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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0 정책여건 분석. 전문가 검토 등 정량적 ■ 정성적 분석 기반의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글 ■ 선정 

체계 구죽

- 민간전문가 중심의 신규분야 기획위원회 구성 및 근거자료 기반의 발글 프로세스 마련

- 뮤망기술 • 산업 , 범용핵심기술 등을 고려하여 신규 1차 후보 8개 분야를 도출 후, 산업여건 • 

특허분석을 통해 2019년도 신규후보분야 2개(혁신형 디스플레이 , 미래형 전지) 발굴

0 민간전문가가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분아별 추진체계 개편

-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단(6개 분야), @사업단(2개 분야),

@사업단 협의체(5개 분야)의 형태로 구성

0 성장동력 분야 조정 , 정책효과 개선 등을 통해 사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성장동력 

사업평가 가어드라인 제시

- 상반기 어행실적 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에산조정 , 시행계획 보완, 분야 조정 등에 활용하고, 추가 

점검어 필요한 분야에 한해 하반기 점검을 통해 특정평가 등과 연계하여 성과 제고에 활용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무리나라는 경제 ■ 사회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동력 

정책을 추진 중어며, 2017년부터는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 

정책을 수립
□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급번하는 기술 ■ 산업 환경에 죽각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 전주기 관리 
체계의 구측〇1 시급

□ 혁신성장동력 성과창출의 가속화 및 정책 효율화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신규분야 
발굶 체계, 추진체계 개편, 분석 ■ 평가 가어드라인 등을 포함하는 혁신성장동력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

연구개발■성과

□ 정책여건 분석, 전문가 검토 등 정량적 • 정성적 분석 기반의 신규분야 발글 • 선정 

체계 구측
0 민간전문가 중심의 신규분야 기획위원회 구성 및 근거자료 기반의 발글 프로세스 

마련
0 큐망기술 ■ 산업 , 범뭄핵심기술 등을 고려한 신규 1차 후보 8개 분야를 도출하고, 
산업여건 ■ 특허 등 심층분석을 통해 2019년도 신규후보분야 2개(혁신형 디스플레이 , 

미래형 전지) 발굴
□ 민간전문가가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분야별 추진체계 개편
0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단(6개 분야) , @사업단(2개 

분야), ®사업단 협의체(5개 분야)의 형태로 구성
□ 성장동력 분야 조정 , 정책효과 개선 등을 통해 사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 한 성장동력 사업평가 가어드라인 제시

0 상반기 점검을 통해 에산조정, 시행계획 보완, 분야 조정 등에 활용하고, 추가 

점검어 필요한 분야에 한해 하반기 점검을 통해 특정평가 등과 연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신규분야) 신규후보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공동의 세부기획을 수립하여 , 항후 
신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었는 분야률 평가 및 선정

- 신규분야로 선정되지 않은 분야는 지속 모니터링, 기존 성장동력과 연계. 

입반사업 추진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 관리하거나 정책에 반영
□ (추진체계) 범부처혁신성장동력협의회의 정기적인 운영, 분야별 추진체계의 운영 ■ 
관리 지원 등을 통해 택신성장동력 정책 수요 발굴 ■ 검토 - 조정을 추5!

□ (평가 가어드라인) 이행점검을 통해 차년도 에산 심으I , 분야 조정 , 차년도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보완 등에 활용

국문핵심어

(5개 이내)
혀 시 서 지■_도 —!»_!〇〇〇 —1 관리체계 신규분야 추진체계

평가
가이드라인

영문핵심어 Innovation Management
New Subjects

Execution Evaluation

(5개 이내) Growth Engine Framework System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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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E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 등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서1 직면하고 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정책을 추진 중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융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수럽 및 실행

-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은 G7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차세대성장동력C03), 신성장동력C09), 미태성장 

동력C14), 혁신성장동력C17)으로 이어지고 었옴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동력을 발글•육성

0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구)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와 (구)국가전략프로젝트 9대 분야를 통합하여

13대 혁신성장동력=>=으로 개편하여 미태 덕거리 산업 육성을 위함: 전략을: 수럽

* © 빅데이터, @ 차세대통신, @ 인공지농. @ 자율주행차, (D 드론(무인기), d) 맞춤형 헬스케어, © 스마트시티, 
® 가상증강현실. ® 지능형로분, @ 지능형반도체. © 첨단소재, © 혁신신약. ® 신재생에너지

- (구)미래성장동력과 (구)국가전략프로젝트의 중복 분야를 통합하고, 지난 정부의 성장동력을 지속 

지원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전략 수럽(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17.10)

-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구체화하고, 사회 및 산업 환경 번화를 

고려하여 신규분야의 발굴 추진(혁신성장둥력 추진계획, '17.12)

〇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었으나,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즉각적인 대융하기 위해 성장동력 정책 전주기 관리체계의 구측이 시급

〇 과거의 성장동력 정책은 5년 간 집중육성이 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검토•선정하였으나, 기숱•산업 

변화룰 반영하여 새롭게 투자를 강화할 분야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

© (구)미래성장동력 및 (구)국가전략프로젝트의 추진체계가 혼재된 상황〇11서, 분야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체계를 검토•개편할 펄요

© 혁신성장동력 사업의 추진 결과의 검토•평가를 통해 평가의 정책 환류 및 사업 예산 반영 등 정책

예산-평가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펄요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1. 연구 목표

〇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동력 정책 과정의 전주기 관리체계룰 확립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민체감도롤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환류 등 정책 과정의 견주기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정•지원체계 수립

@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육성이 펄요한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의 발글, 분야별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 

개편, 사업 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방안 및 평가 가이드라인 도출 등

□ 정책 이슈의 발굴, 사업 연계 및 평가 등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측하고 과학 

기숱혁신 기반의 산업 고도화 전략수립 체계 확럽

2. 연구 내용

D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선정 체계 구측

© 신규 성장동력으로 육성이 펄요한 분야의 발굴, 상세기획, 평가, 선정 등 발굴•선정 체계룰 체계화

©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파악■선별하고, 해당 분야의 주요 현안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 

마련

〇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체계 개편안 마련

© 사업 추진체계룰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추진체계 

모델을 순차적으로 마련

@ 분야별 R&D 특성 및 협업관계를 고려하여, 예산 반영을 위한 사업 운영방안 도출

〇 혁신성장동력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R&D 사업 성과평가 체계 검토를 통한 성장동력 사업평가 항목 선별 

© 평가 결과를 활용한 분야 조정 등 정책적 활용도 제고틀 위한 평가 개선방안 마련



제 2장

신규분아 발굴■선정 체게 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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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규분Of 발굴•선정 체게 구축

제1절 추진

신규분아 발굴■선정 체계 구측

배경

Li 신규분야 발굴 추진배경

e? 19대 (구)미래성장동력과 9대 (구)국가전략프로젝트를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통합*하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분이를 성장동력으로 추가 검토 

*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락'(미래성장동력특위 . '17.10).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미래성장동력특위 . '17.12)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개별부처가 단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추가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 대내외 환경변화, 산업발전 등을 고려하여 성장동력 추가가 펄요한 신산업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신규 추가 검토하고(메년), 발굴된 후보분야는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민간의견을 수럼

기술록 S

<그림 2-1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동력

4차 산업혁 명

기반기술 AI loT Big

국민
교롱 콜류 교욕- 

엔터테언던트
체감분야 사고없〇1 수요맞중생산과 AV/VR 콘댄스를안전하개운행하는 유름 &율화름룡*1 활뭄한체강형무언교름의상용화 클류비용II소화 서버스 개받

성장톰력 
분야 에시 주행차 $ 감 헌설 .

보건의료 생활편의
개언벌생활습관 가사 노동91 및 유전톡성을 주 동고려한 맞§형전단-전료상용화 로못 **보^화

n〇i 트*

•X- 미래성장동력특위07.10.26)

L 2018년도 신규분야 발굴

^ (발굴 개요)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외에 성장동력으로 추가 포함 펄요성이 존재하는 신규후보 

분아틀 글

- 국내외 미래유망 기술■산업 분야 검토, 부처별 의견 수럼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범부처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

발굴된 후보분야는 관계부처가 

가능성을 점검

공동으로 세부기획에 참여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장동력화



@ 추진 경과

- (신규후보 발글) 24개 혁신기슬 분석* 및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 핵심기술, 각 부처에서 제출한 

성장동력 후보롤 검토Cl7.10~'17.12)

*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24개 혁신기술 분석 및 기술확산점 도출(과학기술에측위원회, '16.1-17.3)

- (후보분야 도출) 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추진 여건, 다부처 추진 필요성 등 성장동력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 4개 신규 후보분야도출C17.12, 미래성장동력특위)

*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자율운항선박. 볼록체인

<표 2-1 > 2018년 혁신성장동력 후보 발굴 및 검토 결과

유형 분아 검토의견

혁신성장
도려

후보과제

볼록체인 • 다부처 추진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혁신성장 
동력 후보 과제로 선정

• 부처 간의 역할 분담, 민간과의 협업,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의 보완을 
위해 상세 기획이 필요

스마트농업
스마트공장
자율운항선박

부처협의 
월요분 Of

C〇2 포접•저장 . 각 부처가 R&D, 상용호h 실증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로,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기 전 부처 간 협의와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마련이 
필요한 분야재생의료

일반사업 
추진분아

농생명•바이오 소재
. 분야의 특성과 부처 간 협업 월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성장동력보다는 
각 부처가 분아별 육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초고효율기기플랫폼
Power to Gas
원전해체기술자립

혁신성장
동력연 S야

스마트항만 . 기존 혁신성장동력의 지능형로봇, 벅데이터, loT, 스마트시티 등을 연계
활용하는 영역으로 신규 분아로 선정하기 보다는 기존 분아룰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 필요한 경우,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스마트공간정보
스마트엔지니어링
스마트물류시스템
스마트인프라

기초■기반 
연구

선행분야

앙자정보통신 • 전문인력 확보 및 연구개발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아 하고, 상용화에 장기간어 
소요될 것으로 에측되는 분야로, 혁신성장동력보다는 소관부처의 기반연구 
지원이 우선적 추진할 월요초고속튜브트레인

- (세부기획) 후보분야별로 부처 간 역할 분담, 민간과의 협업, 구체적인 추진계획기' 등의 보완을 위해 

부처공동의 세부기획 주진(18.1~3)

* 기술개발, 규제개선, 산업확산 등 추진목표 및 전락, 추전 로드맵 등 포함

- (선정평가) 전문가 중심의 서면검토 및 대면평가 등을 통해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등 세부기획 

내용 평가

^ (평가기준) 정책 및 산업 여건, 다부처 추진 체계. 기획의 층실성, 정책의 기대효과 
© (검토결과) 4개 후보분야의 정부지원 타당성은 인정되나, 정책 여건 및 육성전략 등의 보완미 펄요하여 

추가선정은 보류C 18.5, 미래성장동력특위)

•X- 선정이 보류된 분Of들은 향후 재기획을 위해 성장동력 후보에 포함



<표 1-1) 2018년 혁신성장동력 신규 후보분아 검토■평가 결과

후보분아 주요 내용 평가 결과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플랫 
폼의 확보

• 기술수준■시장점유율•모델구측 등과 관련한 정량적 목표에 대한 
구체적 근거 부족

• 기술 ^ 플랫품그유발 방안과 수요 산업•기업 분석의 연계가 미흡

룹 기술 및 플랫품의 개발•보급을 위한 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

스마트짱 ICT 기반 원예■측사•앙식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 딸기•파프러카■앙든 외 추가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
• 스마트팜 개발•보급이 높은 정부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공급 
기업 육성 및 투자유도 등의 보완 필요

룹 디지털트원, 생명과학 등 첨단기술의 적용을 위한 과기정통부■산업부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

자율운항선박

STEP 5 (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STEP 4 (부분자율운항) 
플랫폼■서비스 상용화

• 상용화에 펄요한 국제법규, 보험, 표준 등 선결 조건을 조기에 마련 
하기 어려울 것으로 에상

흡 현 시점에서 혁신성장동력 조기상용화 유형으로 추진하기보다 부처 
자체 단득■협력 사업 추진이 적절

• 기획에서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재원확보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

볼록체인
차세대 볼록체인의 원천 
기술 확보 볼록체인 선도 
서비스•생태계 구측

• 기술의 산업 적용에 난관으로 작용하는 기존 법■제도 등에 대한 
대응전략의 구체성이 월요

• R&D 및 서비스 구측에서 관계부처는 수요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ujrj 가 현려 바아은 U와하 go

• 민간고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계획을 제시할 월요

〇 신규분야 발글•선정 체계 —7I W 필요성

© 부처별 수요 중심으로 성장동력 후보률 발굴 시, 개벌 부처의 관심 사안에 근거하여 국가적

차원의 범부처 정책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템이 주로 도출

- 특정 부처 또는 기관의 개별 역점사업 등 특정 주체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단득부처의 

관심 사안은 범부처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메우 낮옴

- 개별 기숱 및 산업 변화께 대한 동향은 관련 부처의 의견 취할을 통해 검토 가능하나, 다양한 

기슬•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었는 파급력이 강한 

분야에 대힘: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

© 공통된 기준 하에서 성장동력 추진 필요성 및 범부처 추진 펄요성을 검토할 수 었는 기숱•산업

전문가 중심의 발글■검토 체계가 펄요

- 4차 산업혁명과 갇이 경제, 사회 등에 큰 환경 변화를 가겨을 수 있는 기술•산업을 검토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기술 여건 및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후보분야로 도출

- 개별적인 기술 분야 중심의 논의보다 산업 및 경제 견반에 대해 포괄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 

가률 활용학여 기술의 사회적 활용, 기술의 산업적 영향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산업, 

기술, 경영 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분석 체계 펄요



제2절 발굴•선정 체계 마련

1. 신규분아 발굴의 기본 방향

D 중장기적 추진 원칙

© 정책•사회 수요 및 기술동향 분석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추진이 펄요한 신규분야의 발굴

-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현황을 모니터링 하되, 필요 시 부처 의견청취를 통해 

모니터링 대상과의 연관성을 체크

©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체계 및 신규분야 발굴 주기(매년)를 고려하여 절차의 정례화

-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졸업분야 검토 등 성장동력 전주기 관리룰 고려하여 연 단위로 

순환되는 실형체계 구측

- 신규분야 발굴은 기존 분야 졸업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5~6개 이내의 신규 후보분야 

(보류분야 포함)로 관리하여 후보분야의 적체롤 방지

기발굴된 후보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장동력 신규 반영 가농성 검토

E 발굴대상 범위

0 혁신성장동력은 향후 5~10년 이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범부처 중장기 정책

- 혁신성장동력 대상 분야의 범위는 기술 관점에서는 5년 이내에 상용화에 도달 가농하며, 산업 

관점에서는 10년 이내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고려 가능

^ 혁신성장동력의 개념은 과거 성장동력 정책의 언장선에서 다뤄지고 었음

- 성장동력 정책은 정부 중심의 R&D 투자에서 민간 중심의 투자로 조속히 이행되어야 할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

^ 규제개선, 대형 실증사업, 수요 창출, 표준•인증, 금융지원 등 상용화■산업화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지원

© 유망 산업 및 기슬 분야를 발굴대상으로 삼되,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산업 

분야룰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신규분야 후보로 고려

- 국내외 미래유망기술 관련 분야 중 5~10년 이내 산업으로 성장가농성어 존재하는 분야, 신제품•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는 분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 •산업의 

변화률 가져을 분야 등



<표 2-3> 과거 성장동력 정책의 개념

구분 개념

차세대 성장동력C03)
향후 5~10년 생산, 수출 등을 통해 Cash Cow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분Of

신성장동력 C09) 세계적 자원•환경 위기 및 경제침체에 대비한 녹색성장 및 새로운 경제성장 도약을 위한 
유망 산업(10년 내 성장동력화)

미레성장동력 C14) 대중소기업이 어우러전 창조적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20년경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서비스

혁신성장동력 C17)
버전;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손에 잡히는 4차 산업혁명 구현

♦ (조기상용화) 최좀결과가 제품•서비스로 나타나고 5년 내 상용화 가능 분아
♦ (원천기술확보) 최종결과가 핵심기술로 나타나는 분아

D 발굴•선정 체계 구성 원칙

© 미래유망기술의 제품•서비스 실현시기, 사회•경제적 파급정도와 산업 성장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동력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기술, 경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

-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정부위원회, 민간경제연구소, 산업협회, 벤처캐피털, 

산업 및 기숱 정책 전문가 등

© 전문가 위원회가 발굴•검토■조정한 신규후보 분아는 최종적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신규 추가여부를 확정

- 견문가 위원회에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취지 

및 목적에 적합한 후보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체계 구축

Q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기획위원회

0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산하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경제, 기숱, 산업 등 민간전문가 중심의 신규분야 발굴•선정 체계를 구측

- 혁신성장동력특위, 4차산업혁명위원회, 예산전문위원 등 정부위원회의 던간위원, 산업협회 및 

산업진흥기관, 던간경제연구소, 벤처캐피털 등 던간전문가 중심

- 후보분야의 산업화 여건 및 특허 분석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전문가를 포함

© (기획위원회의 역할) 신규 후보분야를 제안, 검토 및 조정하고, 절차별 기준 및 분석자료 등을 검토 

하여 후보 압축 및 신규분야 선정

- 기획위원 개인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신규 후보로 고려 가능한 분야틀 제안



분야별 특성 및 범주를 고려하여 신규 후보분야의 범위 조정

기존 성장동력 분야 간의 중복성,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기존 정책과 연계방안 등 제시 

발굴 절차, 발굴 및 선정 기준 등 추진절차의 검토 

산업 및 기술 현황 자료의 검토롤 통해 신규분야 후보 확정 

신규후보 분야별 세부기획의 경과 점검 및 최종 평가 등

»:•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한 신규분아 발굴•선정 결과(안)은 혁신성장동력특위에서 최종 심으I•의결 

<표 2-4>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아 기획위원회 구성

이롬 소속 적우1/적급 산학연 기타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락연구소장 연 성장동력특위

이현정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학 성장동력특위/4차위

이 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학 4차산업위

박웅양 삼성병원 유전체연구소 소장 학(병) 바이오특위/전문위

어미언 KT 상무보 산 4차위/전문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산 경제

김상윤 포코경영언구원 수석연구원 산 경제/경영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 ■국제협력본부장 산 경제

신정십 KB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산 바이오특위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학 기술경영

김종균 유한양행 이사 산 성장동력특위

김종훈 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산 산업협회

전준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융합신산업본부장 연 전흥기관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언 산업화 여건 분석

김병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부장 연 특허 분석

0 (기획 총괄) 신규분야 발굴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 정책적 조정 등 신규분야 발굴•선정 기획에 

대한 총괄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

© (연구 실무) 신규후보 고려 아이템 발굴 및 자료 분석, 분석지표 설정 및 후보분야 초안 작성, 기획 

위원회 운영 등 신규분야 발굴 실무는 KISTEP이, 후보분야 도출을 위한 기술 및 산업 분야의 

조사•분석은 산업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추진



Cl 추진 절차

<그림 1-T) 신규분아 발굴•선정 절차

(기획위원화)
t

(기획위원회) 1 (소관부처) 1 (기획위원호0
• 산업적 사회적 수요 \ 출국내외가술 "iLt업여건의 1 • 범부처 성장동력 정책의 1 출 성장가능성•파급효과가^고
및 기술동향 분석 정랑적 정성적 분석 원활한 추전울 위한 세부기획어 층실한

• 기존 혁신성장동력 분아 ■- / •경저 fa장및일자러 청출이 ■7 세부기획 수립 분Of뿔 선정
공백 영역 분석 i

에상되는 분아콜 선정 1 •관게부처공동으로 7 •평가위원회 주도 평가 후
• 도출결과의 통합• 범주화 술개발. 규제가변. 신업배 기획위원회, 특위쿨

등 전주기쿨 기획 1 거쳐서 확정

(1 차 후보 도출) 국내외 기술•경제•사회 현황 및 해외 성장동력 사례 등을 분석하여. 혁신성장동력 

으로 새로 지정하여 지원할 펄요가 있는 신산업 및 유망기술 분아를 탐색 

^ 기획위원회에서 발굴기준 등을 정립하고. KISTEP이 신규 고려가능 분야를 분석 및 발굴하여 초안 제시

(후보분야 도출) 1차 후보 분야별로 국내외 기술•산업 여건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화 

및 경쟁력을 고려한 성장동력화 여부를 평가

- 국내외 산업화 및 기술개발 단계를 고려하여 향후 5~10년 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평가

•x-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기술수준/격차. 산업생태계. 국내외 특허경쟁력 등

^ (세부기획 수립) 후보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공동의 세부기획 마련

* 2018년도 신규분Of 선정 보류 4개 분〇K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자율운항선박. 볼록체인)를 후보분야로 포함

- 국가적 성장동력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규제개선, 산업확산 등 숲주기를 포함하는 

세부기획을 수럽

e' (신규분야 선정) 혁신성장동력 추진 필요성 및 세부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신규분야 선정 

^ 신규분Of 선정은 과학기술자문회의 혁신성장동력특위 심의•의결로 확정



제3절 2019년도 혁신성장동럭 신규분야 발굴

1. 2019년도 신규분아 발굴 개요

□ 추진 ^^향

© 기술, 산업, 경제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산업 가농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및 검토

- 던간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중심의 기술■산업 ■사회 분석을 통해 성장가농성이 높은 분야를 

조기에 발굴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통해 5~10년의 범위에서 신산업을 창출하여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예상 

되는 기술 및 제품•서비스 발글

- 산업화 단계, 기술수준, 연구개발 현황, 특허 현황 등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전문가의 

정성적인 의견을 반영

0 혁신성장동력 시형계획 수립,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분야 조정 둥과 연동하여 정기적인 신규분야 

발굴•선정 체계 구측

D 신규분야 발글 시 고려 사항

0 (산업적 파급효과) 국내외의 시장성장이 기대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산업에 큰 

변화률 가져올 수 었는 분야

•)S 민간의 R&D투자-MSA가 활발한 분아, 우러나라가 기술경쟁력을 갖는 분야

@ (일자리 창출효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이동에 대융하여 양질의 일자리룰 지속가능하게 

창출할 수 었는 분야

^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출, 전후방 산업 언게를 통한 일자러 창출이 에상되는 분아

@ (국가적 협업 펄요성) 정부-민간 간, 정부부처 간 협업을 펄요로 하는 분야

SC 정부 주도의 원천기술개발■규제개선과 민간 주도의 사업화가 연계될 필요가 있는 분Of, 정부부처 간 R&D- 
규제개선 협업이 필요한 분Of

© (국민체감 효과) 국민 편억과 관련하여 높은 시장수요가 예상되는 분야 

^ 건강, 문화, 편러. 환경 등 편익증진에 대응하여 관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분Of

0 (기존 정책과의 연계) 기존 혁신성장동력 분야, 4차 산업혁명 등과 연계효과가 가능하거나 정부 

R&D투자가 추진되고 있는 분야



2. 신규분아 1차 후보 발굴

E ^글 방법

〇 혁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발굴기준에 의거하여 신규후보로 고려 가농한 초안을 제시 

후, 기획위원회에서 10개 이내로 검토•조정

- 유망기숱•산업 등 분석 결과와 기획위원별 의견을 통합 검토하여 1차 후보 초안을 제시하고 기획 

위원회에서 검토■조정하여 1차 후보 도출

© 발굴기준 및 검토 자료에 의거하여 발굴한 신규후보 발굴(안)은 기획위원이 제시한 아이템과 종함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존 혁신성장동력의 범위 및 층위룰 고려하여 범주화

〇 신규^> 발굴기준

@ 유망기술, 유망산업, 빔용핵심기술(Cross-cutting Technology), 산업저변기술(Low-tech Innovation)# 

고려허며 5~10년 내 상용화•산업화 가능성 검토

(D (유망기술) 국내외 미태유망기술 및 신산업정책 등 와해성이 높은 유망기숱*을 중심으로 기대주기 

(Gartner's Hype Cycle)** 고려

* 120개 중점과학기술, WEF, MIT, Gartner, KISTEP, KISTI 등 유망기술 자료, OECD, EU를 포함한 주요국 
신산업 정책

** Hype Cycle(혁신촉발, 기대인플레 정점, 환멸의 계곡, 계몽기, 안정기) 중 혁신촉발 ~ 환멸의 계곡 단계를 성장 
동력 대상으로 고려

@ (유망산업) 국내외 스타트업 대상 투자 현황을 검토하여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상 

성장단계의 산업군 확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 DB 등 검토 

** 제품수명주기는 태동기-성장기-성숙기-쇠토I기로 구분됨

(D (범용핵심기술) 여러 산업 •기술에 범용적으로 공통적용가농하며 파급효과가 큰 기술 분야(예. 인공 

지농, 벅데이터 등) 검토

S<- Horizon 2020(EU),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미국), Infocomm Media 2025(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대응게획(한국) 등 관련 보고서 검토

® (산업저변기슬) 현재 첨단기술은 아니나 과거 특정산업의 기반이 되었던 기술 중, 기술의 진보

혁신이 나타나는 분야(예. 적층제조 一 3D 프린팅)롤 산업군 단위로 검토 

^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분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대한 산업저번기술 검토



<표 2-5> 기획위원 제안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안 분Of명 주요 내용 검토 결과

볼록체인 볼록체인-사이드체인 간 연계 및 가상화페 활용처 탐색 . 후보분아 '볼록체인' 활용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전단 및 에방

환자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 예측하여 원격 상시 건강관러.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데이터 플랫폼 등 • '맞춤형 헬스케어' 연계 가능

loT 보안 loT 시스템 간 언계에 대한 보안 표준 및 기기 보안 등 • '차세대통신' 연계 가능
• '첨단보안' 분야로 적용 가농

교육컨텐츠 
플랫품 교육 컨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품

• 교육 분아는 신산업보다 공공성을 
고려

3D 프린팅 3D 프린팅 설계정보 공유 플랫품, 3D 프린팅 기기 및 관련 
소재/재료의 유롱 에코시스템 형성 등

• 소재 분야는 '첨단소재', 3D 프린팅 
시스템은 후보분Of '스마트공장'과 
연계 가능

스마트제조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조시스템(CPS/loT), 무선 
플랫폼 SW, 로보틱스, 적층제조 및 관련 소재 등 • 후보분아 '스마트공장'에 해당

마이크로그
광역전력 망과는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지역화된 전력 망으로, 
임여 전력을 지역 내에서 모두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광역 
전력망과도 연계

• '신재생에너지' 언계 가능

마이크로바이옴 인간 몸에 서식하는 공생관계의 미생물을 이용한 의료, 제약, 
식품, 농측산 등

• 의료 분야는 '맞춤형 헬스케어' 
연계 가능

• '바이오소재' 분야로 적용 가능

편테크 기존 금융 산업에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 • 적용 가능

차세대배터러 
(베타전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차세대배터러로 , 국 한환경에서도 
장기간 유지 가능. 5~10년 내 상용화 에상. • *미래형 전지' 분OF로 적용 가능

스마트 아쿠아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어류의 앙식을 위한 기술 • 후보분아 ■스마트팜'에 해당

스마트보안/검색 공항. 항만, 정부청사 등 보안검색이 필요한 공공장소에서의 
테러 의도를 자동으로 인지하는 장비 및 체계

. '첨단보안' 분아로 적용 가능

Air to Water 공기 속 수증기를 물로 전환하여 물을 공급 • 유망기술 (2017)
• 원천기술 개발 단게

Bi〇-Spieen 자성을 이용하여 혈액 감영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
• 유망기술 (2014)
• ■맞춤형 헬스케어' 언게 가농

BloT loT와 볼록체인의 결합 기술
• 유망기술 (2017)
• *차세대통신', 후보분야 '볼록체인' 
연계 가농

Digital Urban 
Planning, 

Sensing City

도시 내부에 센서를 설처,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도시 
개발

• 유망기술 (2015)
홈 '스마트시티', '차세대통신' 연계 
가능

Laser shooting 
membrane

레이저를 발생 시컬 수 있는 막. 층전 후 컨텍트렌즈에 탑재, 
고유의 ID나 보안용으로 사용

• 유망기술 (2018)
• '첨단보안' 분야로 적용 가능

3D Colored 
X-Ray

과거보다 디테일 하게 인체를 스캔하는 기술 • 우망기술 (2018)
• *맞춤형 헬스케어' 연계 가농



〇 신규 1차 후보안) 도출

0 국내외 유망기술, 신산업 관련 산업,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기획위원 검토 의견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규 1차 후보 8개 분야 발굴

<표 2-6> 신규 1차 후보(초안)

후보분아명 포함 기술
Hype Cycle

유망산업
버요

택^1 술 산업저번 
기술혁신 

초발—1 H
인플레
정점

환멸 
게목 계동 안정

혁신형 
디스플레이

마이크로LED, 볼류메트릭 
디스플레이. 플렉서볼 디스 
플레이 등

마이크로나노 
전자공학 

플텍서볼제조

편 테크
전자결제, P2P금융, 로보 
어드바이저 등 금융

첨단보안 바이오인식, 데이터보안 등 감시 ■ 보안 
SW

사이버 안보 
및 신퇴

차세대
컴퓨팅

뉴로모픽 컴퓨팅, 옛지컴퓨 
팅. 앙자컴퓨팅 등

바이오소재 바이오유래소재, 바이오융 
용소재 등

바이오
의료

바이오제조/ 
기술

바이오
자원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초고효율내연기관 등

자동차, 
내언기관

탄소포접활용 탄소포집•저장, 가스•물질 
전환 등

미래형 전지
고에너지멀도 전지, 특수목 
적용 전지, 폴텍시볼 전지, 
급속층전 등

전지

(혁신형 디스플레이) 웨어러볼, 차량, 사이니지 등 다양한 형매의 제품•서비스에 활용이 가농한 탈 

평판 디스플레이 기기 및 장비

산업 수요에 의해 플렉서볼 디스플레이의 전화 및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의 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타 제품•산업에 
활용도가 높은 범용 기술

(핀테크) 지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금융 산업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배의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X- 전자결제, P2P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금융 산업에 적용되는 단게이며, 민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Of로 
기술개발보다는 제도관점에서 접근 필요

- (첨단보안) 공공 및 산업 시설■정보의 보안을 위해 적용되는 바이오인식 기반의 보안 및 데이터보안 

시스템 •서비스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다앙화로 인해 데이터 보안 등은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범용 핵심기술

- (차세대 컴퓨팅) 초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 저견력으로 처리•연산을 가농하게 하는 컴퓨팅 시스템 

및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X- 컴퓨팅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앙한 기술의 상용화가 시도 중으로. 여러 기술•산업에 큰 파급효과 
발생 가능



- (바이오소재) 인체 장기•기농 복원, 건강증진 등 인체에 이롭게 활용 가농하며 인체 적합성을 가진 

생물•미생물 등의 천연소재와 인공소재 동

^ 생물유래소재와 생체적합성 및 기농성을 가지는 천언•인공소재 등을 활용하여 의료■식품 등 산업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

-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전기, 수소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와 엔진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룰 절감타는 조고효율 내연기관 자동차

•X- 전기차, 수소차 등 내연기관 이후의 자동차는 물론, 내연기관의 효율 향상을 통해 기존 산업저번 기술의 고도화

- (탄소포집활용) 부생가스 중의 C〇2롤 유용 가능한 가스 흑은 소재 •제품 형데로 전환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폴랜트 기술 및 산업

^ C〇2의 유용자원화를 통해 에너지 및 화학물질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상용화 시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분야이나,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고 저유가 등 낮은 경제성으로 기술개발 투자가 지연

(미래형 전지) 자동차 등 다양한: 기기에 효율적인 전원 

배터리, 소자 및 급속층전 등

위한 초소형 • 플렉시볼 • 신소재

«<• 전지 성능의 혁신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재의 전지 상용화, 다양한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지 기술의 
전화 월요

<표 1-7) 신규 1차 후보분야별 범위 및 현황

후보분아명 포함 기술 내용 및 현황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존 LED으1 1/10 크기의 초소형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개발 초기이나 애플 등 대기업 
들이 M&A 등을 통해 관런 기술을 적국적으로 확보 중에 있으며, 기업별로 시제품이 발표 
중. 국내 기업의 투자는 초기 단계.

혀스 1®
디  ̂레이 볼류에트릭 

디스플레이

입방형의 장치 흑은 흘로그램을 통해 3차원 영상을 출력. '17년 Voxon Photonics 
(미국)가 데스크탑형 디스플레이 장처 관매 시작. 미국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유렵 기업이 해당 분야의 주요기업.

폴렉서볼 
디스플레이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처로. 롤러볼, 폴더볼, 스트레쳐볼 및 전자종이 등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OLED 등을 기반으로 제품화가 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제품이 선보이는 단계.

전자결제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기존의 결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NFC, 버콘, FDS, OR방식 전자결제는 상용화되었으며, 다수의 플레이어 
간 경쟁심호K

핀테크 P2P 금융
개인 간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결, 중계하는 서비스. 해외에서는 Lending club, 
ZOPA 등 P2P 대출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는 한정된 범위에서 스타트업 
전출 중. 외환 등 타 금융 거래에도 P2P금융 확대 중.

로보
어드바이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러오를 구성■운용하는 자산 관러 서비스. 국내외에서 
도업되고 있으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 중. 인공지능이 핵심기술.

첨단보안 바이오인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또는 행동학적 특정을 기반으로 자각■무자각 상태에서 
개인을 식별 및 검색. 향후 무자각 바이오인식은 의료, 전자경버•감시 등의 산업이나 
타 물러보안 기술과 병행해 시설보안검색 등 신산업 창출 가능.



후보분 Of 명 포함 기술 내용 및 현황

데이터보안
서비스 분야 내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암호화 된 데이터를 월요한 서비스에 
직접 활용. 데이터 가치보존과 보안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이 발전중이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산업적 요구사항이 존재.

뉴로모픽 
컴퓨팅

인간의 뇌뿔 모방한 컴퓨터 첩을 이용한 컴퓨팅 분야로, 매우 낮은 전력으로 다량의 
데이터 처러 가농, IBM, 인텔, 삼성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 중이며, 수요에 
따른 시장성장 에상. (지농형반도체 내에 뉴로모픽 반도체가 포함)

차« 컴럼 옛지컴퓨팅
단말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인근에서 처리하여 준실시간으로 컴퓨팅을 
처리. 기존의 거리, 연결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을 
중심으로 5년 내 시장 형성 에상. (지농형반도체 내에 관런 항목 포함)

앙자컴퓨팅
디지털 방식이 아닌. 양자역학적 성질을 활용하여 초고속 처리 및 높은 보안성을 톡정 
으로 하는 컴퓨팅 분아. 미국이 슈퍼컴퓨팅 수준의 초기 모델을 선보였으며 컴퓨팅 
개념을 바꾸는 시장 형성까지는 약 30년 소요 예상.

바이오소재

바OR유래소재
동물, 식물, 인체 등의 유전자원과 그 유래몰을 바탕으로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 혈액, 조직. 세포, 유전자, 마이크로바이옴 등이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며, 
산업적 활용도는 높으나 국내에서는 정부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중,

바0 배용4제
의료, 식품, 미용 등의 목적으로 인체 및 동물에 적용가능하며. 생체적합성 및 기농성을 
가지는 천연 및 인공소재. 의료용과 그 외 산업용으로 구분가능하며, 원천•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국내는 응용분Of 적용에 투자 중.

전기차
석유 언료 대신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내연기관 대신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 
국내외 시장이 점차 확대중이며, 시장 활성호B 위해 층전■과금 및 페전지 관련 인프라, 
제도 및 생태계 구측 등 팔요.

에너지대체
절감 ^[동차

수소연료전지차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소수 업체에서 양산 중이나, 국내에서는 층전인프라가 취약.

초고효율
내연기관

열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내연기관과 효율 향상을 위해 모터, 이차전지 등을 보조적 
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자동차. 일본, 미국, 유럽은 차세대 엔진개발 로드맵을 제시하여 
경쟁력 강호» 추전 중.

a소용

^■소포접 •저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포집하고, 이를 지중■수중 등에 저장하는 기술. 전반적 
으로 실증 단계에 있으며, 기술방식에 따라 이미 상용화 가능한 기술도 있으나 실제 
플랜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탄소저감효과, 경제성 면에서 유용성 확보가 필요.

가스■물질 전환 C〇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 흑은 유용 가능한 소재■ 제품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 광물화 또는 메탄을, 폴러머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상용화 및 설증 연구 중.

고에너지밀도 
전지

러름-이온전지의 에너지멀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고체전지, £|름금속 전지, 러름황 
전지 등의 £|톰음극기반 전지. 국내외 기업들이 de facto standard(사설상의 표준) 
선점을 위한 개발 경쟁 중.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투자 중.

미래형 전지
특수목Sg 전시 우주, 심해 등 국한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거나, 군사 등 특수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고성농 일차/이차전지. 베타전지 등을 포함.

플렉시볼 전지 웨어러볼 및 플렉시볼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일차/이차전지. 시제품 발표 중이나 폴렉시볼 
기기 시장의 확대 지연으로 성장이 더딩.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역할이 기대.

급속층전 유•무선으로 단시간의 급속층전이 가능한 장수명 전지 및 배터러 관러 시스템 기술 등. 
전기차 내 전지를 5분 내외로 급속층전 할 수 있는 전지 및 층전기술이 해외에서 발표.



3. 심층분석 및 후보분Of 도출

C 심층분석 개요

© 신규로 발굴한 1차 후보분야의 관련 기술•산업 분야 역량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성장동력화 여부룰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

r 각악하여 기숱 분야의- (특허 분석) 록허 관점의 기슬성숙도 및 경쟁력, 민간의 특허 활동 1 

산업 전환 가농성 관단(특허청 ■KISTA)

^ 특허경쟁력, 기술성장주기, 주체별 특허 출원 등

- (산업여건 분석)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전망, 산업생태계 등을 검토하여 산업 성장성 및 역량을 

추정 (산업연구원)

•)« 시장전망, 기술수준/격차, 산업생태게 등

© 심층분석의 분석단위는 제시된 1차 후보분야별로 시형하되,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핀테크, 

첨단보안, 바이오소재,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등은 포함기술을 분석단위로 삼옴

- 기존 성장동력 및 후보분야와 일부 중복이 존재하거나, 기존 분야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뉴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

- 또한, 기존 산업의 범위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범위 조정 등에 대한 논의룰 위해 

포함기술 단위별 검토 펄요성 존재

© 선정기준에 따라 근거자료 수집 및 정량적 분석 후, 기획위원회의 정성적인 논의룰 통해 '19년도 

신규 후보분야 확정

- 특허, 산업여건 등의 심층분석은 개벌 분야 및 개별 지표에 대한 절대적인 항목 도출이 아닌, 

전반적인 트렌드 분석에 중점을 둠

^ 심층분석 결과는 기획위원회의 논의에 월요한 기슬단위별 동향 정보를 제공하여 추전방향에 대한 논러 전개 
및 토의에 활용

〇 신규분야 선정 고려기준 및 심층분석 지표 

© (시장 성장가능성) 국내외 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어 시장 주도권 선점이 필요한 분야

- 관련 기술의 성숙도와 시장의 향후 성장가농성을 검토할 수 었도록 1) 시장규모/성장률, 2) 기술 

성장주기, 3) 특허거래활동을 조사

© (국내 산업여건) 국내의 관련 기술•산업 여건이 확보되어 있는 분야

- 관련 국내산업의 역량 및 여건이 층분하여 중국 등 후발주자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기 위해 1) 기슬수준/격차, 2) 특허경쟁력 조사

© (일자리 창출 가농성) 산업으로 성장 후 전후방산업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룰 지속적으로 청출 가능한 분야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직 •간접고용 및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 산업생배계, 2) 스타트업 창출'■ 조사

* 분야별 스타트업 창출•투자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여 분석지표로 활용하지 못함

0 (협업 펄요성) 정부-민간 간,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펄요로 하는 분야

- 민간의 투자가 존재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던간의 역!■을 강화할 수 었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1) 민간 R&D 투자, 2) 주체별 특허 출원 조사

0 (참II지표; 정책연계성) 분야별 육성 전략 및 혁신성장동력 연계성이 존재하며, 정부 R&D투자가 

추진 중인 분야

- 육성 전략 수립, 정부R&D 투자 등 관련 정책 여건을 검토

관련 정부 정책 및 투자 현황 검토

<표 2-8> 신규분아 선정 고려기준 및 심층분석 지표

선정 고려기준 분석 지표 분석 항목 버고

시장규모/성장률
2023년 세계 시장규모 산업여건분석

시장 성장 
가능성

연평균성장룰(%) 산업여건분석

기술성장주기 특허출원수 기반 기술성장주기 
(2018년 및 2023년 현재 위치) 특허분석

특허거래활동 특허출원수 대비 특허거래 비율 특허분석

기술수준/격차
한국 및 주요국(미국,유렵.일본,중국)의 기슬수준 산업여건분석

국내 산업 여건
한국 및 주요국(미국,유럽,일본,중국)의 기술격차 산업여건분석

특허 경쟁력
한국 및 주요국(미국,유렵，일본,중국)의 특허경쟁력 
(출원점유율, H| 인용율, IP3 특허확보율 등) 특허분석

국내 산업생태계
본산업 역랑 산업여건분석

일자리 
창출 가능성

전후방산업 역랑 산업여건분석

스타트업 창출* 스타트업의 설립 및 투자 동향

협업 필요성
민간 R&D 투자 정부R&D 내 민간매청 비용의 비중** 산업여건분석

주체별 특허출원 산학연 주체별 특허출원 버중 특허분석

분Of별 스타트업 창출■투자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여 분석 지표로 활용하지 못함 
^ 기업별 R&D투자규모는 산업별 구분이 불가능하여 정부R&D 내 민간데청 비용을 활용



□ 심층분석 결과

<표 2-9> 1차 후보분야별 심층분석 결과

분석항목

분야명 혁신형 
디스 
플레이

핀테크 첨단
보안

차세대
컴퓨팅

바이오
소재

에너지 
대체 • 
절감 
자동차

탄소포 
접활용

머래형 
전지

서장규모/ 
성장률

2023 년 
시장규모 
(억 달러)

500 79.381 2,364 114 4,130 9,290* 104 142**

A 장성장 
가능성

연평균성장률
(%)

19.7 27.7 11.6 48.7 7.8 32.4 13.6 34.7

기술성장 2018년 성장 성숙 성숙 성숙 성숙 성숙 성숙 성장
주기 2023년 성숙 성숙 쇠퇴 성숙 성숙 성숙 쇠토1 성장

특허거태 
활동

특허출원수 
대버

거래비율(%)
0.3 0.7 1.9 13.0 0.2 0.1 0.0 0.1

수
선도국 
대버 (%) 93.9 81.5 80.0 80.8 77.5 83.1 80.1 86.9

기술수준/

주

(%P)*** 19.8 7.0 6.0 6.9 6.0 13.5 7.3 12.9

국내
산업

격차

격
선도국 
대버(부) 1.0 2.7 3.0 2.8 3.8 2.8 4.3 1.8

여건 차 뒷!제
m*** 2.5 1.0 0.8 0.6 1.0 1.8 1.1 1.6

특허
선도국 대버 

(%) 84.3 54.0 48.0 27.1 45.5 57.9 27.1 65.4

경쟁력 중국 대버 
(%P)*** 45.0 -9.5 -13.8 -45,4 5.9 5.8 -8.3 11.4

일자러
창출
가능성

산업

본산업역랑 
(점) 3.3 3.7 4.2 - 4.6 3.8 1.7 2.5

생태게 전후방산업 
역량(점)

3.4 3.0 2.2 - 3.9 3.4 2.4 2.8

정부 R&D 
대버

민간 R&D

2016년(%) 36.4 37.8 26.8 9.0 17.4 32.0 37.5 26.1

협업 
월요성

2017년(%) 34.9 30.7 27.6 11.9 17.8 34.0 36.8 26.8

주체별 
특허출원

학 연 대비 
산업게 버중

17.4 19.3 5.7 3.4 0.6 38.7 0.8 5.6

주) 청색바탕; 상대우위. 적색바탕: 상대열위
* 1대당 78.000달러로 가정하여 시장규모 환산, 단위: GWh
***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 대버 우위인 경우 앙수로, 열위인 경우 음수로 표기함.

(단, 선도국 대버 한국의 기술격차는 기술수준평가의 표기방식을 따랐으며, 선도국 대버 한국의 열위 정도를 *부' 단위로 표기)



« (분석 기준) 분석지표별로 5점 척도화하여, 산업성숙도 및 국내역랑을 중심으로 후보분아를 그룹화

- (산업성숙도) 시장성장가능성(시장규모/성장률, 기술성장주기)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및 민간 

활동<민간 R&D, 민간 출원 비중)을 반영

- (국내역량) 기술수준•격차. 특허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도국/중국 대비 국내의 수준을 반영

« (분석 결과) 산업성숙도 관점에서 1) 산업화 단계에 진입, 2) 신산업 성장 가능, 3) 산업화에 시일이 

펄요 등 세 단계로 구분

- 5~10년 내 산업화 가능성, 시장 성장성, 민간 투자활동 등을 고려하여, •신산업 가농' 영역을 

혁신성장동력 정책 대상으로 고려 가능

국내 역랑을 고러하여 조기상용화. 원천기술확보 등 맞춤형 전략 제시 가능

-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핀테크 등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분야는 혁신성장 선도사업 및 산업 •경제 

정책 대^]■으로 구분 가능

- 탄소포집활용 등 산업화어! 시일이 필요한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펄요

- 바이오소재, 첨단보안. 차세대 컴퓨팅은 기존 성장동력 분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분야로 기존 

분야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가능

<그림 2-3> 1차 후보분아 심층분석 결과 종합 및 그룹화



<표 2-10> 심층분석 및 그룹화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안)

그룹 톡성 분야명 추진 전락

신규후보 • 산업성숙도 관점에서 신산업 성장

혁신형 
디스플레이

. 대기업 죽식의 국내 스유업색태계# 망측혁 수요 
기누뉴의 즉소자기언 택의 색태계로 fi화하기
위한 기술/제도적 혁신전략 필요 

* 대규모 앙산체게 기반인 대기업 중심 전락을 벗어나 
신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요 대응 전략 추진

가능 영역
미래형 전지

산업정책
• 산업화로 전행되고 있는 단계
•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 월요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이용환경 개선 및 산업 활성화를 
위?!■ 물리적•제도적 91프라 구측

• (초고효율내연기관) 미래도전적 과제 및 로^맵 
수S 득 적국적 스h업적책 핑요

핀 테크 • 경직된 규제환경 개선 및 시장 확산을 위한 
스^언적책 필요(스가도사업)

바이오소재

• 신산업 성장성은 존재
• '17년 이후 신규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성어 높아질 것으로 판단

• 혁스1스1약 부야와 언과이 뉴아 재색의료. 줌기 
세포 등 관련 분아 연계를 통해 경쟁력 제고

• 아이크로바이옥 득 스1규 언구득？f 반역?느 사외 
추전 가능

성장동력
연계

• 신산업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Of도 
일부 포함

• 기존 혁성장동력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차세대 컴퓨팅

• 산업화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에상
클 지늑혁반도체 부야와 P1 계하여. 지뉴혁보!■도체 
설계에 컴퓨팅 기술 연게

• 앙자컴퓨팅은 일부 사업 추진 중
•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나, 상용화 전락이 추진 
되고 있는 미국 등 주요국 투자동향을 고려하여 
전략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필요

첨단보안

• 산업화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에상
• 차세대톡스 1. 자옮차 독과 계 가늑
• 다양한 기술 분아에 공통적용 가능한 기반기술 
육석 1요

일반사업 
추전

• 산업화에 시일이 필요 탄소포접활용 • 산업적 활용까지는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성 
밀 격황보# 위하 임반사추?다

■신산업 가능' 단계로 분석된 분야 중 © 혁신형 디스플레이. (D 미래형 전지는 혁신성장동력 신규후보로 검토가 가능하며, 
@ 바이오소재는 기존 혁신성장동력 분〇K혁신신약)와 중복성이 높아 연계를 통해 경쟁력 제고 가능



제4절 시사점

U 신규분Of 세부기획 및 선정 필요

0 2018년도 후보분야아=를 포함한 6개 후보분야률 대상으로 관계부처 공동의 세부기획을 마련 

하여, 성장동력 추진필요성 및 세부기획 결과 평가률 통해 신규분야 선정 필요 

*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자율운항선박, 볼록체인

- 국가적 성장동력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규제개선, 산업확산 등 ^주기를 포함하는 

정책기획 초안으로서의 세부기획 수립

-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기술관련 규제 ■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경우 5~10년 내에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와 신산업 성장을 크게 기대할 수 었는 분야를 선정하여 시행계획 수럽 등 

혁신성장동력 정책에 반영

^ 혁신성장선도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기간 내에 산업화가 가능한 분Of에 대해서는 선도사업 중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려

〇 타 정책과의 연계 및 미선정 분아에 대한 조처방안 검토 필요

〇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은 혁신성장동력과 추진방향 및 방범 등의 유사•공통점이 존재하여, 정책 

간 관계정립을 통해 신규분야 발굴•선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펄요

- (선도사업)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은 신산업으로 성장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의 

조기창출을 위한 중단기 지원

•X- 기술은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므로 세제■금융 지원. 시장 활성화 전락 등 버R&D 위주의 지원을 통해 조기에 시장 
안착 가농한 정책 제시

- (혁신성장동력) 5~1〇년 내 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분야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과학기슬 기반으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제도개선 등을 통데 선도사업을 지원

SC-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향후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표 2-11> 혁신성장동력 및 선도사업 간 지원 분아 비교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혁신성장동력

<플랫폼 경제>
CD 데이터격제. (2) ?IS지뉴,
(D 수소경제. @ 혁신 인재양성

0) 자울주행차. (2) 드루(무91기). (3) 스1재색에너지. 
(4) 스마트시티. ® aj데이터. ® 차세대톡스 1.

분아 <8대 선도사업)
CT) 미래자독차. (2) 드류. (3) 에너지스1스 
(4) 스마트시 &I. (5) 바이오헬스.
© 편테크, ® 스마트팜. ® 스마트공장

(7) ?IS지늑. (8) 망측혁 헬스케어. (9) 혁스1스1약.
® 지능형로분, ® 가상증강현실.
© 지능형반도체. ® 첨단소재

별은 앙쪽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포함된 분Of



<그림 2-4> 기술•산업 수명주기 관점에서의 혁신성장동력 및 선도사업 위처 개념도

기 l-futvt" 산업성장곡선

산열 성장움

도업7| 성장 거 ■3 숙기 정체기
도?J?i

기#수?주71
S 슬 7 기 수명 V-

택신성장선£사업

•)S 기술수명주기
- 기술성숙곡선(S-curve)를 기준으로 ■도입-성장-성숙-정체기'로 구분
- S-curve의 최대값 대버 90%에 도달했을 때 정체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 
산업수명주기(시장수명주기)
- 산업성숙곡선을 기준으로 •도입-성장-성숙-쇠토!기'로 구분
- 기술기반의 산업은 기술성장속도가 정점에 도달할 무렵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기술성장속도 둔화시점에 성숙기에 전업

« 2018년 및 2019년 신규분야 발굴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관리 및 

지속 모니터링 필요

- 2018~2019년도 발굴분야 중 후보분야에서 배제된 분야는 총 19개로, 기술의 특성 및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혁신성장동력 분야와 연계. 일반사업으로 추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연계 

등으로 유형화하여 정책연계 방안 고려 가능

^ 2018년도 발굴된 17개 아이템 중 13개, '19년도 발굴 아이템 8개 중 6개를 배제

- 최종 선정되지 않은 후보분야, 또는 향후 추가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혁신성장동력 후보 풀로 

관리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자료 추적 및 검토

^ 월요 시. 메가 프로젝트 아이템 등으로 활용

<그림 2-5> 혁신성장동력 미선정 분야 관러 방안(안)

신규 후보발글
혁신성장종력 
신규 1차 후보 

(안)

발글기준

유망기슬 
유망산업 
범뭄택심기슬 
산업저변기슬

록허/산업여건 
분석

> 혁

선정기준(안)

시장 성장가농성 
국내 산업여건 

일자리 장출 가능성 
협업 월요성 
정책 연게성

신성장뭄력 
후보분야

미지정

> 세부기획

평가기준(안)

정젝 ■산업 여 건 
다부저 추전제게 
기획의 충실성 
정책 기대2과

혁신성장등력 
신규분야

혁신성장품력 
후보 들

"찰 텔S력

일반사업 
추전분아

지속 모니터 n

기존 분아 
시행게획 반영

신규/기존사업 
추전 권고



제3장

분야별 추진체게 개편안 마런





분아별 추진체게 개편안 마런

^111절 개요

E 추진 배경

0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는 R&D. 인프라•제도개선, 실증 등 종할지원을 통해 사업화 등 민간에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매의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근거>

기존 분야별 사업단, 위원회 등을 유지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체계 개편 추진(혁신성장동력 시행 
계획, '18.5.28)

- 분야별 유관 부처협의 결과, 접행방식•프로젝트 수 등을 고려해 추전단/사업단/사업단협의체 유형으로 개편

- 혁신성장동력분Of별 추진체계 단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분기별 운영하며, 지원조직을 구성해 지원

0 (구)미래성장동력과 (구)국가전략프로젝트의 통할으로 머태성장동력 추진단,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등 기존의 추진체계에 대한 역할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추진체계룰 제시할 

펄요성 존재

1 추진 경과

0 분야별 사업 관리체계의 일원화, 민간 중심의 사업단 구성 •운영 등 성장동력 분야 R&D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17.10)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었는 혁신성장동력 사업을 분야별 책임부처가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R&D 사업의 개편을 추진 예정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연구개발 사업 •추진체계 개편 방향 제시(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17.12)

- 복합한 사업 추진체계룰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추진단 및 사업단을 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로 개편



제2절 (구)미래성장동력 추진단 운영사례 분석

0 (구)머래성장동력 추진단 운영 개요

© (추진단 구성) 미태부®과기부)가 19대 분야별로 산•학•연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총괄관리(총 190명)

<□1 래성장동력 추전단 운영 근거>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및 실행계획**에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의 운영취지와 권한 및 역할을 규정 
* 제1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의결C 14.3.19) ** 제2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의결C 14.6.17)

-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분Of별 실행계획 수립, 사업이행 모니터링, 사업방향 조정 등을 책엄지고 
수행할 추진체계 구성•운영"

-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분아벌 추진단■협의체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계획 
대버 이행실적 점검(반기 1회)''

© (추진단 역할) 19대 분야별 육성방안(미래성장동력 증합실천계획) 수립, 부처의 이행실적 점검, 

부처 사업방향 조정 등을 담당

- 각 분야별 책임부처는 추진단과 협의룰 통해 분야별 미태성장동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이행에 펄요한 정책수단을 실행

<그림 3-1 > (구)미래성장동력 추진단 체계도

종괄: 〇|래부(미레성장전략과)

추진단장 협의회 지원: KISTEP

(분야명) 착봄형 ■스P 스트기거 스 nf트자동체• 지농형! 사물«!터넷 화^«로붓

(추전단명)
착용형 스■트기거 

추전단
스판트자동차 
추SET

지농형 사물인터넷 
추진단

자능성로붓 
추 S0

(책 엄부처) 미레부, 산언부 머래부, 산업부> 
국토부 □1 래부 산입부

© (운영경과) 미래성장동력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추진단장 간 정례 

회의 총 14희 개최

•)=(• '15년 ： 5,6,9,11,12월, '16년 ： 1,2,3,5,9,11월, '17년 ； 3,10,11월 개최



〇 추진단 주요 활동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수럽 및 이행점검 지원

- 미래성장동력 심층 분석 지원: 분야별 핵심사업 선별, R&D과제와 정책 데청 검토 등

-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결과 자문, 정책포럼 운영 지원

-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후속대책 기획•지원: 규제개선, 인력양성, 특허분석, 

폴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분야 간 연계•융합과제 발굴, 현장시연 등 지원 등

Q 개선 펄요사항

® 당초 의도한 운영체계 대비 추진단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

- 추진단은 미태성장동력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추진체계로 구성되었으나 해당 분야 책임 

부처를 리드하거나 검토의견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 부재

- 추진단의 실제 활동은 책임부처 요청자료 작성 및 취합•작성된 자료틀 검토•수정하는 수준

- KISTEP도 분야별 추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대용

데 한계

(D 추진단장의 소속기간에 따라 보유 자료 및 정보파악 역량이 달라 추진단별 작성된 자료의 수준이 

상이

- 추진단장을 일반인(교수, 기업, 출연연 소속)이 담당하는 분야는 부처 산하 연구전문관리기관의 

CP, PD가 추진단장을 맡은 분야 대비 자료확보 및 정보파악 역량이 미흡

(D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책임부처의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

-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이 미래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었어 부처•추진단간의 긴밀한 협력이 머흡

- 미래부가 추진단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요청 및 회의진행 등으로 책임부처의 추진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성 미흡



제3절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안)

추진체게 구성

3 분야별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0 (구성 원칙) ® 민간 전문가 중심의 민관협업 체계로서 @ 다수의 관계부처가 참여 •지원하2, (D 분야별 

특성에 따라 추진단•사업단(협의체) 형태로 운영, ® 분야별 기존 지원체계(4차산업혁명위'R&D PIE 

분야 전문가 풀 등)룰 활용하여 구성

〇 (구성 방법)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주관부처 주도로 던간 전문가 중심의 ® 추진단, 

(D 사업단, (D 사업단 협의체의 형태로 구성 

•X-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 13대 분Of별 주관부처 주도로 추진체계 구성(안)을 마련C 18.7-'18.10)

- (추진단) 다양한 수요에 따라 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의 신설과 과제 조정에 유연성이 

펄요한 분아는 기존의 추진단 형태로 운영

- (사업단)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R&D가 필요한 분야는 기존 정부 사업을 통함하여 

사업단을 구성

- (사업단협의체) 여러 목표가 혼재되어 었어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분야는 여러 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사업단간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룰 운영

- 분야별 주관•협조부처(정책협의회),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체계룰 구측하고, 주관• 

협조부처 산하 기관을 지원조적으로 지정

© (운영 방안) 각 분야별 추진단•사업단(협의체)의 장(ft)으로 구성된 '범부처혁신성장동력협의회'률 

통해, 혁신성장동력 정책 전반의 추진방향•신규분야 발글 등 주요 이슈 총괄협의

- 분야별 추진체계외 의견을 조율■조정하고, 분야별 전문가로서 정책 관련 자문 등 수행

(그림 3-2> 추진체계 구성(안)

구분 분 Of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벅데이터.
추진단 고기능무인기. 차세대통신,

지능형반도체

사업단 스마트시터, 인공지능

사업단 가상증강, 맞춤형 헬스케어,
협의체 지능형로분, 첨단소재, 혁신신약



E 분야별 추진체계(인)

〇 첨단소재 사업단 협의체

- 수송기기, 스마트전자, 스마트제조, 바이오힐스, 에너지신산업, 미래소재 등 6개 사업단으로 구성 

되었으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책조정위 구성

<그림 3-3> 첨단소재 사업단 협의체 구성(안)

© 차세대통신 추진단

- 기술개발, 서비스, 지원 인프라 분과로 구성하며 IITP, NIPA, TTA 등이 지원

<그림 3-4> 차세대통신 추진단 구성(안)

© 혁신신약 사업단 협의체

-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 국가항암•신약개발 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업단 협의체가 구성되며, IITP, 

KEIT 등이 지원

<그림 3-5> 혁신신약 사업단 협의체 구성(안)



0 인공지능 사업단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인공지능 사업단과 사업단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로 구성

<그림 3-6> 인공지능 사업단 구성(안)

© 스마트시티 사업단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인공지농 사업단과 사업단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로 구성

<그림 3-7> 스마트시티 사업단 구성(안)

© 가상증강현실 사업단 협의체

- 첨단웅복합 콘덴츠, 산업기술, 문화기술 사업단 등 3개 분야 사업단으로 구성되며, 사업별로 

IITP, KEIT 등이 지원

<그림 3-8> 가상증강현실 사업단 협의체 구성(안)

© 지능형반도체 추진단 

- 기존의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을 계속 운영



〇 신재생에너지 추진단

- 태양광, 풍력, ESS 분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가 참여히는 정책협의회 운영 

<그림 3-9> 신재생에너지 사업단 협의체 구성(안)

© 자율주행차 추진단

- 차량융합신기술, ICT 융합신기술, 자율주행서 버스, 기술실증 시험평가, 자율주행융합생배 계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협의체 운영

<그림 3-10> 자율주행차 추진단 구성(안)

〇 벅데이터 추진단

- 연구개발, 인프라 구측, 제도개선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

<그림 3-11> 빅데이터 추전단 구성(안)



©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단 협의체

- 정밀의료 기반 암진단•치료법 개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정밀의료 기슬개발 등 3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

<그림 3-12>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단 협의체 구성(안)

e 지능형로봇 사업단 협의체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국민안전로봇,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바이오닉암, 지농정보•로봇융합서비스 

기술개발, 인간친화형 협동로봇기술 개발 등 6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었으며, 정책 조정을 위한 

로봇산업정책협의회 운영

<그림 3-13> 지능형로분 사업단 협의체 구성(안)

로봇산업정책협의회 범부처 지능형로분 
사업단 협의체

지원조직 (KEIT)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단

로분 선도끄로젝E 협의체
국민안전로M사업단

로분비즈니스밸트조성사업단

바이오닉암 사업단

로분전문연구소 
협의체

지능정보■로분 융합서버스 기술개발사업단

인간친화형 협동로봇기술 개 발사업 단

Q 드론{무인기) 추진단

- PIE모델 무인기 분야 전문위원 등을 활용하여 드론(무인기) 추진단 구성



2. 추진체게 운영

1) 시행계획 이행점검

E (개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효율적 추진과 이행력 강희률 위헤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

〇 견 분야에 대해 매년 상반기에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 등에 대해 하반기 추가점검 및 특정평가 등 

실시

〇 (주요 내용) 전년도 실적•성과, 규제개선 이형현황, 다부처 R&D 협력, 특허•기술수준 등에 대해 

점검 (상반기)

0 추가점검이 펄요한 것으로 판단*된 분야에 한해 상반기 점검 후속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점검

* (추가점검 분Of 선정 기준) 사업추진 지연, 성과창출 미비, 대내외 환경번화에 따른 전락변경 월요성, 정책목표 
달성여부. 중간평가 결과 '미흡' 사업이 있는 분Of 등

활용하여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점검결과에 대해〇 분야별 소관부처 주판으로 추진체계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검토 수행

G (결과 활용) 차년도 예산심의 및 차기 시행계획 수립, 특정평가 대상 사업군 선정 등에 활용 

D 추진체계 활용 방안

0 시행계획 대비 분야별 2018년 추진성과 및 현황을 추진체계 및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자체점검

© 분야별 자체점검 결과의 검토(혁신성장동력 특위 민간위원,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협의희 등 참여)

^ 분Of별 추진체계가 자체점검에 관여하기 때문에, 자체점검 결과 검토는 톡위 민간위원 및 분아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자체평가 근거 제시 및 토의 등을 위해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협의회가 일부 참여

©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룰 부처 및 추진체계에 제시하여, 2019년 추진계획에 반영을 권고하거나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반영

2) 신규 다부처 공동 R&D 발굴

0 (개정부R&D의 부처 간 R&D협업 촉진 및 성과국대화를 위해 다부처 R&D사업의 발굴 및 기획을 

지원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J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고,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술주기률 공동으로 

추진

0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 (예산 반영)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시 우선적으로 반영 가능

- (기술성 평가 우대) 예비검토 면제 및 평가항목 우대가 가능



□ 추진절차

<그림 3-14)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 추진 계획(안)

주제 발굶 사전기획 공동기획 사업 선정

• (하향식) 분아벌 ► . 과학기술혁신본부 ► • 과학기술혁신본부, ► • 전문가 평가
추진체계 주도 관계부처 (공동) • 다부처특위 심의

© (주제발굴) 다부처 공동으로 수행할 R&D 사업의 주제를 발굴

0 (사전기획) 대상 주제별로 기슬•사회 • 정책 현황분석 등을 통해 사업 목적, 목표, 필요성, 추진방향을■ 

제시

^ 사전기획을 수행할 기획연구자는 대상 주제에 대한 공모를 통해 선정

© (공동기획)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체계,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기획 

•X- 공동기획 대상은 사전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선정

© (공동사업 대상 선정) 부처 공동으로 추진할 R&D사업 대상을 선정 

D 추진체계 활용 방안

© (과학기숱자문회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서 추진계획 , 주제 선정 , 사전기획 

및 공동기획 대상 선정,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 등을 최종걸정하며 총괄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체계) 다부처공동기획 주제룰 발굴하고 사전기획 •공동기획 중간과정 및 

결과평가 시 검토의견 제시

<그림 3-15> 다부처공동기획 추진체계



U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체계의 역할

〇 (주제발굴 단계) 분야별 기술•정책•산업 현황, 정부R&D 현황 분석에 기반을 두어 다부처 R&D 

주제를 발굴하여 제시

0 (사전기획 단계) 사전기획 결과평가 단계에서 (D목표 도출의 적절성, (D다부처 수행의 적절성, (D기존 

정부R&D와의 유사•중복성 등을 사전검토

〇 (공동기획 단계) 공동기획 결과평가 단계에서 ©세부과제의 적절성, 처 간 역할분담 및 협업 

체계의 적절성, (D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사전검토

3) 혁신성장동력 융합설증■기획

C (목적) if시장•§?서비스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동력의 다양한 분야 간 융합 및 다부처 협력(3개 부처 

이상)을 통한 실증 및 사업화 기획 지원

U 개요

© (사업기간) '19년~'23년(5년간)

© (대상분야) 혁신성장동력 중 다부처 실증■사업화기획이 필요한 분야

© (참여기관) 산혁'연 협력 컨소시엄(부처, 벤처캐피탈, 규제기관 참여 가능)

0 (운영방식) ® 실증아이템 2배수 선정 후 사전실증기획*(2~3개월), (D 실증•기획 수행(18개월), 

(D 실증•기획결과 확산(공청회 또는 공유회의)

* 필요 시, 아이템별 경쟁형 방식(2개 기관 동시 추진) 도업을 통해 기획 내실화

〇 (예상 결과물) (D 신제품•신서버스 아이템 발글, @ 다부처 협업 가능 후속사업화 기획, (D 실증• 

기획 수행 중 융복합형 if규제(안) 제시

G 추진체계 역할(안)

0 (아이템 발글 및 검토) 추진체계별 실증•기획 아이템 발굴■수요 제기, 산•학•연 수요제기 아이템 

검토

〇 (제안요구서 작성) 대상 아이템 사견평가를 통해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 추진체계틀 중심으로 혁신 

성장동력 관점의 제？]:요구서 작성

0 (실증•기획 참여 및 자문) 실증•기획 참여는 물론 진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자문(R&D, 인■허가, 

시장진입, 사업화, 규제•제도 등) 수행



〇 실증주제 선정 절차

<그럼 3-16> 혁신성장동력 융합실증■기획 추진절차

© (실증주제 사전수요조사) 산•학•연 대상 수•요조사틀 통한 발굴

- 산•학• 연 및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 대상 수요조사

0 (사전검토/주관기관) 수요제기 펄수 핵심요건 적함성 검토

© (실증주제 검토/추진체계) 수요 제기된 실증주제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그룹화

0 (실증주제 평가/민간전문가 평가팀) 산■학• 연 및 추진체계로부터 발굴•제안된 실증주제에 대한 특위 

민간위원 중심으로 평가

@ (대상아이템 확정/특위 민간위원) 추진체계룰 통해 작성된 제안요청서(RFP)를 대상으로 혁신성장 

동력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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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가이드라인 마런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마런

제1절 개요

Ci 추진 배경

« 13대 혁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측을 포함한 지원방안 수럽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n7.12월) 및 시행계획(• 18.5월)

- 선정된 분아를 지속 유지하던 기존 성장동력 정책과 달리 신규분야 발굴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한 분야 또는 달성이 어려운 분야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제외 

하는 등 분야 조정을 계획

<그럼 4-1 >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러체계

계획 (Plan)

- 혁신성장동력 시행게획 마련 등

개선 (Act)
- 시행게획 수정, 혁신성장동력 분아 
수정 등

설 행 (Do)
- 연구개발, 설증, 시장창즐, 인프라 
구죽. 규제개선. 등

평가 (Check)
-이행실적점검. 특정평가 등

e 혁신성장동력 분야 조정을 위해 시행계획 등 분야별 추진전략의 이행여부. 창출된 성과 등을 포함한 

정책의 효과성 분석 필요성 제기

« 기존에 추진하던 성장동력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하여 혁신성장동력 정책 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적점검 및 평가 방안 마련이 펄요

Cl 추진 향

« 이행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업군 특정평가 실시하도록 

지원

- (이행실 적 점검) 소관부처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그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행

- (특정평가 지원) 이행실적점검 결과 추가적으로 정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타도록 지원



〇 (결과활용) 에산심의, 평가대상 결정, 혁신성장동력 분야 조정, 추진전략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 

이행실적점검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이행실적 점검)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에산심의, 특정평가 대상 결정 등에 이행실적점검 결과를 

활용

- (특정평가)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한 평가결과룰 혁신성장동력 분야 조정 등 정책 개선에 활용

<표 4-1 > 혁신성장동력 성과평가 개선방향

기존 추진현황 향후 추진방향

• 이행설적 점검 설시 • 이행설적 점검 외에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특정 
평가 실시 지원

룹 점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에산심의, 시행계획 수립, 평가대상결정, 분야 조정 
등에 적국 활용



제2절 혁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방안(안)

〇 추진배경

0 혁신성장동력 전주기(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 구측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핵심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분야별 R&D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분야 조정 등에 활용 

Ej 혁신성장동력 성과평가 개요

〇 (평가방법)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정책목표 달성 여부, 추진방식 점검 등을 위해 정부 R&D 사업 

성과평가 체계(중간평가 및 특정평가) 중 하나인 특정평가룰 활용하여 사업군 평가 

*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관점을 마련하여 심층 분석 및 권고사항 도출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을 층분허 고려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 사전에 결정된 

평가시기 및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중간평가보다는 특정평가가 적합

© (평가시기 및 대상) 혁신성장동력 추진성과 점검 측면에서 유의미한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9년 

하반기부터 유형별 1개 분야씩 순차적으로 추진

^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개정C17.12월)을 통해 언 1 회 평가에서 수시평가도 가능하므로 향후 평가심사과와 사업군 
평가 시기 문의하여 필요시 협의

- 특정평가 시기(11 월말~차년도 4월)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마련 시기C 18.5.)틀 고려할 때 '18년 

하반기 특정평가 수행은 평가실억이 없으므로 '19년 하반기부터 유형벌로 순차적으로 추진

- 특정평가 대상 수(사업군 1~2개, 사업 2~4개)률 고려할 때 매년 혁신성장동력 1개 사업군 평가 

수행이 적절하므로 추진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분야 중 1개 분야 선정

<그림 4-2> 혁신성장동력 유형별 평가 시기(안)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21 년 하반기 '22년 하반기 '23년 하반기

조기상용화 
(시장접근유형)®

조기상용화 
(여건조성유형)®

조기상용화
(수요창출
유형)®

다 원천기술확보 
(산업확산 
유형)®

=수 원천기술확보 
(중장기 연구 

유형)®

유형별 분아 ： ©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설, 신재생에너지. ® 자율주행차, 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 
@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D 혁신신약, 인공지농

0 (주요 평가관점) 혁신성장동력 사업군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평가 평가관점 중 사업추진방식의 

체계성, 목표 대비 달성도 등을 주요 평가관점으로 도입 

* 특정평가 평가관점은 적절성, 체계성, 효율성 및 효과성으로 구성될



<표 4-2> 성과평가 주요 평가관점(안)

평가 관점 세부 관점 설 명

적절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혁신성장동력 정책과 개별사업 목표 또는 내용 간 부합성

체게성

사업추진방식의 체계성
• 혁신성장동력 정책목표 및 지원방식과 개별사업의 기획-집행-평가, 
목표-내용-과제-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

투자전락의 적절성 
(포트폴리오, 규모 등)

• 혁신성장동력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사업이 필요한 분Of에 적 
정규모 에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평가

효과성 정책 목표 대버 달성도 • 정책 목표 대버 개별사업의 정랑적/정성적 성과 달성도

<표 4-3> 평가 절차별 역할 배분(안)

절차 구 # 성장동력기획과 평가심사과

평가준비 평가대상
선정

• 대내외 환경번화, 창출성과, 추전방식 등을 고러하여 
평가대상을(분아 및 사업) 결정하고 수요 제출

• 제출된 사업(군) 수요 검토 
및 선정

평가수행

연구진 구성 • 해당 분Of 전문가(추진단장 등) 추천 룹 연구진 구성

평가계획
마련

• 혁신성장동력 정책 및 개별사업 추전에 있어 특이 
사항 등 사전정보 제공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전방식 적절성, 목표 달성도 
등의 해당분야 평가관점 제안

• 평가관점 도출

개선권고사항 
도출

• 도출된 개선권고사항 검토 • 개선권고사항 확정하여 부처 
통보

평가결과 
환류

조치계획 
이행실적 점검

• 특정평가 결과(개선권고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과 
이행실적 1차 점검

• 1 차 점검결과를 추가검토 
하여 확정

정책 반영 • 혁신성장동력 분아 조정 등에 활용



〇 절차별 세부 추진 방안(인)

1) 평가 대상 선정

© (절차) 특정평가를 추진할 혁신성장동력 유형에 해당하는 분야벌 추진 현황조사, 대상선정, 부처 

통보 및 성과평가 수요제기의 단계로 진행

- (현황조사) 특정평가 필요여부 판단을 위해 상반기 혁신성장동력 이행실적점검과 연계하여 혁신성 

장동력 추진 부처에 사업리스트, 주요성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

- (대상선정) 특위 민간위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혁신성장동력 현황과 대상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 분야 및 사업(안) 선정

- (부처통보) 대상 분야 추진부처에 특정평가 수요제기 사유 및 대상 사업(안)을 사전 통보

- (수요제기) 특정평가 수요조사 시 평가대상 분야 및 사업(안)을 제출하고 평가심사과와 협의하여 

평가 추진

(수요제기 작성 항목) 사업군명. 에산, 사업내용 및 추천사유

<그림 4-3> 평가대상 선정 절차

추진현황 조사 평가대상 선정 =다 부처 통보 수요제기

© (선정기준) 해당년도 특정평가 추진 유형에 속한 분야 중 성과창출시기 둥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분 

야를 선정하고, 주요 사업 선별

- (분야 선정)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로드맵, 이행실적 점검자료 등에 제시된 주요성과 창출시기, 

이형실적 점검결과, 대내외 환경변화, 해당분야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분야 선정

[대상 고려사항]

® 분야별 주요성과 창출 시기

@ 혁신성장동력 이행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 지연, 성과창출이 미흡하여 심층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

(D 대내외 환경 변화께 따른 현재 추진전략의 변경이 필요한 분야 

® 추진 부처 수요 제기한 분야



(주요사업 선별)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주요 사업 3~5개를 선별하여 사업군 구성 또는 단일 사업*인 경우 사업평가로 추진 

* (예시) 스마트시티 분야는 국가전락프로젝트 단일사업으로 추진

[주요사업 선별 시 고려사항]

(I) '18년 이후 혁신성장동력 관련 에산 규모 

(D 주무부처 사업 골고루 고려

(D 사업 착수 및 종료 시점(착수 2년차 이상 사업 ~ 평가시점에 종료되지 않은 사업) 

®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시기(전년도 평가대상사업은 평가부담 완화 측면에서 제외)

2) 평가 수행

0 (견문가 추천) 특정평가 연구진 구성 또는 평가 자문에 활용할 수 었도록 PM에게 혁신성장동력 

정책 전문가 리스트 제공

© (평가계획 마련 참여) 향후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환류를 위해 평가계획 마련 시 PM에게 해당분야에 

대한 사전 정보룰 층분허 제공

- (주요 쟁점 제공)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마련 및 이행실적 점검 등 해당분야 혁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경과 및 특이사항 제공

- (주요 평가관점 제안) 해당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사업 추진방식의 체계성, 정책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등의 일부 관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요청(성과평가 개요 주요 평가관점 참고)

0 (개선권고사항 검토) PM이 도출한 개선권고사항 중 혁신성장동력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여 의견 제공

^ 사업군 특정평가는 사업군 및 개별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끼I 도출하여 제시

[평가결과 환류]

© (조치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 사업군 및 개별사업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이행실적 1차 검토 추진

- (조치계획 점검) 해당부처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을 성장동력기획과에서 1차 검토 후, 특정평가 PM이 

추가 검토하여 최종 확정

•X- 평가결과, 조치계획 등을 관련 특위에 보고 월요여부 향후 결정

- (이형실적 점검) 해당부처에서 작성한 이행실적을 성장똥력기획과에서 1차 검토 후, 특정평가 PM이 

추가 검토하여 최종 확정

•X- 향후 혁신성장동력 이행설적점검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 모색



〇 (정책 반영) 사업군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을 향후 혁신성장동력 사업 분야조정, 해당분야 지원전략 

개선 등에 적국 활용

- (분야 조정) 해당분야외 정책목표 대비 달성도와 원인분석 결과 등을 기반으로 혁신성장동력 유지, 

민간주도 또는 일반사업 견환* 여부 결정

* (에시) 정책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해당 분야 기술이 어미 성숙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정책목표 달성도가 1어지고, 해당 분야 기술실현도가 여전히 낮을 경우 일반사업으로 전환

- (지원전략 개선) 사업군 개선방안 중 해당 분야 혁신성장동력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은 향후 

정책 개선 시 포함하여 추진



제3절 혁신성장동력 이행실적점검 방안(안)

D 추진배경

@ 혁신성장동력 전주기(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 구측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이행실적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혁신성장동력 책임부처에서 시형계획 이행현황을 매년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혁신성장동력 총괄 

부처에서 차년도 에산심의, 특정평가대상 결정 등에 활용

Q 이형실적점검 개요

© 시행계획 수립 및 에산검토에 활용하기 위한 점검과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점검시기 및 대상)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실시

- (상반기) 혁신성장동력 전체 분야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여 시행계획 수립 및 차년도 

예산검토에 활용(1~2월 경)

- (하반기) 상반기 이행실적점검 결과 성과가 미흡한 분야,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 

으로 점검이 펄요한 분야에 한해 실시하고 특정평가 대상 선정에 활용<7월경,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농)

© (점검방법) 분야별 책임부처는 추진체계 등을 활용하여 추진실적을 조사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X- 점검 자료를 필요시 층괄부처에서 추가 검토하여 활용 

D 상반기 점검 방안(안)

0 분야별 소관부처에서 추진체계 등을 활용하여, 아궤 조사 항목들을 기준으로 조사 및 자체 점검*하여 

체크리스트에 작성

* 시행계획 세부추진전락별 지연여부, 혁신성장동력 사업리스트 번동여부 등

- (정책 추진현황) 시행계획 상 세부 추진전략 항목별로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작성

^ 기 계획한 R&D 신규 사업 추진현황 등 연구개발, 실증. 시장창출.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의 항목으로 구분 
하여 조사

- (추진성과) 추진된 세부전략에 따라 창출된 성과룰 작성

- (에로사항) 대내외 환경변화 등 시행계획 세부전략 추진 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작성

- (향후계획) 해당년도 추진계획 시기별로 작성

- (사업리스트) 세부사업기준으로 부처명, 사업명, 기간, 에산 및 주요 지원내용 작성



<표 4-4>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 절차별 역할 배분

절차 성장동력 층괄부처(성장동력기획과) 책임부처 (유관부처)

계획마련 •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자료작성 및 점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책임부처 안내

점검수행

• 추진체게를 활용하여 점검울 위한 조사 자료를 
제공된 앙식에 작성

• 작성내용 기반으로 체크러스트를 표기하여 층괄 
부처에 제출

결과 환류 • 시행계획 수립, 차년도 에산심의 등에 활용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관부처 점검결과의 타당성 및 실적 점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각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유도

<표 4-5> 이행실적 점검 검토 관점(안)

구분 검토 관점

자체검토결과 타당성
체크러스트 답번에 대한 근거가 논러적이고 합러적으로 제시되어 답번과 
근거의 부합성이 높은지 여부

시행계획 추진과제 이행의 적절성

어행실적 점검
정책 목표 대버 창출된 성과의 우수성

향후 계획의 적절성

기술•산업 동향을 고려할 때 시행계획 보완사항 제언

1 하^기 점검 방^안)

© (대상 분야 선정) 아래와 갇이 추진성과, 환경변화,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하반기 점검 대상 분 

선정하고, 부처에 통보하여 점검 요청

[ 하반기 점검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사업 추진 지연 또는 성과 창출이 미흡한 분야 

@ 대내외 환경 변화께 따라 현재 추진전략의 변경이 필요한 분야 

(D 산업화 근접 등 정책 목표가 달성된 분야

® 해당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결과 미흡등급이 부여된 사업이 있는 분야

0 상반기 점검과 동일하게 소관부처가 아래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조사하고 체크리스트에 

표기하여 총괄부처에 제출



- (조사항목) 해당년도 상반기 점검 이후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정책 추진 시 애로사항, 혁신성장 

동력 사업리스트(사업명, 기간, 에산 등) 등을 중심으로 조사

- (검토항목) 정책 추진 및 성과 창출에 었어 환경변화 여부, 특정평가 선호여부, 핵심사업 리스트 

등의 체크리스트 답번을 표기하고 의견 작성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관부처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사업군 특정평가 

대상"t분야 및 사업리스트)을 1~2개=라 선정

* 혁신성장동력 정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성장동력 특정 분야 주요 사업 3~5개를 사업군으로 묶어 
평가 수행

** 데년 전체 연구개발 사업 중 4~8개 사업(군)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수행하므로, 혁신성장동력 특정평가 수요는 
1~2개 제출미 적절

[ 특정평가 대상사업군 선정을 위해 고려할 사항(안) ]

[분야 선정]

® 분야별 주요성과 창출 시기

@ 이행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 지연, 성과창출 미흡 등 심층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 

(D 대내외 환경 변희서1 따라 현재 추진전략의 변경이 필요한 분야 

® 추진 부처에서 특정평가 수요를 제기한 분야 

[사업리스트 선정]

® 해당 분야 사업 착수 및 증료 시점(착수 2년차 이상, 평가시점에 종료되지 않은 사업의 수 고려) 

@ 해당 분야 사업의 성과평가 시기(최근 1년 이내에 평가를 수행한 사업 제외)

<표 4-6> 하반기 이행실적 점검 절차별 역할 배분

절차 혁신성장동력 총괄부처(성장동력 기획과) 분Of벌 책임부처(유관부처)

계획마련 • 책임부처에 이행실적 점검관련 자료작성 요청

점검수행
• 책임부처는 이행실적을 조사하여 앙식에 작성하고. 
작성내용 기반으로 체크러스트를 표기하여 총괄 
부처에 제출

결과 환류
• 총괄부처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특정평가 대상 사업군을 선정하고, 특정 
평가 수요제기

© (결과 활용) 점검결과 선정된 특정평가 대상 사업군을 혁신성장동력 특위에서 심의 •확정하고, 과학 

기술혁신본부 평가심사과에 특정평가 수요 제출(6월 또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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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및 시사점

C 신규분야 발굴•선정 체계 구죽 및 '19년도 신규두보 도줄

〇 기술•산업 환경의 번화 양상을 고려하여 범부처 성장동력 추진 필요성이 존재하는 분야률 발굴 및 

검토할 수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추진체계 구측

고려하여 향후 5~10년 이내 경제성장을-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전주기 및 신규분야 발굴 주기 등 

주도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발글 절차* 마련

* (1 차 후보 도출) 기술■경제•사회 현황. 해외 사례 등 산업■사회적 수요 분석 

(후보분OF 도출) 기술•산업 여건 분석을 통해 성장동력화 여부의 평가 

(세부기획 수립) 성장동력 정책 전주기를 고려한 세부기획에 관계부처가 참여

(신규분Of 선정) 세부기획 결과를 바랑으로 성장동력 추진 월요성 평가 및 신규분Of 선정

- 기술, 산업, 경제 분야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신규분야 발글■검토•선정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성장동력 신규분야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국내외 유망기술■산업 분야의 산업화 단계, 기술수준, 특허 등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규추가 필요성이 존재하는 '19년도 신규 후보분야를 발굴 및 검토

- 산업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었으며 국가적 협업이 펄요한 분야를 찾아내기 위한 신규 

분야 발굴기준을 수럽•적용하여 신규 1차 후보 8개=타룰 발굴

* 유망기술, 유망산업. 범용핵심기술, 산업저번기술

** 혁신형 디스플레이, 핀테크, 첨단보안, 차세대 컴퓨팅, 바이오소재,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탄소포접활용, 미래형 전지

- 1차 후보분야의 기술•산업 역량 및 여건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성장동력화 가능한 

2개 후보분야(혁신형 디스플레이, 미래형 전지:T 도출

* 특허 분석을 통해 기슬성숙도 및 경쟁력 등을 점검하고(특허청■KISTA), 산업여건 분석을 통해 시장 전망 및 산업생태계, 
산업 역랑 등을 분석(산업연구원)

** 71존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어W 탈피하여, 맞춤형 수& 기반의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71술적/제도적 
혁신 전락이 필요한 분Of

E 분야별 추진체계 개편안 마련

©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및 민간 성과 확산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마련

- 분야별 특성 및 사업 추진형태 동을 고려하여 분야별 주관부처 주도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D 추진단, 

(D 사업단, (D 사업단 협의체의 형태로 추진체계 구성



-X- (추진단) 다양한 수요에 따라 정부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 운영에 유연성이 필요한 분Of 

(사업단)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접중적인 R&D 추진 필요 분Of 

(사업단협의체) 여러 목표가 혼재되어 있어 단일 사업단 구성이 어려운 분Of

-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민간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지도록 분야별 주관•협조부처 간 정책협의회, 

주관•협조부처 산하 기관을 지원조직으로 지정

© 혁신성장동력 정책 전반의 이슈를 검토하고 점검•조정하기 위해 분야별 단장•협의체장이 참여하는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협의회' 구성

T7 T；：〇 〇 R&D 발굴, 융합 실증■기획 등© 분야별 추진체계는 시행계획 이행실적 점검, 신규 다부처 

혁신성장동력 정책 기획•수립과정에 참여

□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0 신규분야 반영, 기존 분야의 졸업 및 배제 등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티체계 내에서 사업 평가 및 

이행실적 점검의 강화를 통한 정책 개선 효과 기대 가농

- 기존 성장동력 정책과 달리 신규분야 발굴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정책목표를 달성한 분야 또는 

달성이 어려운 분야는 혁신성장동력에서 제외 등 분야 조정을 계획

- 이행실적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심의, 특정평가 대상 결정, 혁신성장동력 분야 

조정, 추진전략 개선 등에 활용 가농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 (상반기) 혁신성장동력 전체 분아를 대상으로 전년도 추전설적 등 점검 

(하반기) 상반기 점검 결과 성과가 미흡한 분〇» 대상으로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톡정평가 대상 선정에 활용

〇 분야별 소관부처 및 추진체계룰 활용하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계획 및 로드맵의 

수정 •보완에 활용 가능



제2절 향후 계획

〇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선정

© (세부기획 수립) 후보분야률 대상으로 국가적 성장동력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규제 

개선, 산업확산 등 술주기룰 포함허는 관계부처 공동의 세부기획 수립

0 (신규분야 선정)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규제■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경우 5~10년 내에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와 신산업 성장을 크게 기대할 수 었는 분야를 평가 및 선정

•X- 혁신성장선도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기간 내에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도사업 중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려

- 신규분야로 선정되지 않은 분야는 지속 모니터링, 기존 성장동력과 연계, 일반사업 추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정책 반영

D 추진체계 운영 및 운영방안 고도화

© 범부처혁신성장동력협의회의 정기적인 운영, 분야별 추진체계의 운영•관리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 

장동력 전체 및 분야별 정책 수요 발글•검토■조정을 추진

- 이형점검, 신규 다부처 R&D 발굴, 융합실증■기획, 재난안전분야 적용 방안 등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수립 및 실행 등에 추진체계를 적국적으로 활용

- 정책•산업 환경 및 동향 분석, 정책 이슈 도출 등을 위해 분야별 추진체계 운영 지원

© 분야별 추진체계의 운영 •관리 사례, 타 정책 추진체계의 분석 등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의 

효율화 빙만 도줄

D 분야별 이형점검 및 사업평가

© 분야별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 이행실적 점검 추진

- 상반기 점검에는 시행계획 상의 추진목표 및 단계별 목표 대비 성과 도달 여부,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분야별 자체점검을 실시

- 상반기 점검 결과 성과가 미흡한 분야, 환경변화로 인해 추가 검토가 될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반기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특정평가 등과 연계

© 이행점검 결과는 차년도 예산 심의, 특정평가 대상 결정, 혁신성장동력 분야 조정 등에 활용하고, 

분야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차년도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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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아 발굴기준 관런 미론적 개념

0 Gartner's Hype Cycle

-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에서 발생하는 기대(expectation)의 정도를 표현한 도표로> 기술의 성숙도나 미태의 

성장가농성 파악이 가농

- 신기술은 과대광고 정도 및 기숱 성숙도에 의해 5단계의 주기를 거침

< Gartner's Hype Cycle >

On the Rise At the Peak Sliding Into the Trough Climbing the Slope Entering the Plateau
expectations I— Activity beyond eariy adopters 

Negative press begins

ird-generatjon I~ products, out of the box, product suites

Second-gen&ration products, some services
Loss than 5 percent of ihe potential audience has adopted fully

InnovationTrlggor Penk of Inflated Expectations Slope of Enlightohmonl Plateau of Productivity

< Hype Cycle 단계별 정의 및 특정 >

단게 정의 주요 특정

Innovation
Trigger

기존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깨 기술에 대한 언론 및 업계의 관심이 
상승하는 시기

• 소수 기업만이 기술 공급 가농
. 기성 기업의 경우 급격히 혁신적인 제품 출시
• 시드 단계의 벤처투자. 높은 제품 가격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기술 성숙도에 비해 기술의 기대가 높아 
최고조에 이르며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시점

• 얼러어답터의 사례 등장. 대중적인 명청 확산
• 다수의 공급자 등장, 벤처투자 및 M&A 시작
• 투자버볼이 나타날 수 있음

Trough of 
Disillusionment

기술의 기대치에 비해 낮은 기술의 성과 
및 한계가 알려지는 시점으로 기술에 대한 
기대감 하강

• 성공사례의 한계와 실패사례가 알려지며 언론의 기대치가 
낮아지기 시작

• 기술 발전은 이어지나, 기대를 층족하는 제품 출시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

Slope of 
Enlightenment

기술이 기존 문제를 해결 가능할 정도로 
성숙하여 기술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다시 
상승하는 시점

• 기존제품을 개선한 2-3세대 제품 출시 
클 시장 적용률이 5% 이상으로 성장
• 새로운 성공사례 보고
• 비용•매출에 대한 유효한 통계가 산출

Plateau of 
Productivity

기술의 가치가 입증되어 주류로 편입되는 
시점으로 기술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남

• 제품 생산 전반에 대한 산업생태계 탄생
• 투자는 1P0 및 기업 인수를 중심으로 이뤄짐
• 실생활에서도 기술의 명청이 종종 사용



© 산업수명주기 (Industry Life Cycle)

-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특정 산업의 변화를 표현한 것으로, 

태동-성장-성숙-쇠뢰의 주기룰 가짐(Lumpkin, 2001； 경하, 2006)

- 관점에 따라 도업-성장-성숙, 또는 도입-성장-쇠퇴의 3단계로 구분하거나, 미발달-성장-조정- 

성숙-쇠뢰 등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함

< 산업수명주기 단계별 특성 >

단게 시장 특성
태동기 신제품, 높은 투자비용, 손실가능성, Nv

(Introduction) 소비자의 낮은 수용, 경쟁 낮음 S / \

성장기 소비자의 수용 증가, 매출 신장, 높은 수억, 3
%

§ / \

(Growth) 진입의 용이성. 경쟁증가 0 \ h
금

성숙기 낮은 매출 성장, 초과 가동률, Z 'if % 1 p

(Maturity) 가격과 이억의 하락, 경쟁심화 <
vf " 5 m

쇠퇴기 대체품 등장, 매출액 성장률 감소,
Vi _y 1

(Decline) 생존을 위한 합병압력, 철수전락 TIME

•X- Lumpkin(2001), 경종수(2006)

@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

- 기술의 발전 정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S-curve 성장 특징에 근거하여 도입-성장- 

성숙-쇠퇴(또는 정체)의 네 단계로 구분

- 가로측은 시간(또는 투자비용/노력)으로 표시하고, 세로측은 기술 발전 정도(또는 누적 적용사례, 

특허 등)로 표시함(Ernst, 1997)

- 성장기-성숙기의 경계점에서는 기술외 발전 속도가 낮아지기 시작

^ 특허 기준 관점으로는. 성장기-성숙기의 경계점에서 누적특허수의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당해특허수는 
최넷값에 도달 후 감소하기 시작

< 기술수명주기 단계별 특성 >

S<- Ernst(1997)



td록 2

Q (유망기술) 국내외 유망기술 관련 성장주기(Hyp 

〇 국내외 유망기술

신규분아 발굴 검토 사항

cycle 등) 검토

유망 분아
중점
과학
기술

유망기술* 국가

MIT Gartner KISTEP KISTI 24 개 
혁신기술 일본 머국 영국 

(5필적) 중국 독일 EU OECD

차세대 디스플레이 o

편테크
o

(블록체인)
〇

(볼록체인) 〇 〇
(볼록체언)

앙자정보통신 ® ® (§)

차세대 컴퓨팅 
(i라우드/애지/앙자컴퓨팅 등)

o
(앙자) ® o

{앙자)
o

(HPC)
o

(HPC)

사이버 보안 ® o ®

무선전력송수신 ®

생체인증 o

뇌과학
(뇌인터페이스 등)

o o ®

유전공학 
(유전자 편접 등)

o o (증자)

식품 신산업 ®

3D 프린팅 ® (§) ® o

에듀테크

천환경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 o

초고속 튜브트레인 O

스마트 유통 o

C〇2 포접저장 ®

디지털 트윈 o o o o 0 o 0

차세대배터리 ® ®

해앙플랜트

미래유망기술은 와해성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



© Hype Cycle (Gartner)

유망 분Of
Hype Cycle

관런 유망기술명 2015 2016 2017 2018

차세대 디스플레이
Volumetric Displays 1 1 1 1
Flexible Display^^ 2 3 3 3

편 테 크
Cryptocurrencies(2015)/Blockchain(2016-스 2 2 2 2
Digital Personal Financial Advisor가 1 1 1 3

앙자정보통신 Quantum Computing 1 1 1 1

차세대 컴퓨팅 
(에지컴퓨팅 등)

Edge Computing밋 - - 1 2
Clouding Comp니ting판^ 3 4 4 4
Ne니romorphic Hardware - - 1 1

사이버 보안 Software-Defined Security 1 2 3 -
Wireless Power Charging그^ 3 - - 1

차세대배터리 Midrange Wireless Power Charging그^ - 1 1 1
Silicon Anode Batteries신 2 2 - 2

생체인증 Biometric Authentication Methods타 4 4 4 4
뇌과학(뇌인터페이스 등) Brain-Computer Interface 1 1 1 2
유전공학 Genomics Medicine®^ 2 2 2 2
식품 신산업* -

3D 프린팅
Consumer 3D Printing기 3 3 3 3
4D Printing기 - 1 1 1

에듀테크**
친환경자동차 Electric Vehicles®스 4 - 3 3
초고속 튜브트레인* -
스마트 유롱**
C〇2 포집저장 2011 년 이후 언급 없음 - - - -
디지털트윈 Digital Twins®^ - 1 1 2

* 관련 hype cycle 자료 존재하지 않음
** 해당분Of의 범위가 널어 세부사항을 톡정지어 hype cycle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
1) Hype Cycle for Mobile Device Technologies
2) Hype Cycle for Digital Banking Transformation
3) Hype Cycle for Cloud Computing
4) Hype Cycle for Semiconductors and Electronics Technologies
5) Hype Cycle for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Technologies
6) Hype Cycle for Healthcare Providers
7) Hype Cycie for 3D Printing
8) Hype Cycle for Connected Vehicles and Smart Mobility
9) Hype Cycle for the Internet of Things



E (유망산업) 산업수명주기(배동-성장-성숙-쇠뢰) 상 태동기의 산업 검토 

0 국내외 공통적으로 ICT서비스, 바이오/의료 분야의 투자가 가장 활발

〇 (ICT 서비스) 국내는 주로 교육, 금융, 광고 분야의 투자가 활발한 반면, 세계적으로는 전문 서비스, 

건강, 결제를 중심으로 투자 중 

^ 쇼핑은 공통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는 분아

0 (바이오•의료) 국내는 의료/재활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는 의료기기와 바이오기술에 큰 투자가 

진행 중

< 산업별 스타트업 대상 투자 상위분야(국내) >

대분류 계=1 5듀
ICT 서비스 SW기술솔루션, 교육, 금융/보험, 광고/마케팅, 여행/숙박

바이오/의료 의료/재활

유통/서 버스 쇼핑

콘텐츠

게임

^ 자료: 벤처?H퍼탈협회, 플래럼

< 산업별 스타트업 대상 투자 상위분〇K세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터넷
인터넷 SW 및 서비스 회계•금융, 경영관러, 광고■마케팅, 인사관러, 

교육■훈련, 감시■보안 등

전자상거래 종합쇼핑몰, 식품, 여행. 의류 및 잡화

모바일 및 통신
모바일 SW 및 세d|스 건강■월니스, SNS, 대금결제, 회계■금융 등

모바일상거레 여행, 종합쇼핑몰
의료기기 ■기구 영상진단장비, 수술기기

헬스케어
바이오기술 -

의약품 개발 -

의료시설 •서비스
소 HE웨어 과학•공학용 SW -

소비자 제품•서비스 가전 -

제조 ■건설 ■환경 기계 •장비 로봇

기업용 제품■서비스 컨설팅 •아웃소싱 경영전락 컨설팅

식음료 -

컴퓨터 HW■서비스 IT 서버스 IT 솔루션-SW 개발

금응

•X- 자료: cbinsight.com



D (범용 핵심기술) 산업 •기술 분야에 범용적으로 TI ^ 적용되어 파급효과가 큰 기숱 분야 검토

제조업 관점 전 산업 관점

EU
(Horizon 2020)

싱가포르 
(RIE 2020)

□1 국 
(AMP)

싱가포르
(Infocomm)

한국(4차산업^명대융게획)

광자기술 사이버 안보 및 
신퇴

첨단제조 디지털제조

지속가능 제조, 
첨단제조/검사장버, 
첨단성형/접합.
시각하•/디지털제조

통신
모바일,
사물인 터넷

첨단소재 첨단소재 첨단소재 인지
인공지능

나노기술 나노제조 분석

나노마이크로전자 
공학 플렉서볼 전자제조 고성능 컴퓨팅

바이오거술 바이오제조/정보 인터페이스

적층제조 적층제조 벅데이터

로봇공학/자동화 산업용 로봇 클라우드

센싱 /측정/공정컨트를

Q 업저변 기술) 현재 첨단기슬은 °}•니지만 과거 특정 산업의 기반이 되었던 저변기숱을 산업군별 검토

농림수산업 유전공학 관련 
신산업 바이오자원(신성장)

제조업
{장 버•자본재) 제조시스템

수송장비

적층제조 사 3D/4D 프린팅
공작기계 -- 하이브러드 가공기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나 전기차/수소차

제조업 
(IT제조) 전지 Ni-Cd 나 Li-ion Ll-S, Li-air, 전고제, 메타전지

유선충전 - 접촉식 무선층전 - 원거러 무선충전

운송/물류

서비스업 보건 -..... 인공장기

\\ 유전체분석

\ \ 맞춤지료

1 마트몰류/유뭄

정보통신 사이버보안



신규 1차 후보분야별 현황 분석

1. 혁신형 디스플레이

〇 (개넘) 웨어러볼, 차량, 사이니지 등 다양한 형배의 제품•서비스에 활용이 가농한 탈 평관 디스플레이 

기기 및 장비

-X- 현재는 TV, 핸드폰 등 평판 기반의 기기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곡면 상 흑은 부퍼를 표현하는 제품•서비스 
수요에 대융 가농한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 에상

후보분Of 명 포함 기술 내용 및 현황

혁신형 디 iil

디스플레이

기존 LED으1 1/10 크기의 초소형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개발 초기이나 메플 등 대기업들이 
M&A 등을 통해 관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중이며, 기업별로 시제품 발표 중. 국내 기업의 
투자는 초기 단계.

볼류메트릭 
디스플레이

입방형의 장치 흑은 훌로그램을 통해 3차원 영상을 출력. '17년 Voxon Photonics(미국)가 
데스크탑형 디스플레이 장처 관매 시작. 미국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유렵 기업이 해당 분Of의 주요기업.

플텍시볼 
디스플레이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룰러볼, 폴더볼, 스트레쳐볼 및 전자종이 등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0LED 등을 기반으로 제품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제품이 선보이는 단계

〇 (정책동향) OLED 이후의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은 플렉시볼 디스플레이룰 중심으로 산업 

윽성 정책을 주진 중

^ (미국)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등을 중심으로 '04년부터 플렉시볼 디스플레이 센터를 설립, 지원하고 
있으며, 소재, 공정부터 상용화까지 광범위한 기술개발 지원

« (일본)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JDI, J0LED 설립)과 원천기슬 투자에 적극적으로 
개입(NED0, FIRST 프로그램)

-X- (한국) 플렉시볼 등의 혁신공정 플랫품 개발, 평가■실증 체계, 시장창출 등을 포함하는 발전전략 수립(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락C18.2), 신산업 기술로드맵C18.7))

D (기숱•산업 동함가 평관 형태 기반의 디스플레이를 탈피하여 곡면, 입체 둥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제시되는 중

0 한•중• 일은 패널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풀렉시볼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은 흘로그램, 

AR/VR 디스플레이에 큰 관심

© (마이크로LED) 미국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등이 상용화 기술에 투자 중

^ Apple은 LuxVue 인수를 통해 마이크로LED 기술을 확보하여 6인치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상용화에 근접

국내 업체 루멘스는 0.75인치의 HD급 마■이크로LED 모듈 공개

© (볼류메트릭) 아시아 국가둘은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를 개발 중이며, 미국 및 유럽은 시장 선점을 

위해 흘로그래피에 집중 투자 중

부표|표현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시제품 형태로 선보인 바가 있으며, 훌로그래]!| 방식은 아직 동영상 재생 및 
컬러 구현에는 제한

^ 호주의 Voxon, 영국의 QinetiQ, 득일의 SeeReal에서 디지털 흘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시연



© (폴렉시볼) 현재 curved 단계의 디스플레이만 상용화되어 있으며, 한중일은 디스플레이 개발을,

유럽•복머는 원천소재 및 공정 기숱을 중심으로 연구 중

^ 향후 bendable, rollable, foldable 등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나, 
제품 수요 및 응용 분Of의 한계로 시장은 정체 중

^ LG 디스플레이는 '18년 77인처 투명 플렉시볼 디스플레이, '19년 롤러볼 TV 공개

^ 삼성전자. 화웨이 등은 '19년 foldable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 공개

D (규제 이슈) 디스풀레이 공정 관련 환경 규제 대응이 펄요하며, 옥외 광고 규제로 시장 확대 제약

0 ISO가 규정까고 있는 디스클레이 공정 관련 환경 규제에 대옹 필요

화학제품의 구성, 작업환경 보고서 등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필요

@ 마이크로LED룰 옥외용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활용 가능하지만, 옥외 광고 관련 규제로 인해 

시장 확대 및 응용기술 개발에 제약 존재

a (기타)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크게 부여될 수 았는 분야로 향후 다양한 산업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펄요

^ 기존 디스폴레이는 전자 대기업의 수요에 의한 산업이었으나, 향후 다양한 용처에서 맞춤형 제품 수요가 높아 
지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필요

@ 국내에서 LED 분야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구분되어 었어 대기업의 마이크로LED 기슬개발에는 

제한이 존재

© 현재의 평면 디스플레이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제품 및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OLED 

이후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이 펄요

©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룰 가지고 었으나, 다품종 맞춤형 제품 생산에 적합한 중소•중견 

기업 중심의 산업생매계 기반 조성 펄요



2. 핀테크

〇 (개념) 지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금융 산업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매의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 민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Of로. 기술개발보다는 제도관점에서 접근 필요

후보분야명 포함 기술 내용 및 현황

핀 테크

전자결제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기존의 결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NFC, 비콘, FDS, OR방식 전자결제는 상용화되었으며, 다수의 플레이어 
간 경쟁 심화 중

P2P 금융
개인 간 금융거래가 가농하도록 연결. 중계하는 서비스. 해외에서는 Lending club, 
ZOPA 등 P2P 대출서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는 한정된 범위에서 스타트업 
전출 중. 외환 등 타 금융 거래에도 P2P금용 확대 중

로보
어드바이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돌리오를 구성•운용하는 자산 관러 서비스. 국내외에서 
도업되고 있으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 중. 인공지능이 핵심기술

E (정책동향) 기존 금융 강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어 적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은 규제 및

제도 해결을 우선적으로 정책 추진 중

^ (영국) 금융감득원 주도로 편테크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등을 포함하는 편테크 산업에 필요한 정책 수단 
(Project Innovate Initiatives)을 도업

•X- (싱가포르) '06년부터 금융IT를 주요 육성분아로 삼았으며, 핀테크 전담 부서(FTIG)를 중심으로 규제, 생태계, 
기술 관련 정책 마련

•X- (한국) 편레크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테스트베드 운영, 보안기술 대응 등을 포함하는 핀테크 
세d|스별 활성화 계획 발표(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C 18.3))

Cj (기술•산업 동향) ICT 기업이 금융서비스에 진출하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고 었으며, 기술적

으로는 높은 보안수준의 기술을 요함

0 전통적 금융 강국인 미국과 영국 기업이 전 세계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 중국 기업의 

성장이 타른 속도로 진형 중

^ 기술의 발전 및 도업은 제도■규제 측면에서 수용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의 편테크 
발전 수준은 중국보다 낮음

0 (전자결제) 서비스 시행 주체 및 환경에 따라 NFC, MST 등 하드웨어 방식, QR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 결제 시스템이 상용화 서비스 중

^ 미국은 전자지갑(Paypal, Amazon Pay), 모바일 플랫품 기반 전자결제(애플, 구글)가 활발하고, 중국은 QR 
방식(알러페이, 위첫페이) 중심으로 확산

•X- 국내는 간편결제(PG사). 전자지갑(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품), 맵카드(카드사)가 보급 중이며. QR 방식의 전자결제 
확대 중

〇 (P2P금융)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신용정보의 수집, 평가 등의 대출중개과정을 자동화하는 

금융 플랫폼 기술이 상용화되어 서비스 제공 중

^ 해외는 개인신용대출과 소상공인대출을 중심으로 P2P 금융 산업이 정착하고 있으며, Lending Club(미국), Zopa(영국), 
루박스, 정등파이낸스(중국) 등이 주요 기업

•)S 국내는 P2P금융의 근거법이 부재하나 시장은 성장 중에 있으며, 렌닛(개인 신용대출), 8퍼센트(개인 및 소상공인 
대출), 묘I플편드(전환대출) 등의 스타트업 존재



©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 시범 서비스 및 상용화 서비스 중에 었으며, ICT 

기술이 고도화된 미국이 기술을 선도

^ 미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대표주자인 Betterment는 Goldman Sachs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였고, Wealthfront, 
LearnVest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

국내는 서비스 초기단게로, 쿼터백, AIM. Fount 등의 전문 업체 및 스타트업이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한 서비스 
출시 중

D (규제 이슈) 금융업 내 강력한 positive 방식의 규제와 관계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신규 투자 및 

진출을 제한하여 산업 활성화를 저해

® 금융기관의 사업범위룰 업종, 대상, 처리방식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자본금, 인력 등을 요건을 요구

•)« 전자금융업법은 지급결제 업종에 최소 3억 원, 증권 등 금융투자 관련 업종에는 최소 5억 원의 자본금을, 
보험법은 일부 보험업종 취급에 대해 50억 원의 자본금을 규정

모든 금융상품은 금융감득원에 신고, 감득을 받아Of하며, 금융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이외에 열람 및 
활용이 불가능

〇 (기타) 기숱적으로 벅데이터, 인공지농 등 ICT 기슬의 발전 및 활용과 큰 연관을 지니고 었으며, 직 - 

간접적인 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보안기술을 필요

® 된테크는 고유한 기술 분야가 아닌 벅데이터, 인공지능 등 타 혁신성장동력 및 보안기술에 

기반을 둔 서버스 분야

© 핀테크 분야의 혁신과 발전은 기술적 한계보다는 기존 제도와의 층돌이 더욱 큰 걸림돌로 

^용하고 었음



3. 첨단보안

〇 (개넘) 공공 및 산업 시설•정보의 보안을 위해 적용되는 바이오인식 기반의 보안 및 데이터보안 시스템 • 

서비스

^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다양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범용 핵심기술

후보분 아명 포함 기술 내용 및 현황

첨단보안

바이오인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또는 행동학적 특정을 기반으로 자각•무자각 상태에서 
개인을 식별•검색. 향후 무자각 바이오인식은 의료, 전자경버•감시 등의 산업이나 
타 물러보안 기술과 병행해 시설보안검색 등 신산업 창출 가능

데이터보안
서비스 분야 내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암호화 된 데이터를 필요한 서비스에 
직접 활용. 데이터 가처보존과 보안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이 발전중이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산업적 요구사항이 존재

G (정책동향) 미국 및 유럽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도 중대를 위한 전락을 추진 중이나, 국내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미약

(미국) NIST(표준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앙자내성암호 등의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며, 범부처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 협력 생태게 구측 추진

^ (유럼) 유립 내 통합 디지털 플랫품을 구측하여 데이터 버즈니스 창출 전락을 추전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제정하여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동권 등 보호

^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호K 암호화 조치 안내서 제시, 데이터 안심존, EU 개인정보 보호규정 대응 등 추진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락(4차산업우I, 2018))

〇 (기술•산업 동함스 데이터 기반의 신제품 및 신서비스에 정보 접근 및 보안, 활용을 위해 보안기술 

요구수준은 더욱 지농화■고도화되고 있옴

0 바이오인식, 데이터 보안 등은 기존의 물리보안, 센서, 카메라, SW 및 네트워크 보안 등 관련 기업 

주도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바이오인식) 자각 상매의 인식 제품 및 솔루션은 상용화되어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되고 있으며, 

무자각 상태의 인식은 원천기술 연구 진형 중

애플, 구글 등은 '15년부터 터치 지문인식 기술을 자사의 스마트폰 및 OS에 적용 

^ 1DEMA(프랑스), Cognitec systems(득일), BiolD(스위스) 등이 시장을 선도 

^ 국내 기업 슈프러마, 니트젠앤컴퍼니(지문), 아이러스아이디(홍채) 등은 높은 경쟁력 보유

0 (데이터보인:)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데이터메이스 암호, 동형암호, 양자내성 암호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기술의 원천 연구 진행 중

•X- Microsoft는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의료보안 등 응용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NIST와 함께 표준화 추진 

«(■ 유럼 loT 연구단, Horizon 2020 등에서 loT 데이터 보호, 앙자내성 암호 등 연구개발 추진 

•)S 한국의 경우 일부 산업체에서 데이터 암호화 기술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나 상용화는 미흡



D (규제 이슈) 개인정보에 대한 높은 규제가 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데이터 

암호화 시 개인정보 규제 적용의 완화 펄요

© 일반 데이터 암호화,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데이터 연관성 분석의 한계와 데이터 활용의 저하로 인해 

산업적 활용 곤란

e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 저장되는 데이터에 동형암호 등 민감 정보 보호와 유용정보 접근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암호기법 적용 시에 한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펄요

0 (기리) 보안기슬은 대부분의 ICT 옹용 분야에서 개발 초기단계부터 병행되어야 하는 요소이나, 융용 

분야별 보안이슈 단위로 개별적 추진이 이뤄져 공동기술 및 기반분야로서 역할에 한계가 존재

© 다양한 산업 내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측던을 고려하면 암호화된 데이터의 차등적 접근, 직접 

처리■활용 등 신산업 성장 요소 존재 

■)« 현재의 비식별화 조치는 데이터의 가치를 델어뜨러기 때문에 산업적 활용에 한계

© ICT 기반 제품•서비스 확산에 따라 데이터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투자 확대는 필요하나, 

득럽된 산업으로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

© 범용 공통기술로서 경쟁력 강화 및 기반 확보, 데이터 사회 대비를 위해 미국•유럽과 갇은 

형태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 필요



4. 차세대 컴퓨팅

E (개념) 초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 저전력으로 처리 •연산 가능하게 하는 컴퓨팅 시스템 및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X- 기존 컴퓨팅의 성농■효율을 개선하는 뉴로모픽컴퓨팅. 옛지컴퓨팅 등과 기존 컴퓨팅의 개념을 바꾸는 앙자컴퓨팅 등

후보분야명 포함 기술 내용 및 현황

뉴로모픽 
컴퓨팅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 첩을 이용한 컴퓨팅 분아로. 매우 낮은 전력으로 다량의 
데이터 처러 가농. IBM, 인텔, 삼성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 중이며, 수요에 
따른 시장성장 예상
(지능형반도체 내에 뉴로모픽 반도체가 포함)

차세대 컴퓨팅 엣지컴퓨팅

단말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인근에서 처러하여 준설시간으로 
컴퓨팅을 처러. 기존의 거러, 연결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을 중심으로 5년 내 시장 형성 에상 
(지능형반도체 내에 관련 항목 포함)

앙자컴퓨팅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앙자역학적 성질을 활용하여 초고속 처러 및 높은 보안성을 
특정으로 하는 컴퓨팅 분Of. 미국이 슈퍼컴퓨팅 수준의 초기 모델을 선보였으며 
컴퓨팅 개념을 바꾸는 시장 형성 까지는 30년 소요 에상

Ci (정책동향) 미국•중국이 양자 및 뉴로모픽컴퓨팅에 대한 대규모 육성 정책을 펄치고 있으며, 한국도 

차세대 컴퓨팅 분야의 중장기 계획추진 시작

^ (미국) DARPA는 IBM과 뉴로모픽 기술선점을 위해 SyNAPSE 프로젝트를 추진C09-) 중이며, DOE는 앙자 
정보과학 발전을 위해 2~5년간 2억 1,800만 달러 투자 방안 발표C18)

^ (중국) 13차 5개년 국가과학기술혁신 계획C16~'20)에 *앙자 제어' 분야를 포함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국럽 양자 
정보과학 연구소 설립을 시작

^ (한국) 뉴로모픽 첩 소자 개발을 위한 공정장비 개발, 앙자컴퓨팅 개발 등 추진 중(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 
C18), 제2차 국가초고성농컴퓨팅 육성기본계획C18))

〇 (기술•산업 동향) 데이터의 거대화 및 데이터 저장•처리 전력 등을 해결학기 위해 여러 방식의 컴퓨팅 

기술이 제안되어 개발이 진행 중

© 뉴로모픽컴퓨팅과 옛지컴퓨팅은 기업을 중심으로, 양자컴퓨팅은 대학과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이나, 전반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및 ICT 기업이 여러 분야의 기술을 선도 중

0 (뉴로모픽컴퓨팅) 뉴로모픽 프로세서 개발이 활발허 진형 중으로, 일부 상용화 노력이 이어지고 

었으며 미국 반도체 기업어 기술 선도

^ 1컴(Zeroth), IBM(TrueNorth), 인텔(Loihi) 등 유수 기업들이 뉴로모픽 첩 시제품을 공개

스위스의 iniLabs는 뉴로모픽컴퓨팅용 이머지센서를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aiCTX는 뉴로모픽 프로세서 DYNAP을 
상용화하여 관데 중

^ SK하이닉스는 스탠퍼드대학과 *인공신경망 반도체 소자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C16)하고 서울대, KAIST, 
ETRI와 함깨 ■뉴로모픽 반도체 프로적트'를 추진



@ (옛지컴퓨팅) 차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농 시스템 구현의 핵심 기반기술로 주목받으며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이 이쿼지고 있어 상용화에 메우 근접

•)S Google과 Microsoft는 자체 AI반도체를 고객사의 엔드 포인트 환경에서 사업화, NVIDIA는 S러닝, 자율주행 
등에서의 엇지 컴퓨팅 제품 출시C17)

^ 알러바바와 인델이 옛지컴퓨팅 개발을 위한 ■조인트 엇지 컴퓨팅 플랫폼'을 런청C18)

^ 국립전파연구원이 ETRI, SK텔레콤, 산업기술대 등과 공동 개발한 기술 규격이 국제 표준 규격에 채텍

© (양자컴퓨팅) 미국•중국이 시제품을 발표하며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나, 실사용까지는 많은 연구개발 

선행이 펄요

^ IBM 5큐빗 초전도 앙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버스 공개C16), 구글 72큐빗 초전도 앙자프로세서 발표C18), Rigetti 
8큐초전도 앙자컴퓨터 및 프로그램 개발틀 공개C18) 등

국내에서는 상용화 수준의 기술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최근 앙자컴퓨팅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전

0 (기타) 컴퓨팅 분야의 핵심제품은 시스템반도체이나, 현재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은 컴퓨팅 

기술과 연계되지 않는 상황

@ 뉴로모픽 및 옛지컴퓨팅 분야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은 설계, 공정, 소재 및 소자, 페키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컴퓨팅 시스템 구성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SW/HW 설계 및 구현 방법 등은 고려되지

© 혁신성장동력 지능형반도체 분야에서 육성되고 었는 뉴로모픽, 옛지컴퓨팅 분아는 기존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컴퓨팅 관점의 기술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 및 방안을 보완

© 양자컴퓨팅 분야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에상



5. 바이오소재

Q (개넘) 인체 장기 •기능 복원, 건강증진 등 인체에 이롭게 활용가농하며 인체 적합성을 가진 생물•미생물 

등의 천연소재와 인공소재 등

재생의료를 가농하게 하는 세포 및 유전체 기반의 바이오유래소재와 기능성 소재, 3D 바이오 프린팅 소재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 필요성 존재

후보분야명 포함 기술 내용 및 현황

바이오소재

바이오유래 
소재

동물. 식물, 인체 등의 유전자원과 그 유래물을 바탕으로 인체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 혈액, 조직, 세포, 유전자. 마이크로바이옴 등이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며 
산업적 활용도는 높으나 국내에서는 정부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바이오융용 
소재

인체 장기 및 기능의 복원 등의 목적으로 인체 및 동물에 적용가능하며, 생체적합성 
및 기능성을 가지는 천연 및 인공소재. 원천•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국내는 응용분야 적용에 투자 중

D (정책동향) 각국 정부는 민간의 연구개발 및 임상연구 활성화률 위해 재생의료 및 마이크로바이옴 

중심의 바이오소재 정책을 주진

•：« (미국)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National Microbiom InitiativeCi?)), 바이오소재개발 활성호» 위한 
규제요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

^ (유§) 영국이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경쟁력 확보 정책(Innovate UK)을 추전중이며, EU는 마이 
크로바이옴 질병 관계 규명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IHMS) 추진

^ (한국) 바이오, 농식품 및 소재 관점에서 기능성 소재, 마이크로바이옴. 장기 소재 등에 대한 R&D 정책 및 투자 
확대(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C17),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C18))

〇 (기술•산업 동바이오소재기슬은 인체면역 거부반융을 국복■하고, 치료 및 건강증진 등의 기농을 

포함하는 소재기술로 진화하는 중

© 바이오 강국인 미국•유럽 • 일본을 중심 

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 바이오융용소재 기술

로 생명공학 기반의 바이오유래소재와 인공물에 바이오 

주도

국내 시장에서는 핵심소재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의약품 기업 및 임플란트 소재 기업을 중심 
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바이오유태소재)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즐기세포 및 이종장기, 3D바이오프린팅에 대한 연구개발이

확대 중이며, 신약•기농성식품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투자가 강화

•>s 미국•유립 기업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의학적 활용을 위한 임상연구 진행을 하고 있으며, 유립■일본 기업들의 
프로바이오릭스 연구개발 증가

«(• 한국은 대학•기업을 중심으로 인체장기•기관 모사 및 맞춤형 치료 연구를 전행 중이며 의약품 기업을 중심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를 확대

© (바이오융용소재) 최근 기능성 •지능형 소재, 3D 바이오프린팅 재료, 진단용 소재 등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특허 기존 생체적합소재에 생체유래소재 및 바이오기슬을 융합한 신소재 개발이 증가

•X- 미국의 기업들이 인공관절 및 치과용 골이식재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3D바이오프린팅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 임상연구, 상용화가 진행 중

유럽의 경우 득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기능이 향상된 임폴란트 재료 개발 및 인공혈관 개발 등을 전행 

^ 국내는 임플란트 등 세라믹 기반 업체를 중심으로 지농형 및 진단용 소재 등의 신소재 연구개발이 추전 중



E (규제 이슈) 이종조직■장기 이식, 유전체편집 등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되어 었지 않아 견임삼시험 

등이 불가능하여 연구개발에 한계

^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은 임상시험을 공식 승인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정

0 (기타) 바이오소재는 재료의 출처 및 활용처에 따라 메우 다앙할 기술둘을 포함하고 었어, 산업의 

성장가농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 될요

© 재생의료에 널리 활용되는 바이오유래 및 바이오응용 소재기술은 즐기세포, 유전체편집 등의 기초• 

원천기술로부터 옹용 분야에 적용, 임상, 상업화까지 장기간의 연계전략 펄요

©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재생의료에 관련된 바이오소재 분야룰 중심으로 신산업 대융 전략을 

고려 가눙

© 기초•원천기숱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별 연계전략 고도화 될요



6.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〇 (개념) 견기, 수소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와 엔진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초고효율 

내연기관 자동차

^ 전기차■수소차는 기술적으로 성숙한 분야로 인프라■제도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효율내연기관은 기존 
내연기관의 개선에 해당

후보분 아명 포함 기술 내용 및 현황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전기차 석유 연료 대신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내언기관 대신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 국내외 
시장이 점차 확대중이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제도 및 생태계 구측 필요

수소연료전지차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 도요타, 현대 
기아차 등 소수 업체에서 양산 중이나, 국내에서는 층전인프라가 취약

두 PW 율 
내연기관

열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내언기관과 효율 향상을 위해 모터, 이차전지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자동차. 일본. 미국, 유럼은 엔진개발로드맵을 제시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

C (정책동향)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률 위해 각국은 특정 분야에 치우지지 않고,

다양한 파워트레인에 대한 투자 및 보급 정책을 추진 중

■)=(■ (미국) 전기차 등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세제 혜택이 이뤄지고 있으며, US DRIVE Partnership 
등에서 연소 기술, 배기 저감 등 내연기관 효율화 연구개발 추진

^ (유립) EU 집행위원회는 수송부문 전동화 단계적 마일스론을 제시하는 한편, Horizon 2020을 통해 친환경 
내연기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X- (일본) HEV, EV 등 전동화 자동차 보급 정책과 동시에 내연기관 효율 
민관협동 연구개발 가속

if상을 포함하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 (한국) 전기차 및 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고효율화에 대한 대응은 
미비

D (기술■산업 동향)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시장은 급성장 중이며, 내연기관의 

연비•배기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이 확대 중

© 전기차는 업체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수소차는 양산화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내연기관 성농 향상을 

위한 국가별 장기 전략이 제시되는 중

〇 (전기차) '10년 이후 기존 완성차 업체 및 전기차 업체들이 중장거리 전기차를 상용화했으며, 현재는 

배터리 향상 및 급속층전 표준화 등에 집중

■)« Tesla는 세단, 스포츠카, SUV 등 앙산차 제품군 및 고속층전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대 러름이온 
배터리 생산공장 ■기가팩토러' 건설 중

^ 하이브러드 자동차를 선도하고 있는 토요타는 최근 EV 전문 업체를 설립

•X- 현대기아차는 '14년부터 4증의 전기차를 출시하였으며, 2020년까지 전기차 8종 출시 에정

0 (수소연료전지차) 한국과 일본이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발표하며 스택(Stack) 개발 및 양산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 

^ 토요타와 흔다는 각각 '14년과 '16년 수소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 

^ 현대차는 '13년 투싼ix 출시 이후, '18년에 NEX0를 발표했으며, 부품의 국산화율은 99%

^ 국립전파연구원이 ETRI, SK텔레콤, 산업기술대 등과 공동 개발한 기술 규격이 국제 표준 규격에 채텍



© (초고효율내연기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내연기관 기술 강국들은 열효율 개선, 배기가스

. 저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럽•이형

^ 득일 및 프랑스 완성차 업게는 내연기관 초고율화를 위한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배기규제 층족을 위한 후처러 
기술 고도화 연구가 경쟁적으로 이튀지는 중

S(- 미국은 US DRIVE Partnership, 21st Century Truck Partnership을, 일본은 SIP 및 AlCE와 같은 협력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 50%의 친환경 파워트레인 개발을 목표

«(• 한국은 연비•배기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성차 업체의 자체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술 
로드랩은 부재

D (규제 이슈)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 정비 뭘요

© 전기차는 초소형 전기차의 간선도로 운형 제한, 층전기 국제표준, 가정용 전기 사용 시의 누진제 

동의 제도 상 문제가 존재

^ 미국■유립 ■한국은 콤보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했으나. 일본의 차데모 방식, 중국 및 테슬라의 득자 방식 등 국내 
표준이 불일치

© 층전소 및 인증 등 수소자동차 환경에 적할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

•X- 수소층전소 업지 제한, 층전소 운영인력 규정 등 층전소 설처■운영에 대한 규제 존재

Q (기티) 해외업체와는 달리 국내업체는 대체에너지자동차 4종*을 모두 개발하고 있어 주력차종 개발에 

집중하는 경쟁사 대비 역량집중에 한계

* 하이브러드, 플러그인 하이브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 각국은 내연기관 개선을 위해 장기 기숱로드맵을 마련하여 협력연구를 추진 중이나 국내는 내연기관 

자동차 경쟁력 제고 방안이 부재

© 전기차 및 수소전지차는 차량 기숱개발보다는 층전 및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인프라, 

인증 관련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 각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효율 개선을 위한 경쟁적인 노력에 대용하기 위한 적국적인 산업정책 

마련 필요



탄소포접활용

0 (개념) 부생가스 중의 c〇2를 

플랜트 기숱 및 산업

가능한 가스 흑은 소재 •제품 형태로 전환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고 저유가 등 낮은 경제성으로 기술개발 투자가 지연

후보분 Of 명 포함 기술 내용 및 현황

^■소포접^■용

^■소포접 •저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포접하고, 이를 지중•수중 등에 저장하는 기술. 
전반적으로 실증 단계에 있으며, 기술방식에 따라 이미 상용화 가능한 기술도 있으나 
설제 플랜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탄소저감효과, 경제성 면에서 유용성 확보가 필요. 
C〇2 시장 중에는 원유회수증진 시장이 가장 큰 규모

가스■물질 전환
C〇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았는 가스 흑은 유용 가능한 소재■제품 형태로 전환 
하는 기술. 광물화 또는 메탄을, 폴러머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상용화 및 실증 연구 
중에 있옴

0 (정책동향) 탄소포접저장활용(ecus) 연구개발은 온실가스 감측을 위해 주로 주요국 정부주도로 진행

되고 었으며 정부중심의 대규모 실증 연구 추진 중

^ (미국) DOE를 중심으로 국립탄소포접센터(NCCC)를 설립, NETL(«국립에너지기술 연구소)과 함께 정부주도 
연구개발 추전 등 원천기술 및 실증 연구를 지원

»：• (유럽) EU는 탄소포접저장(CCS) 지침(2009/31/EC) 수립, CCS 네트워크 운영을 롱해 EU 차원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였고, 국가별로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지원 중

^ (한국) 파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측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CCS 및 란소자원화 발전전락을 추진 중(란소 
자원화 발전전락C16), 국가전락프로젝트C16))

E (기숱■산업 동힘 탄소 저감 목적으로 연구되던 CCS 기슬은 C〇2의 자원화를 병행하는 ecus 기숱로 

진행되고 었으며, 물질전환을 포함

C〇2 시장은 형성단계로, 기존 시장은 원유회수증진(E0R)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어 었었으나 C〇2의 전환을 
통해 광석, 시멘트, 폴£|머 등으로의 전환•활용을 모색

0 국가별로 정부 중심의 대규모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습식포집, EOR, 

광물화 등 일부 기술은 상용화에 도달

^ 선도하고 었으며 EOR에 활용 중. 한국은 건식기술에서0 (탄소포집 ■저장) 미국, 일본은 습식기술을 

최고•최대용량의 기슬을 보유

X- 미국은 Petra Nova Project를 통해 세계최대의 포접 •저장 시설을 구축하여 석탄화택발전소 내 C〇2 포접 및 원유회수 
증전 활용 등 기술 실증을 진행 중이며, 일본 미츠버시중공업은 자사의 습식포접 기술을 이 프로적트에 적용

•X- 한국은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세계 최대용랑인 10MW 건식포접 플란!트 설증 언구

〇 (가스•물질 전환) 화학적, 생물학적 전환을 통해 폴리머, 메탄을, 메탄 등을 획득하는 기술이 미국

및 유럽의 화학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 및 실증 시도 중

•X- 미국의 Novomer는 C〇2를 활용한 폴러머 합성기술을 득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09년부터 폴러머 생산 및 
판매 중

득일 Bayer는 Siemens와 공동으로 C〇2 Dream Production을 추전하여 C〇2에서 고품질 폴러우레탄폼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15년부터 침대 매트러스 생산 상용화

^ SK이노베이션은 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폴리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전환기술을 연구 중이며, 한일시멘트는 지질 
자원연구원의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탄소 시멘트 사업화 착수



Q (규제 이슈) 기존의 국제표준 및 환경 규제 등이 CCU 기반의 산업에 적합하지 않아 산업으로의 이행에 

걸럼^로 작용

0 기존의 포집■수#•저장 기술은 이미 ISO 표준을 가지고 있으나, ISO 표준은 현재의 CCU 용도에 

맞지 않아 강력한 규제로 작용

^ ISO 표준은 높은 C〇2 순도를 요구하는 등 CCS 용도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준화 작업에 적국적인 
참여 필요

@ 전환기술을 활용하여 물질, 제품을 생산할 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공정 상 화학물질 사용 등에 대한 규제 적용

© C〇2 수송관 매설 시 고압가스 거리 제한 등의 규제 존재

D (기타) 장기간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가 지속되고 었는 분야로, 층분한 설비용량, 탄소저감 효과, 

경제성 등이 확보되어야 실적용 가능

© 설비용량 증가 시마다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저유가로 경제성이 

낮아겨 기술개발 및 실증이 지연

© '10년 CCS 종합계획 수립 이후 후속 정책은 부처 간 이견으로 수립이 지연

0 기술성숙도 및 경제성 관점에서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고 있어, 부처별 

대규모 실증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

© 향후 시장성이 었는 전환기술의 원천연구를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8. 미래형 전지

〇 (개넘) 초소형, 폴렉시볼, 자동차 등 다양한 기기에 효율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신소재 배터리, 소자 

및 ^속층전 등

^ ■신재생에너지'의 이차전지는 ESS용 이차전지로 한정하고, 기기 활용을 위한 고에너지밀도 및 고안전성 전지 
등은 별도로 구분

후보분 Of 명 포함 거술 내용 및 현활

고에너지멀도 
전지

리톰-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고체전지. 러름금속 전지, 리름황 
전지 등의 리름음국기반 전지. 국내외 기업들이 de facto standard(사실상의 표준) 
선점을 위한 개발 경쟁 중. LG호1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투자 중

미래형 전지

우주, 심해 등 국한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었거나, 군사 등 특수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고성농 전지. 베타전지 등을 포함

폴텍시볼 전지 웨어러볼 및 플렉시볼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러톰이차전지. 시제품 발표 중이나 플텍 
시볼기기 시장의 확대 지언으로 성장이 며딩.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역할이 기대

급속층전
유•무선으로 단시간의 급속층전이 가능한 장수명 전지 및 배터러 관러 시스템 기술 
등. 전기차 내 전지를 5분 내외로 급속층전 할 수 있는 전지 및 층전기술이 해외에서 
발표.

C (정책동향) 세계 각국은 정부의 주도 아래 리륨이차전지 이후의 차세대 전지로써 고에너지밀도 전지

및 중•대형이차전지롤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주진

« (미국) DOE 주도하에 DAYS program, Battery 500 등 중•대형 이차전지 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본) NEDO 등 정부가 전기차 및 스마트그러드용 고에너지 밀도 전지 개발 사업 추진

■)=<• (한국) '10년부터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롬이온전지 분아 육성 정책을 추전하였으나, 다음 세대 전지 
분아에 대한 산업정책은 부재

C (기술•산업 동향) 리경-이온견지룰 대체할 다양한 소재의 전지가 개발 중으로, 일본•미국미 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

0 (고에너지밀도 전지) 전고체전지는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리름금속 

및 리틈황전지는 학• 연을 중심으로 소재개발 중

^ 미국의 Solid Power, Ionic materials, SEEO 등 스타트업이 자동차 업체와 협업을 통해, 르노■닛산■미쓰비시 
등이 공통핀드 조성을 통해 전고체전지 기술 투자가 가열되는 중

^ 삼성SD1,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이차전지 제조 3사가 1,000억 원 규모 핀드 조성을 통해 전고체전지, 
러름금속전지, 러통황전지 등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

〇 (특수목적용 전지) 각국의 특수목적용 견지틀 생산■하는 기업이나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연구 

및 화률 진행

^ 미국•일본은 극한환경용 전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었으며. 국내 및 일부 유럽기업들은 특수목적용 
전지를 중심으로 연구진행 중

영국 ABSL Space Products는 우주용. 프랑스 Saft는 군사용 특수목적 전지를 상용화



© (플렉시블 전지) 한■미•일 기업 중심으로 개발이 이쿼지고 었으며, 웨어러볼 및 플렉시볼 기기에 

적용할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허 진형

파나소닉은 0.45mm 두께의 플렉시볼 LHon전지 개발 및 앙산화 추전 중 

•)S 삼성S이가 '14년 세계최초로 플렉시볼 전지를 공개, 아모그린텍은 플렉시볼 러통이온 배터£| 앙산단계에 전입

© (급속층전) 미 •득• 일 자동차 기 업을 중심으로 전기차의 급속층전이 가능한 전지 및 층전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나, 국내의 연구개발은 미미한 실정 

•X- 도시바는 5분 내 전체용량의 80%까지 층전이 가능한 슈퍼차지 이온 배터£|(SCiB) 출시 

현대자동차는 기존 대H| 층전시간 30% 절감 가능한 350kV\/급 초고속 층전기를 개발

D (규제 이슈) 안전사고 방겨를 위해 리륨배터리에 대한 안전규제가 국가벌로 도입 중으로, 인증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

국내에서는 에너지멀도 400Wh/L 미만 소용랑 러름배터러에 대해서도 안전규제를 적용 

^ 중국, 인도,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차전치 안전규제 적용으로 수출 문제 발생

0 (기타) 기존의 전지 개발은 층견기술과 별개로 이쿼졌으나, 고속층견을 함께 고려하여 이차전지 기술의 

활용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가농

0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이차전지*는 ESS용에 접중하고, 전기차, 드론, 전자기기 등의 중•소형 배터리를 

구분

* 대형 러톰이온전지, 레득스흐름 전지, 나트름-황 전지 등

© 플렉시볼 전지는 대량양산보다는 맞춤형 소량 생산에 적합한 분야로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기대

0 신재생에너지의 ESS용 이차전지와 구분하여, 신산업 분야 활용을 위한 중•소형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전략 필요

0 고에너지밀도 전지 및 급속층전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부 및 민간의 투자 경쟁이 시작되고 었어, 

시장 선점 전략을 확보할 필요

© 고에너지밀도 전지는 대기업 중심으로, 폴렉시볼 전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었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



부록 4 신규 1차 후보분야별 톡허분석 결과

E 록허분석 개요

〇 2005년 이후 출원되어 2018년 6월까지 공개 또는 등록된 미국 특허 키워드를 활용하여 록허 

데이터 추출 및 분석(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미국특허(USPTO)를 중심으로 특허 분석 지표를 활용한 정랑 분석 전행

- 8대 주요 기숱에 대해 기슬정의를 마련하고 기술전문가의 키워드 자문을 통해 유효 특허 데이터 

확보

〇기술성장주기

〇 특허 누적 출원 건수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의 2018년 및 2023년의 기슬성장주기=오'와 단계별 구분 

시점을 파악

* 특허활동을 기준으로 도입-성장-성숙-식뢰를 관단(Bass, Logistics 모델 활용)

< 후보분아별 특허 기반 기술성장주기

분야명
기술성장주기 단게벌 구분 시점

2018년 2023년 성장 성숙 쇠퇴

혁신형 디스플레이 성장 성숙 2009 2019 2029

핀테크 성숙 성숙 2006 2017 2029

첨단보안 성숙 쇠퇴 2001 2011 2020

차세대 컴퓨팅 성숙 성숙 2003 2014 2025

바이오소재 성숙 성숙 2004 2018 2035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성숙 성숙 2006 2016 2027

탄소포접활용 성숙 쇠퇴 2004 2012 2020

미래형 전지 성장 성장 2011 2025 2040



< 후보분아별 기술성장주기 곡선 >



특허거래활동

^ 해당 분야 내 거래이력이 있는 특허 데이터룰 추출하여 분야별 비율을 비교

< 후보분아별 특허거래활동 >

분아명 거래수 특허수 특허 거래 «1율
혁신형 디스쿨레이 17 5.669 0.30%

핀태크 15 2,062 0.73%
첨단보안 98 5,165 1.90%

차세대 컴퓨팅 154 1,183 13.02%
바이오소재 31 12,597 0.25%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16 25,049 0.06%
탄소포집찰용 0 2,749 0.00%
미래형 전지 1 1,493 0.07%

< 톡허거래 비율 >

룰허 거래버움 一 - 록허 거레 비움 평균

록거래 버을 a균 2.M%
0.30% 0.73% 0.06% 0.00% 0.07%

혁신형 된데크 첨단보안 차세대 바이오 소재 에너지 탄소포:S1 미q형전지
디스품 e|〇| 킹퓨빙 대체절감 활용

자동차



〇 특허경쟁력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5개국의 특허활동도, H-index, 특허시장력을 평가 후, 국가별 

록허경쟁력을 산출

^ 최고국의 수준을 100으로 두고, 국가별 상대적 수준을 산출

- (특허활동도) 특허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및 점유율

- (H-index) 국적별 지속적인 미국등록특허 확보 및 피인용 횟수

- (특허시장력) IP4(미국, 유럼 등) 중 3개 이상 국가에 출원한 특허 수

< 주요국의 특허경쟁력 >

분아 명 평가지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럼

혁신형 
디스플레이

특허활동도 100.0 87.3 29.5 37.0 28.7
H~index 69.6 100.0 48.2 17.9 57.1
특허시장력 46.0 48.2 88.3 35.0 100.0
기술경쟁력 84.3 98.1 88.0 39.3 100.0

핀테크

특허활동도 5.5 100.0 3.4 4.5 11.7
H-index 12.1 100.0 15.5 3.4 19.0
특허시장력 58.2 24,1 100.0 77.0 28.4
기술경쟁력 54.0 100.0 88.3 63.5 36.0

첨단보안

특허활동도 11.6 100.0 17.4 5.7 15.0
H-index 24.0 100.0 44.0 13.3 387
특허시장력 44.9 34.1 100.0 73.5 69.7
기술경쟁력 48.0 99.8 100.0 61.8 74.6

차세대 컴퓨팅

특허활동도 10.4 100,0 97 9.5 9.2
H-index 18.2 100.0 30.3 18.2 15.2
특허서장력 26.9 57.1 82.8 100.0 91.5
기술경쟁력 27.1 100.0 67.4 72.5 65.7

바이오소재

특허활동도 8.4 100.0 9.5 3.4 27.2
H-index 17.6 100.0 20.3 9.5 33.8
특허서장력 56.7 55.1 100.0 54.7 78.5
기술경쟁력 45.5 100.0 74.3 39.6 70.4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특허활동도 29.4 100.0 91.4 4.3 42.4
H-index 27.2 100.0 48.2 14.0 31.6
특허시장력 65.5 59.3 100.0 73.1 92.5
기술경쟁력 57.9 99.9 100.0 52.1 78.9

탄소포집활용

특허활동도 7.0 100.0 23.3 3.1 44.0
H-index 10.3 100.0 24.1 8.6 448
특허시장력 30.2 44.4 100.0 45.1 70.8
기술경쟁력 27.1 100.0 84.5 35.4 79.2

미태형 전지

특허활동도 28.7 100.0 45.9 7.6 20.8
H-index 46.7 100.0 50.0 13.3 33.3
특허시장력 55.6 42.7 100.0 69.1 91.7
기술경쟁력 65.4 97.1 100.0 54.0 81.4



□ 주체별 특허출원

« 분야별 국내 출원인의 산/학/연 주체유형별 특허 출원 버중

^ 공공연구소 출원인(대학 및 출연연), 기업 출원인 간 버교

< 후보분야별 산■학•연 특허출원 비중 >

혁신형 핀테크
q 스클레이

청단 보안 차세대 바이오 소제 에너지 탄소 포51 미2|형전지 
컴퓨명 대체절감 S용

자동차

< 주체별 특허출원 수 >

분아 명 공공연 및 대학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디스폴레이 87 1,511 1,454 50 7

핀테크 3 58 49 2 7

첨단보안 46 260 219 11 30

차세대 컴퓨팅 23 48 47 1 -

바이오소재 287 168 67 28 73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64 2,475 2,432 35 8

탄소포집활용 51 41 40 - 1

머태형 전지 28 157 149 - 8



0 (참고) 포함기술별 분석 결과 

0 기술성장주기

< 포함기술별 특허 기반 기술성장주기

분 Of 명 포함기술명
기술성장주거 단게벌 구분 서점

2018년 2023년 성장 성숙 쇠퇴
전자결제 성장 성숙 2008 2020 2032

핀테크 P2P 금융 성숙 성숙 2002 2014 2027
로보어드바이저 성숙 성숙 2002 2013 2025

첨단보안 바이오인식 성숙 쇠퇴 2001 2011 2020
데 이터보안 성숙 성숙 2003 2016 2030

바이오소재
바미오유래소재 성장 성장 2016 2036 2057
바이오융용소재 성숙 성숙 2001 2012 2025

에너지대체 •절 
감 자동차

전기차 성숙 성숙 2008 2017 2025
수소연료전지차 성숙 쇠퇴 1999 2008 2019
초고효율내연기관 성숙 성숙 2004 2014 2024

0 특허거태활동

< 포함기술별 특허거래활동 >

분야명 포함기술명 거태수 특허수 특허 거레 U|율
전자결제 5 1,542 0.32%

핀테크 P2P 금융 5 141 3.55%
로보어드바이저 5 381 1.31%

첨^•보안 바이오인식 38 2,900 1.31%
데이터보안 60 2,280 2.63%

바이오소재
바이오유태소재 30 6,768 0.44%
바이오응용소재 1 5,947 0.02%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전기차 14 13,105 0.11%
수소연료전지차 0 2,629 0.00%
초고효율내연기관 2 10,506 0.02%

0 주체별 특허출원

< 주체별 특허출원 수 >

분 Of 명 포함기술명 공공연 및 대학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자걸제 - 55 46 2 7

핀테크 P2P 금융 1 3 3 - -
로보어드바이저 2 - - - -

첨단보안 바이오인식 32 199 165 7 27
데이터보안 14 63 56 4 3

바이오소재
바이오유태소재 130 99 33 11 55
바이오응용소재 162 70 34 17 19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전기차 47 811 786 18 7
수소연료전지차 10 335 330 4 1
흡육내언기관 10 1,383 1,370 13 -



o특허경쟁력

< 포함기술별 특허경쟁력 >

분 Of 명 포함기술명 평가지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럼

핀테크

전자결제

톡허활동도 7.0 100.0 4.1 5.6 11.7
H-index 11.5 100.0 15.4 1.9 19.2
특허시장력 55.2 23.0 100.0 75.8 27.3
기술경쟁력 52.1 100.0 89.1 62.5 35.6

P2P 금융

특허활동도 3.6 100.0 2.7 2.7 8.9
H-index 18.8 100.0 18.8 6.3 18.8
특허시장력 75.0 38.8 50.0 100.0 30.0
기술경쟁력 63.2 100.0 45.5 74.2 32.7

로보
어드바이저

톡허활동도 0.7 100.0 1.0 1.4 12.6
H-index 0.0 100.0 0.0 0.0 20.0
특허시장력 0.0 39.8 100.0 0.0 56.8
기술경쟁력 0.1 100.0 70.1 0.3 52,6

첨단보안

바이오인식

특허활동도 16.5 100.0 22.9 7,0 12.7
H~index 24.2 100.0 45.2 9.7 37.1
특허시장력 36.5 31.7 100.0 59.8 59.2
기술경쟁력 42.3 96.4 100.0 49.2 64.5

데이터보안

톡허활동도 6.3 100.0 11.2 4.4 17.4
H-index 17.9 100.0 33.9 10.7 33.9
톡허시장력 67.1 38.7 85.9 100.0 84.9
기술경쟁력 57.9 100.0 80.4 76.9 81.0

바이오소재

바이오 
유태소재

특허활동도 6.9 100.0 10.1 2.5 23.9
H-index 15.1 100,0 20.8 5.7 39.6
특허서장력 50.1 53.1 100.0 45.0 70.4
기술경쟁력 40.4 100.0 75.6 31.9 68.2

바이오 
응용소재

특허활동도 10.4 100.0 8.5 4.5 31/1
H-index 15.0 100.0 18.3 13.3 35.0
특허시장력 62.6 58.6 100.0 63.4 88.5
기술경쟁력 47.4 100.0 71.7 46.0 76.3

에너지대체 ■절 
감자동차

전기차

톡허활동도 19.7 100.0 95.9 6.0 43.0
H-index 26.3 100.0 61.3 15.0 35.0
톡허시장력 60.1 51.7 100.0 69.5 95.9
기술경쟁력 49.2 89.3 100.0 47.5 77.4

수소
연료전지차

톡허활동도 36.3 100.0 82.4 1.8 41.5
H-index 30.8 100.0 64.1 10.3 33.3
톡허시장력 63.7 58.6 100.0 64.0 84.9
기술경쟁력 56.6 94.3 100.0 42.0 70.9

궁 77끓유
내연기관

톡허활동도 38.0 100.0 93.4 2.4 40.5
H-index 31.0 100.0 56.3 11.5 32.2
특허시장력 69.5 70.5 100.0 87.8 90.2
기술경쟁력 59.6 100.0 97.3 55.8 72.5



부록 5 신규 1차 후보분야별 산업여건분석 결과

□ 산업여건분석 개요

© 수요, 공급, 생매계 등 다각적 측면에서 후보분야별 산업화여건을 척도화하고 상대 평가를 실시 

(산업연구원)

- (수요) 글로벌 시장의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수요 확보 가능성 평가

- (공급) 분야별 국내 기술기반 및 시장 확보역랑을： 평가

- (생매계 활성화) 분야별 국내 본산업 역량과 전 • 후방산업의 확장성 및 강건성 측면에서 생태계 

활성화 정도롤 평가

□ 성장잠재력 평가

© 2023년 기준 시장규모 및 연평균 시장성장률에 대해 각각 5점 척도화 후 이에 대한 평균을 통해 

성장잠재력 평가

•X- 미래형 전지는 시장규모가 GWh로 조사되어 시장유모 평균인 2점을 부여. 자동차의 경우 1대당 약 7만 8천 
달러(테슬라 주력모델의 가격)를 적용하여 평가

< 분야별 성장잠재력 평가 >

구 Tr
*23년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를 종합

억 달러 5점 척도 % 5점 척도 평가

혁신형 다스플레이 499.3 1 19.7 2 1.5
차세대 컴퓨팅 114.1 1 48.7 4 2.5
〇1래형 전지 142.3 못 2 34.7 3 2.5
탄소포접활용 104.2 1 13.6 1 1

전자결제 56,137 5 15.6 1 3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22,088 2 45.6 4 3

P2P 금융 1,156 1 22 2 1.5
합게 79,381 5 27.7 2 3.5

데이터보안 2,346.5 3 12.9 1 2
첨단보안 바이오인식 17.34 1 10.2 1 1

합게 2,363.8 3 11.6 1 2
바이오의약품 4,110 5 9.4 1 3

바이오소재 바이오세라믹 20.2 1 6.2 1 1
합게 4,130 5 7.8 1 3
전기차 3,088.8 4 24.2 2 3

수소연료전지차 85.8 1 61.5 5 3
에너지대체- 하이브러드 4,017 5 12.5 1 3
절감 자동차 쿨러그인하이브러드차 2,098.2 3 31.3 3 3

함게 9,289.8 5 32.4 3 4

*주: 미래형 전지 시장규모 단위는 GWh



c 기술기반 국내 산업 여건

〇 **2016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후보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활용한 국내 산업여건 

평가 및 분석

- 후보분야와 연계되는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분석결과를 산술평균하여 후보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도출

«(•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

- (기술여건) 최고기술국 및 중국과의 기술수준 차이룰 기술확보룰 위한 기회와 위기 요인으로 각각 

측정 후 평균을 통해 증합 평가

« 기회: 최고 기술국 대버 기술수준, 위기: 중국 대버 기술수준의 우월성

- (시장여건) 최고기슬국 및 중국과의 기술격차{년)률 시장확보를 위한 기회와 위기 요인으로 각각 

측정 후 평균을 통해 증합 평가

기회: 최고 기술국 대버 기술격차, 우I기: 중국과의 기술격차

< 기술기반 국내 산업여건 평가 >

구분
기술기반 여건 (기술수준) 시장확보 여건 (7 술격차)

거회 
(%) 척도 위기

(%p) 척도 종합 기회
(년) 척도 위기

(년) 척도 종합

첨 안 80 1 6 1 1 3 3 0.8 1 2
바이오소재 77.5 1 5.99 1 1 3.8 2 1 1 1.5

혁신형 디스플레이 93.9 4 19.8 5 4.5 1 5 2.5 4 4.5
미래형 전지 86.9 3 12.9 3 3 1,8 4 1.6 3 3.5
차세대 컴퓨팅 80.8 2 6.9 1 1.5 2.8 3 0.6 1 2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83.1 2 13.5 3 2.5 2.8 3 1.8 3 3
핀 테크 81.5 2 7 1 1.5 2.7 3 1 1 2.5

탄소포집활용 80.1 2 7.3 1 1.5 4,3 1 1.1 2 1.5

E 산업생태계 활성화

© (본산업 역량) 후보분야별 대표적 중견•중소기업 대상으로 역량확보 지원, 역량확보 기반, 역량확보 

성과 등의 측면에서 본산업의 역량 평가

^ 해당 후보분Of에 대한 특화도가 높을 것으로 관단되는 중견•중소기업 선정을 통해, 대기업이 포함되면서 발생 
되는 과대 추정 가능성을 배제

- 2012-2016년 간의 한국기업데이터(KED) 거래데이터를 활용해 영업이억률, 매출액성장률, 연구 

개발버증가율, 기업신용도 산출

비교대상 기업은 본 기업과 동규모•동업종(KSIC 세세분류)에 속하는 기업이며 각 번수별 전체 평균값을 도출 
후 본 기업과 비교 평가

- (역량확보 지원) 비교기업 대비 영업이억률의 수준 평가를 룡해 안정적•지속적 연구개발 지원이 

가농■한 Cash cow 확보 유무 평가



영업이익률
2016년 영업이익 
2016년 매출액

X100

(역량확보 기반) 비교대상 기업 대비 매출액 성장률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의 상대적 평가를 통해 

양적, 질적 기반을 각각 평가

^ 매출액 성장를(앙적측면)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질적측면)에 30%, 70%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5점 척도화

•X- 매출액성장룰 및 연구개발비증가율: 2012년 수치 대비 2016년 수치를 활용한 성장를 및 증가율로 도출 
(CAGR)하되 대기업은 제외

(역량확보 성과) 신용도라는 시장에서의 객관적 평가 지표를 통해 본기업의 역량확보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반영

(역량확보 종합) 역량확보 지원, 역량확보 기반, 역량확보 성과에 각각 30%, 40%, 30% 가중치 

적용을 통해 종합평가

< 신규분아 본산업 역랑 평가 >
(단위: 점)

구분
역량확보 역랑확보 기반 역랑확보

종합지원 앙적 질적 종합 성과
혁신형 디스플레이 4 4 1 1.9 4.2 3.2

전자결제 4 5 3 3.6 3 3.5
핀테크 P2P 금융 - - - - 2 -

로보어드바이저 1 3 5 4.4 2.8 2.9

첨^*안
바이오인식 4 5 5 5 3.3 4.2
데이터보안 4 3 3 3 4.1 3.6

바이오소재
바미오유래소재 5 3 4 3.7 4.3 4.3
바이오융용소재 5 3 3 3 3.7 3.8

탄소포접활용 2 3 1 1.6 2.5 2.0
머래 i 전지 3 2 3 2.7 3.3 3.0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전기차 4 4 4 4 3.8 3.9
수소전기차 4 2 4 3.4 3.8 3.7
하이브러드 3 1 1 1 3.5 2.4

© (전•후방산업 역량) 후보분야별 전•후방(공급) 산업의 성장 가능성 평가

- (생태계확장성) 전•후방 주요 거래기업의 매출액 및 R&D 성장률 평가를 통해 산업 확장 가농성을 

평가

2012-2016년 한국기업데이터(KED) 기준 본 기업에서 제품을 구데 및 관데한다고 보고한 기업을 각각 전방 
및 후방기업으로 선정

«<• 전■후방 기업의 매출액성장률과 연구개발비증가율을 본 기업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후보분Of별 조화로운 생태계의 
확장성을 평가



전•후방 산업생태계의 확장성 평가
(단위: 점)

구분 전방산업 후방산업 종함앙적 질적 종합 앙적 질적 종합
혁신형 디스플레이 1 1 1 2 2 2 1.5

핀테크
전자결제 1 1 1 2 1 1.3 1.2
P2P 금융 - - - - - - -

로보어드바이저 1 1 1 1 1 1 1.0

첨단
보안

바이오인식 1 2 1.7 2 4 3.4 2.6

데이터보안 1 2 1.7 2 3 2.7 2.2

바이오소재
바이오유태소재 1 1 1 2 3 2.7 1.9

바이오응용소재 1 3 2.4 3 5 4.4 3.4
탄소포접활용 1 4 3.1 2 3 2.7 2.9
미래형 전지 2 2 2 5 3 3.6 2.8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전기차 1 2 1.7 2 3 2.7 2.2
수소전기차 1 2 1.7 3 1 1.6 1.7
하이브리드 5 5 5 2 2 2 3.5

- (생매계강건성) 전•후방 산업을 구성하는 거래기업의 규모별 비율에 따라 산업생태계의 강건성 

여^# 평가

« 혁신성장동력화 진행과 함께 산업생태계가 강건한 구조로 확장될 가농성 평가
< 전후방 기업 규모의 비율 >

(단우I: %, 개)

구분
전방기업 후방기업

대 중견 중소 기업 수 대 중견 중소 기업 수
혁신형 디스플레이 25.5 43.1 27.5 51 8.3 33.3 58.3 24

핀테크

전자결제 28.1 18.8 37.5 32 7.7 - 84.6 13
P2P 금융 - 100.0 3 - - 100.0 1

로보어드바이저 53.8 - 15.4 13 - - 60.0 5
함게 33.3 12.5 35.4 48 5.3 - 78.9 19

첨단
보안

바이오인식 38.1 14.3 28.6 21 37.5 12.5 37.5 8
데이터보안 39.0 19.5 29.3 41 30.8 30.8 38.5 13
합게 35.6 18.6 30.5 59 33.3 23.8 38.1 21

바이오
소재

바이오유래소재 36.4 54.5 9.1 11 - 80.0 20.0 5
바이오응용소재 12.5 6.3 50.0 16 - - 100.0 5

함게 19.2 26.9 34.6 26 - 40.0 60.0 10
탄소포접활용 60.0 20.0 - 5 50.0 - 25.0 4
머태형전지 47.4 21.1 21.1 19 40.0 10.0 40.0 10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전기차 34.0 30.2 32.1 53 13.6 36.4 50.0 22
수소전기차 59.3 18.5 18.5 27 14.3 42.9 35.7 14
하이브리드 52.6 31.6 15.8 19 14.3 14.3 71.4 7
합게 39.2 27.0 29.7 74 13.2 36.8 47.4 38



1 종힘-평가

© 수요와 공급 및 생태계의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성장동력 신규후보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성장잠재력5

강건성 나_나.빼 기술기반

\
생테게확장성 시장확보

본산업

성장잠재력5

강건성<너""""!기술기반

생태게확장성 시장확보

본산업

혁신형 디스폴레이 핀레크

성장잠재력

강건성

생테게확장성

기술기반

시장확보

본산업

성장잠재력

기술기반

시장확보

첨^■보안 바이오소재

강건성

생태계확장성

성장잠재력

.1 급^'■

본산 업

기술기반

서장확보

성장잠재력

강건성 자^ 기술기반

생태게확장성 '빠^*^ 시장확보

본산업

탄소포접^■용 미래형 전지

성장잠재력

기술기반

시장확보

성장잠재력

강건성

생태계확장성

기술기반

서장 보

본산업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차세대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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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대제■절감 
자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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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이 드바이저

4.0 5.0

산업화 단계 
(산업/경제 정색 대상)

« (핀테크) P2P금융이 데우 낮은 산업성숙도룰 보이나, 시장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나 핀테크 분야 

에서 배제하여도 영향은 없옴

- 로보어드바이저는 향후 높은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결제는 신산업 성장성이 존재하고 

있는 분야로 구분

- 전자곁제,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P2P 금융의 시장규모 및 성장률은 데우 낮으며, 단득적으로는 

시장성은 데우 낮을 것으로 관단

- 전자결제와 P2P금융의 특허경쟁력은 50-60%로 기록되나 중국보다 10% 가량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며, 로보어드바이저의 특허경쟁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생태계는 기술단위별로 유사하며, 산업계의 특허는 공통적으로 데우 저조

r
부록 6 세부기술별 심층분석 결과

□ 세부기술별 분석 대상: 핀테크. 첨단보안, 바이오소재, 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0 (첨단보안) 첨단보안은 데이터보안 중심으로 구성하되, 바이오인식의 포함 여부는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옴

- 바이오인식 분아는 시장규모/성장률이 열위에 었으며 데우 낮은 산업성숙도를 보이고, 기술성장 

주기는 2023년에 쇠퇴기에 돌입

- 데이터보안, 바이오인식 모두 특허경쟁력은 약 60% 수준이며, 중국 대비 15% 가량 뒤진 것으로

- 산업생태계. 민간R&D, 주체별 특허 모두 두 기술단위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0 (바이오소재) 바이오유래소재에 비해 바<가오용용소재의 산업성숙도가 메우 낮나, 두 기술단위를 모두 

포함하여야 신산업 가농성이 었는 것으로 판단 가능 

^ 바이오응용소재의 시장은 바이오세라믹 시장으로 크기와 성장률을 가눔

- 바이오응용소재는 향후 에상되는 시장의 크기가 메우 작옴

- 바이오옹용소재의 특허경쟁력, 산업생태계, 민간R&D 등온 모두 바이오유태소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〇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자면 전기차•수i차, 초고효율내연기관으로 구분 

가농하며, 전기차■수i차의 경우 신산업 가농성이 존재

- 초고효율내연기관온 이미 산업으로 진입한 분야로 민간의 특허 출원 및 연구개발어 활발

- 공통적으로 특허거래활똥은 활발하지 않으나, 기업의 특허출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던간R&D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기술분야별 분석 결과

분 Of 명 핀테크 첨단보안 바이오소재*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기술명

분석항목

전자
결제

로보
어드바이저

P2P
금융

데이터
보안

바이오
인식

바이오 
유래소재

바이오 
웅용소재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후 T구#율 
내연기관

바이오
의약품

바미오 
세라믹

HEV PHEV

서장 성장 
가농성

서^■규모/ 
성 ^5

'23년 시장규모(억 달려) 56,137 22,088 1,156 2,347 17 4,110 20 3,089 86 4,017 2,098

연평균성장를(%) 15.6 45.6 22.0 12.9 10,2 9.4 6.2 24.2 61.5 12.5 31.3

기술성장 
주기

2018년 성장 성숙 성숙 성숙 성숙 성장 성숙 성숙 성숙 성숙
2023년 성숙 성숙 성숙 성숙 쇠퇴 성장 성숙 성숙 쇠퇴 성숙

특허거레 
활동

특허출원수 대버 
거래 비율(%)

0,3 1.3 3.5 2.6 1.3 0.4 0.0 0.1 - 0.0

국내 산업 
여건

기술수준/
격차

수
주

선도국 대버(%) - - - - - - - - - -

중국 대H|(%P) - - - - - - - - - -

차
선도국 대버(년) - - - - - - - - -

중국 대버(년) - - - - - - - - - -

특허
경쟁력

선도국 대U|(%) 52.1 0.1 63.2 57.9 42.3 40.4 47.4 49.2 56.6 59.6

중국 대버(%p)«« -10.4 -0.2 -11.0 -19.0 -6.9 8.5 1.4 1.7 14.6 3.8

일자러 
창출 가능성

산업
생태게

본산업 역랑(점) 3.5 2.9 - 3.6 4.2 4.3 3.8 3.9 3.7 2.4 -

전 ■후방산업역랑(점) 2.1 1.3 3.5 2.4 2.3 2.2 3.5 2.6 2.1 3.3 - ■

협업 
월요성

정부 R&D 
대버

민간 R&D

2016년(%) 39.5 33.1 - 26.2 26.9 17.8 18.0 30.0 32.5 40.7

2017년(%) 32.1 19.1 - 16.2 30.3 12.4 20.4 31.0 45.5 31.5

주체별 
특허출원

학•연 대버 산업계 비중 - - 3.0 4.5 6.2 0.8 0.4 17.3 33.5 138.3

바이오유래소재와 바이오융용소재를 대신하여 각각 바이오의 약품과 바이오세라믹을 대상으로 시장규모/ 성장콜 조사 
^ 1 대당 78,000달러로 가정하여 시장규모 환산
«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 대비 우위인 경우 양수로, 열위인 경우 음수로 표기함. S



r td록 신규 1차 후보분아별 정부R&D 현황

□ '16년 정부 R&D 현황

(단위: 백만 원)

분야명 정부연구 Hi 기업매청 총 언구버 과제 수 대표 사업

혁신형 
디스플레이

38,466 22,049 60,515 64
전자정보 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과기 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산업부).
범부처 GigaKOREA 사업 (과기부)

핀테크 6,183 3,761 9,944 18

우수71 술연구센 터 (ATC)(산업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중기 청), 
중소기업거술혁신개 발(중기청),
ICT 유망기#개발지원(과기부)

첨단보안 14,041 5,140 19,181 51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
이공학개 인기초연구지원(교육부),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과기 부),

개인연구지원 (과기부)

차세대 컴퓨팅 10,081 992 11,073 36
이공학개 인기초연구지원(교육부).

개인언구지원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운영 d 1 지원 (과71 부)

바이오소재 56.033 11,780 67,813 237
개인연구지원 (과기부),

이공학개 인기초연구지원(교육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중기청)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52,353 24,662 77,016 121

에 너지수요관러 핵심 기술개 발(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 (산업부),

이공학개 인기초연구지원(교육부), 
자동차산업 핵심 기술개 발(산업부)

탄소포접활용 16,714 10,041 26,755 41
기후 번화대응기술개 발(과기부),

개인연구지원 (과기부),
에 너 지수요관러 핵심 기술개 발(에특)(산업부)

미래형 전지 27,883 9,825 37,708 84
이공학개 인기초연구지원(교육부),

개인연구지원 (과기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에특)(산업 부)



E '17년 정부 R&D 현황

(단위: 백만 원)

분야명 정부연구버 기업매청 총 연구비 과제 수 대표 사업

혀스 IS
디고폴레이 58,183 31,217 89,401 98

개인기초연구(과기부),
소재부품산업 미 래성장동력(산업부), 

전자정보디 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 발(과기부)

편테크 4,395 1,951 6,346 26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부),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중기부),
우수71 술연구센 터 (ATC)(산업부)

첨단보안 17,399 6,649 24,049 69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 발(과기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중기부),
개인기초연구(교육부),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부)

차세대 컴퓨팅 10,344 1,402 11,747 32
개인기초연구(과기부),
개인기초연구(교육부),

나노 •소재기술개발(과기부)

바어오소재 73,850 16,007 89,857 371
개인기초연구(교육부),
개인기초연구(과기부),

바이오 •의료기술개발(과기부)

에너지대체
절감 자동차

49,062 25,308 74,371 112
개인기초연구(과기부),
개인기초연구(교육부),

자동차산업 핵심 ? 1 술개 발(산업부)

탄소포접활용 12,290 7,154 19,445 19
기후번화대응기술개발(과기 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산업부),
개인기초연구(과기부)

미래형 전지 28,489 10.403 38,874 95
개인기초연구(과기부),
개인기초연구(교육부),

EES 기술개발사업 (산업부)



록 8 ^평가 개요

〇 개요

0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틀 위해 장기 •대규모 예산 사업, 중복 조정 • 연게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심층 평가 후 결과 환류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평가법 제7조

D 대상 사업(선정 기준) ： 연구성과평가법 제7조

구 분 주요 내용

®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년 이상, 연간 100억 원 이상 에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정책목표와 사업 
목적이 부합하지 않거나 성과 점검을 통한 사업 효율성 개신이 시급한 사업

(D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월요한 사업 유사 지원부문에 대한 통합■조정 및 사업간 언계가 필요한 사업

@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전하는 사업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정보의 공유 및 효율적인 연구 
결과의 이전이 필요한 사업

®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최근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대내외 환경 번화 등에 따른 조정 및 개선이 
월요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한 사업

© 과기정통부가 평가 필요성을 인정 
하는 사업

중간평가 미흡 사업, 기관평가 미흡(이하) 사업, 국회•감사원 지적 등에서 
심층분석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잦은 사업개편 등으로 사업 성과관러 별도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D 평가 기준(예시)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쟁점

적절성
•투입 규모•대상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연계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전락목표의 적절성

■정부R&D 지원의 필요성

효과성
•목표 대비 성과달성도
■R&D사업 수행을 통한 기여도(파급효과 등) ■사업(정책) 목표달성 기여도

효율성 •투입 대버 산출규모 및 내용의 적절성 
■산출성과의 앙적•질적 우수성(비교) •산출성과의 우수성 버교

체계성
■사업목표-사업내용-성과의 연계성
■사업추진결과 수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충족여부
■중복■연계성 및 부처 간 역할 및 기능의 체계성 등

•타 사업과 유사•중복 및 연계성 
•성과관리체게의 적절성

C 평가 추진 체계

•X- 분과언구진 중심으로 평가 설시

〇 총괄 조정위 ： 평가계획, 평가결과 조정 및 확정

© 분과 연구진 ： 각 사업별로 전문가 6~7명으로 구성



D 평가채상 사업 선정 및 평가 추진 절차 

© 후보사업 도출, 평가전문위 검토 등을 통해 대상 사업 최종 확정

© 대상사업 선정 후 평가 실시, 걸과 환류

« 평가 일정은 번동 가능

□ 평가 결과 활용

0 사업별 개선권고 사항을 도출 후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예산 조정 ■배분에 

반영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 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성과엄을 밝혀 Of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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