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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싱가폴1) 

金 宣 根2) 

Ⅰ. 개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의 하나인 싱가폴은 지난 30년간 매년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여 1인당 GNP가 1960년 S
$1,330에서 1993년 S$24,871로 크게 증가하였고, 산업생산으로 본 산업구조 또한 제조업이 동기간 11.7%에서 26.2%로, 금융
서비스업이 14.4%에서 27.4%로 급 성장하여 주력 산업부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싱가폴 정부는 한국, 대만에서와 같이 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기술인력양성과 기반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싱가폴 
산업의 기술개발은 국내기업의 기술축적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1992년 총 연구개
발투자는 국민총생산 대비 1.3%로서 우리 나라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980년이래 싱가폴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1992년 국가과학기술청(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Board)의 설립과 아울러 국가기술계
획(National Technology Plan)을 수립하였다. 

싱가폴의 국가혁신체제의 특징과 과학기술관련 공공기관의 현황, 과학기술 개발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1> 경제성장지표 (1960 ∼ 1993) 

<표 2> GNP 대비 연구개발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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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혁신체제의 특징 

국가혁신체제에서 논의되는 특징들은, (1)산업의 기술수준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새
로운 기술의 개발보다 도입기술의 국내적용이 대부분이며, (3)제품기술보다 공정혁신에 더욱 치중하여 있고, (4)전략적 산업부
문으로 전자, 통신 및 정보기술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근 생물기술, 화공 및 신소재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5)공공연구기
관이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6)국내기업에는 상호간 협동 등 연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1. 혁신체제의 구성요소 

과학기술 발전의 초기단계는 공공연구기관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함으로써 점차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R&D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들 다국적 기업과 국내 주요기업들이 외국 선진기술의 도입, 적용,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정부부문 역시 최근 정보기술의 수요자로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혁신체계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민간기업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규모도 영세할 뿐 아니라 총 제조업 생산의 65%만 
담당하 

<표 3> 외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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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자본집약도도 낮다. 이들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정밀공업, 금형 가공, 프라스틱 압출 등 업종에서 다국적 기업에 하
청기업으로 부품이나 인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의 총연구개발투자 중 6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1980년말 R&D투자가 크게 늘었으며 그 중 전자산업과 정보산업
의 연구개발투자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의 다국적 기업도 이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비교적 적극적인 국내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연계를 가진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기술개발에의 인센티브는 다국적 기업들의 까다로운 품질검사조건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부가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영기업들로서 이들은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에 힘입어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 셋째로는 첨단기술을 기초로 한 창업회사로서 이들은 규모가 적으므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대
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싱가폴 기업들은 기술개발보다 기존의 외국 첨단기술을 국내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따라서 산업내 또는 산업간 기술의 확산이 신속하며, 한국과 대만과는 달리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폴 주재 다국
적 기업들이 기술의 적용에 앞장선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들 다국적 기업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중소 국내기업들과, 국영기업
들도 기술의 적용, 확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싱가폴의- 공중연구기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었고 그 이전에는 싱가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과 싱가폴 산업연구 및 표준원(Singapore Institute for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이 공공연구의 대부분
을 담당하였다. 

기술 관련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은 두 곳의 국립대학, 4곳의 공과대학, 그리고 최근 싱가폴정보통신원(Information 
Communications Institute of Singapore)과 일본-싱가폴인공지능센터(Japansingapore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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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였다. 이 이외에도 기술교육원(Institute for Technical 

<표 4> 연구개발기관 현황 

Education)과 경제개발원(Economic Development Board) 산하에 정밀기계, 염색, 로보트 공학기술 등 분야의 산업훈련과정
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기술훈련과정의 특징은 경제개발원과 다국적 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된다는 점이다. 

2. 혁신체제 요소간의 연계 

상기에 열거한 국가혁신체제 구성요소간의 연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선진국에서 같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지는 못하였고, 단지 
국내 주재 다국적 기업과 그들의 모기업과의 강한 연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이 국가전체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학연 협동은 기술인력의 양성에 있어 가장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그간 산업발전에 따른 필요부문 인력의 공급에 큰 역할을 담
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및 기술교육기관과의 인력교류도 원활하여 대학교수가 기술훈련기관의 강사로 겸직하고 있으며, 공공연구
기관이 대부분 대학 내에 설립되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활동 역시 교수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구기관과 산업과의 
연계는 비교적 약하여, 103개 성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대학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산
업 내에서 기업간의 협동관계는 더욱 취약하나 다국적 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관계는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뿐 아니
라 국내기업은 이들과의 안정적 수급관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어 상호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Ⅲ. 과학기술행정체제 

-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1990년 말까지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은 경제개발원(EDB)에서 담당하였으나 1991년 통상산업부 산하에 과학기술청(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Board)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무부서로 설립되어 과학기술행정 및 계획, 그리고 공공연구소의 자
금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첨단기술개발계획 등 사업은 여전히 경제개발원과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다. 

- 관련 정부부서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정부 부서로는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산하에 컴퓨터 청을 두고 국가정보화 계
획을 추진하고 있는 재무부,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국방 관련 기술의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소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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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 교통통신부에서 역시 아시아 최초로 전자통행료 징수체제를 구축하는 등 각 부처가 외국의 첨
단기술을 도입, 활용하는데 매우 적극적임을 볼 수 있다. 

- 과학기술청(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Board) 

1991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특정분야에 있어 싱가폴의 국가경쟁력을 가일층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임무로는, 첫째, 공공연
구소의 관리 및 자금배분, 둘째, 민간부문 R&D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셋째, 과학기술기반 조성과 기술정보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Ⅳ.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싱가폴 고위 정책 결정자는 과학기술을 국가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방향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발전전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흔히 개도국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싱가폴에는 그러한 정부주도의 계획이 없으며 오히려 실용주의를 바탕
으로 한 자율경제체제와 시장개방 및 세계화가 지난 30년간 경제성장의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획으
로 강력히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산업부에 의해 "전략적 경제계획(Strategic Economic Plan)"이 1991년부터 수행되어 
장차 30년 내에 G7국가에 진입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있다. 

1. 인적자원의 질 향상 

2. 국민적 화합 촉진 및 역할분담 

3. 국제화 

4. 혁신지향적 환경조성 

5.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군의 형성 

6. 경제 재개발의 첨예화 

7. 국제경쟁력의 유지, 향상 

8.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력 배양 

이들 목표들은 과학기술전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국가혁신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
군의 형성은 특정한 단일산업을 육성하기 보다 산업군의 기술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산업에 공통적인 기반기술의 육
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우리 나라 '70년대 중화학공업 중점육성과 유사하며 경제개발
원에 의해 S$1,000백만의 자금이 산업군 개발기금(Industry Cluster Development Fund)으로 조성되었다. 한편 국제화는 주
로 산업에 관련된 것으로 정부는 총 생산 중 제조업의 비중을 2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새
로운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고용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케 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것이다. 

1. 국가기술계획(National Technology Plan) 

전략적 경제계획의 수립과 발맞추어 과학기술청은 국가기술계획을 1991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기술개발을 위한 것이라
기보다 실질적으로 경제개발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었다. 즉, 기술활용 및 확산, 특화기술의 확보, 기술고도화 등을 목표로 
그 세부사항으로는, (1)GNP 대비 연구개발투자율 1995년 2%수준으로 향상, (2)과학기술인력을 1995년 노동력 10,000명 당 
40명으로 확보, (3)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업 R&D에 대한 자금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고급기술인력의 육성, 기술상업화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전략적 산업부문은 정보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전자, 제조기술, 소재기술, 자원 및 환경기술, 바이오
테크, 식료 및 농업기술, 의료기술 등 9개 부문이 선정되었다. 

2. 정보화 2000계획(IT2000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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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2000계획은 1992년 수립된 것으로 싱가폴 국가전체를 종합정보화 하여 경제 및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
는 것이다. 

이 계획은 단순히 경제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정보고속화에 한 걸음 다가감으로써 외국 첨단기술에의 신속한 접근
을 꾀할 수 있고 기술의 확산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Ⅴ.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책 

- 기술개발 인센티브 

과학기술청(NSTB)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간기업 R&D에 대한 인센티브는 보조금(matching grants)과 투자지원의 두 가지 종류
가 있다. 

먼저 보조금(R&D Assistance Scheme : RDAS)은 기업의 개별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지원(Research 
Incentive Scheme for Companies : RISC)은 전략기술분야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연구프로그램(Cooperative Research Program)이 신설되어 기업간, 기업
과 연구기관간 공동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연구인력의 개발 

과학기술청이 고급연구인력의 육성을 위해 인력개발지원제도(Manpower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를 시행하고 있
어,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과 기술교육기관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반시설의 확충 

먼저 과학단지(Science Park)를 1980년대 초반 싱가폴 국립대학 인접한 곳에 조성하여 상호간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도록 하였
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다국적 기업이 과학단지로 진출하게 되어 137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었고 근로자수는 5,000명에 이르
게 되었다. 

또한 기술혁신 주체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정부기관과 기술 지향적 기업에 Internet 서비스를 1992년부터 제공하게 되어 
현재 200여 연구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 공공 연구기관의 설립 

과학기술청이 설립되기 이전 공공연구소가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운영비는 대학을 통해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과학기
술청이 예산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나 운영권은 여전히 대학의 권한사항이다. 

이들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정부고위관리, 대학, 국내외 민간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Ⅵ. 평가 및 전망 

싱가폴 경제정책의 근간은 경제의 안정화 속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 자율경쟁의 보장 등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입을 유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최신화에 역점을 두었고, 기술의 개발이나 활용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인 것은 1991년 과학기술청의 설립
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성장은 기술진보에 기반을 둔 기술드라이브 성장이라기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국제화에 의한 외국 선진기업의 유치와 국내기업과의 건전한 유대관계 등에 의한 것이었고 기술의 수준은 다국적 기
업을 구심점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싱가폴의 경우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국내기업은 대외 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정부로서
도 국내기업을 보호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었으며 일찌기 개방화를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 정책의 수행에 있어 각 부처간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정책간의 상승효과를 가져 왔으며 기술획득전략에 있
어서도 기술의 독단적 개발보다 다국적 기업을 채널로한 기존 선진기술의 국내적용과 확산에 더욱 치중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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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되고 있는 중간진입전략(Mid-entry strategy)을 이미 체질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과학기술정책이 독립적인 정책의 하나로 논의되기는 1990년 초반부터이고 과학기술청 역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수행범
위와 수단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경제력에 비해 아직 과학기술정책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는 이슈로는, 기업과 공동연구소간의 공동연구 강화, 기술혁신과제의 우선 순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획득의 국제
협력 등이 논의되고 있다. 

[참고 문헌]

주석 1)이 글은 한·아세안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국별보고서(Wong Poh Kam, "National Innovation System : The 

Case of Singapore")를 기초로 한 것임. 

주석 2) 정책연구1실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5-M04-008.HTM (7 / 7)2006-05-16 오후 2:04:55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5-M04-0090-01.GIF

	www.stepi.re.kr
	과학기술정책동향 Vol.5 No.4: 1995. 4(통권 제73호)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