을 해 연구결과를 활용:새

로운 다학제 공통언어 개발 (AIDS,알차이머, 리온 장애 등)

-참가국은 창기부터 2001년까지는 G7회원국과 EU 으나 재정난을 해소

하기 한 일환으로 2002년부터 非G7회원국들이 가입함으로써 재 13

개국+EU(총 36개국)로 확 됨:

-국제 력의 진을 해 HFSP연구자 부분을 ResearchGrant에 할당.

신진/ 견 연구자들간에 개념 ,방법론 ,기술 차원의 력을 진하

기 해 다국 연구 을 우선 으로 지원

- 기 시험운 단계(1989-1991년)후 1992년부터 운 단계에 진입.1997년 워

싱턴 회원국 표회의에서 HFSP를 2002년까지 5년간 연장 합의.2002년

까지 일본 이외의 국가들이 자 증액을 한 가이드라인 설정

-지난 20년간의 재정은 일본이 약 70%(10억 달러),EU가 18%,북미가 13%,

2002년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국이 약 1%씩을 각각 분담함

<HFSP재정 분담 추이>

-G7회원국 EU가 주도하며, 랑스 Strasbourg에 추진본부를 두고,의장

단(BoardofTrustees)형식으로 운 .총연구비 규모는 1990년부터 1999

년까지 US$3억 6,400만으로 책정

<HFSP의 조직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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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BOT)
과학자

자문 원회(COS)
평가 원회(RC) 사무국

인원 18 18 48 15

상임/상근 상임/비상근 상임/비상근 비상임/비상근 상임/상근

추천․임명 각 회원국 BOT COS

각 회원국/Trustees

and/orthe

Secretary-General

임기 각 회원국이 결정 2년 - 3년

￭ 이사회 (BoardofTrustees,22명)

-의장:MasaoIto박사 (일본 이화학연구소 뇌과학 연구소장)

- 원:각 참여국(MSPs:ManagementSupportParties)의 표 2명

-기능:HFSP운 로젝트 수행에 하여 의결

￭ 과학자자문 원회 (CouncilofScientists,22명):각 참여국의 표 2명

-HFSP운 과 련된 과학기술 련 사항의 방향 제시

￭ 평가 원회 (ReviewCommittee):각 참여국을 표하는 48명

-연구비 심사 원회와 Fellowship심사 원회:각 회원국에서 2명 내외 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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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 국

Nuslein-VolhardChristiane(PhysiologyorMedicine,1995) 독일

ZinkernagelRolf(PhysiologyorMedicine,1996) 스 스

PrusinerStanley(PhysiologyorMedicine,1997) 미국

WalkerJohnE.(Chemistry,1997) 국

ChuSteven(Physics,1997) 미국

NursePaul(PhysiologyorMedicine,2001) 국

HuntTim (PhysiologyorMedicine,2001) 국

SulstonJohnE.(PhysiologyorMedicine,2002) 국

AgrePeter(Chemistry,2003) 미국

BuckLinda(PhysiologyorMedicine,2004) 미국

￭ 사무국: 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설치

-15명의 Staff로 구성 (각 회원국에서 견):일본은 3명의 행정 견

-세부사업은 ResearchGrant,장・단기 Fellowship,Workshop으로 구분하여

과학 수월성,국제성, 륙간 력성 등의 심사기 하에 엄격한 리뷰과

정을 거쳐 선정함.1990-1998년 기간 동안 researchgrant의 수혜자는 미

국이 32%,일본이 16%로 두 국가가 반가량을 차지함

-일본 수상의 정상외교 활동:가장 큰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일 이 과학기

술청장을 지낸 나카소네 수상 개인의 헌신 인 노력.나카소네 수상은

1985년부터 자신이 직 각국 외상들에게 HFSP에 한 설득작업.우선

생명공학을 환경공해나 핵무기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하여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각국 정상들에

게 표명.나아가 HFSP안에 하여 각국의 정상들이 요구한 다양한 참여

조건 (재정지원,연구결과활용,운 문제 등)을 과감히 수용함.

-이 같은 나카소네 수상의 지속 인 노력은 1988년 TorontoG7정상회의에

서는 각국의 정상들로부터 HFSP안에 한 동의를 얻어내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함.

○ 주요 성과 (1990-2009)

-13명의 노벨 수상자들(생의학,화학,물리학)을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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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hkoAvram (Chemistry,2004) 이스라엘

KornbergRoger(Chemistry,2006) 미국

TsienRoger(Chemistry,2008) 미국

-일본의 국내 기 과학 역량의 획기 증진을 통한 생명공학분야 (인공지능기

술 등)에서 세계 리더십 확보

-‘일본’=기 과학 ’Free-Rider‘라는 부정 인 국가 이미지에서 세계 공공 과

학자산의 창출에 기여하는 창조 추구형 나라로 국가 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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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G8과기장 회의 주요 아젠다 >

세션1:
국제 력을 통한 로벌 이슈의 해결 - 탄소 사회 실 을 한 연구개발

(Approachesto theSolution ofGlobalIssues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Research and Developmentfor the Realization ofa

Low-CarbonSociety

-각국의 환경,에 지 연구개발 략 경험 공유

- 탄소사회 실 을 한 향후 연구개발 투자 망

- 탄소사회 실 을 한 국제 력 증진방안

세션2:
아 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과학 기술 력 (ScienceandTechnology

CooperationwithAfricanCountriesandOtherDevelopingCountries)

-인재개발 추진,물․식료․에 지의 지속가능한 공 ,감염증 책,생물 다양성 등 분

야에서의 아 리카 국가와의 과학기술 력 증진방안 모색

-개도국의 ‘개발역량(developmentcapacity)'확충

-개도국과의 과학기술 력에 있어서의 각국의 모범사례 공유

세션3:
연구개발 자원 력 - 형 연구시설 인 자원분야 국제 력

(CooperationonResearchandDevelopmentResources)

- 형 연구시설 건설 운 을 통한 국제 력 증진

-상호간 연구시설 근 실험 데이터 사용 확 방안

- 형 연구시설의 국제공동 활용 등 과학기술 인 자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한 략

제안

<별첨2>일본 G8정상회의 /최 G8과학기술장 회의

○ 주요 개요 내용

-2008년 7월 일본 호카이도에서 개최된 제34차 G8정상회의의 비회의의

일환으로 6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G8과학기술장 회의(G8Scienceand

TechnologyMinisters'Meeting)이 최 로 개최됨.과학기술 국제 력을

통한 로벌 이슈의 해결을 주제로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동 회의는 G8+

EU,한국, 국, 라질,인도,멕시코,남아공 필리핀 등 7개 확 정상

국(OutreachingCountries)과학기술 장 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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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제34차 G8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로는 G8+7과학기술장 회의에서는 로벌

도 에 한 이해와 극복 거버 스 구축을 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됨.

의장성명으로 제출된 본 합의사항은 7월 개최된 G8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

로 결의됨

-최 의 G8과학기술장 회의 개최의 정당성: 인류를 하는 복합 인

로벌 이슈의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하기 한 새로운 기술개발

(기존 기술의 한계성)의 제는 특단의 국제 력

-이를 근거로 2008년 OECD/CSTP는 로벌 도 을 극복하기 한 새로운

력 거버 스체제의 구축에 착수함

⋅ 가능한 한 포 인 근 방법

⋅ 기 단계부터 모든 련 국가들의 참여 방식

- 한 IEA와의 조를 통한 탄소 청정에 지 기술 개발 Roadmap구축 이

니셔티 에 한 합의:

"Wewillestablishaninternationalinitiative

withthesupportoftheIEA todevelop

roadmapsforinnovativetechnologiesand

cooperate upon existing and new

partnerships".

< Roadmaps of 17 key Clean energy technolo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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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side

• CCSpowergeneration

• NuclearIII+IV

• Wind

• Biomass:IGCC&co-combustion

• Solar-PV

• Solar-CSP

• Coal-IGCC

• Coal-USCSC

• 2ndgenerationbiofuels

▷ Demandside

• Energyefficiencyinbuildings

• Heatpumps

• Solarspaceandwaterheating

• Energyefficiencyintransport

• Electricandplug-invehicles

• Fuelcellvehicles

• CCSinindustry

• Industrialmotorsystems

<별첨 3> 개도국 과학기술 국제 력 신규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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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온난화 방지 트 십 (CoolEarthPartnership)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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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과학기술 국제화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 선정,평가 등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추진 원회

시행계획 심의
신규과제(공모)선정 심의

문기

기획․ 리․평가

주 연구기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수행

해외 공동연구기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수행

총 약
연구비 지

개별 약
연구비 지

연구결과
평가결과 보고

연구결과 제출

평가 문가 Pool

활용

상정

<별첨 6>남북과학기술교류․ 력 체계

련부처
(통일부,국정원 등)

과학기술부
(남북과기 력사업 총 )

북 한
(과학원 등)

▪연간남북사업시행계획수립

문기

사업수행기

▪평가․집행․ 리

▪사업시행

지침통보

▪일 약 체결

▪사업평가․결과보

고

▪사업 집행․ 리

▪단 사업

약체결

▪사업수행 결과

제출

과기인 라 구축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사업추진

북한정보 제공

사업수행 북한자료 제출

조체

제

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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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OECD/CSTP연구사업 개요(2009-2012)

- 로벌 과학기술 신(STI) 력 거버 스 구축-

I.CSTP연구사업 의의 목

□ 배경 필요성

○ 최근 로벌 성장과 삶의 질에 한 심각한 도 에 한 공동 극복을 한

최고 차원의 합의가 증 되는 추세

-2008년 G8정상회의 과기장 회의에서 “과학기술 력”의장 건의서 채택:

인류를 하는 복합 인 로벌 도 극복과 지속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하기 한 새로운 기술개발(기존 기술의 한계성)의 제는 긴 한 국제

공조를 통한 특단의 과학기술 력

⋅이를 해 2008년 OECD/CSTP는 로벌 도 을 극복하기 한 새로운

력 거버 스체제 구축 련 연구사업을 최우선 으로 선정

*가능한 한 포 인 근 방법

* 기 단계부터 모든 련 국가들의 참여 방식

⋅ IEA와의 조를 통한 탄소 청정에 지 기술 개발 Roadmap구축 이니

셔티 에 한 합의:

-지난 6월 OECD각료회의(MCM)에서 “강력한,환경친화 인,균형잡힌” 로

벌 경제발 을 한 “GreenGrowth”선언문 만장일치 채택

⋅ 세계경제 기 극복과 로벌 경제발 을 한 ‘GreenGrowthStrategy'개

발 Mandate를 OECD에게 부여

○ 로벌 문제해결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력 강화를 한 새로운

거버 스 구축의 필요성 증

-2008년 CSTP회의에서 최우선 CSTP연구사업으로 선정

-2009년 3월 워크 개최 /9월 순 연구계획서 확정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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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벌 문제해결과 녹색성장을 한 새로운 과학기술 신(STI) 력 거버 스

체제 구축

-신 STI력 거버 스 건의서(기본원칙/지침,모범사례)도출

II.CSTP연구사업 내용 범

□ 연구사업 내용 수행 방법

○ 1단계 -방법론 개발 (2009년 순 -2009년 말)

-연구분석모형 개발,WP확정,아젠다,우선순 설정

○ 2단계 -분석 종합 (2010년 -2010년 말)

-기본 원칙/지침 개발을 한 4개의 연구패키지(WP)분석 수행

⋅ WP1:아우트리치,아젠다 우선순 설정

⋅ WP2:재원조달 지출 방안

⋅ WP3:거버 스체계/지식정보 확산 방안

⋅ WP4:주요 실행 방안

○ 3단계 -기본원칙개발 채택 (2011년 -2012년 순)

-기본 원칙/모범 사례 건의서 개발

-정치 의과정을 통한 기본 원칙/모범 사례 최종안 도출

-CSTP채택을 한 건의서 제출

III.CSTP연구사업 추진 체제 일정

□ 연구사업 추진 체계 임무

○ CSTP:연구계획서/최종보고서 승인+CSTP건의서 도출

○ SteeringGroup:연구과정의 지도/감독 보고서/건의서 작성



-126-

○ ExpertNetwork(4개 WP):분석연구 수행 보고서/지침 작성

□ 연구사업 재원 펀딩 유형

○ 회원국의 자발 기여(물/ )를 통한 재원 마련 원칙

○ 주요 펀딩 형태:연구 수행/사업 조정/컨설 / 문 서비스

-연구사업 수행을 한 문가 그룹리더로 참여

-연구사업 조정 감독을 한 연구사업 조정

-연구사업 련 문 서비스를 한 컨설턴트 고용 비용

-연구사업 마감 회의 참여 OECD비회원국의 회의 청 비용

□ 추진 일정

○ 연구사업계획서 최종 확정 (2009년 9월 순)

○ CSTP/SG회의(09.10)/Kick-offWorkshop(09년 말)

○ WP 간보고서(10년 3/4)/건의서 검토 컨퍼런스 (11년 순)

○ CSTP건의서 최종 승인 각료이사회 채택 (2012년 순)

<별첨8>DrawingRoadmaptoProsperousGreen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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