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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과학기술예측조사(1995∼2015년) : 한국의 미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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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의 특징 

도시·건축 ·토목 분야의 응답자는 총 111명이었다. 학위별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89명(80.2%)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석

사학위 소지자는 15명(13.5%), 학사학위 소지자는 6명(5.4%)이었다. 기관별로는 대학 종사자가 71명(64.0%)으로서 가장 높
은 참여율을 나타냈고,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소 종사자가 23명(20.7%),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17명(15.3%)이었다. 경력별
로는 11∼15년이 29명(26.1%)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6∼20년이 24명(21.6%), 6∼10년이 23명(20.7%)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6명(50.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7명(33.3%), 50대 이상은 16명(24.7%)이었다. 

다른 한편 응답자의 전문도에 있어서 총응답자 111명 가운데 스스로의 전문도가 「대」, 「중」, 「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적으로 각각 28.7%, 49.1%, 22.2%로 나타났다. 여기서 평균적이라 함은 예를 들어 응답자가 응답한 총과제수 중에서 전문도가 
「대」라고 응답한 과제수를 총응답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2)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과제의 중요도가 「중」인 경우는 평균 49.0%, 「대」인 경우는 평균 46.7%로 나
타나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가 중요도 「대」라고 응답한 과제수는 22개로 전
체 62개 과제 중 35.5%를 차지하였고, 「중」으로 응답한 과제수는 30개 과제로서 전체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술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응답자 중 과반수가 중요도 「대」라고 응답한 상위 10개 과제는 

(34) 대규모의 건축물·구조물을 주변에 거의 영향을 주지않고 파괴하는 기술이 보급된다(국내 실현시기: 2001). 

(9)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콤팩트한 배수처리 시스템이 개발되어 난분해성 물질이나 유해물질이 고효율로 처리된다(국내 
실현시기: 2005). 

(19)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술이 확립된다(국내 실현시기: 1995). 

(55) 토목구조물의 설계, 시공시에 적용할 각종 시방서의 기준 및 구조안전도검사에 필요한 기준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0). 

(13) 도시 폐기물을 半減시키는 폐기물 재이용 기술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3). 

(36) 건물내의 환경을 감지하는 각종 sensor와 제어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건축의 환경이 자동적으로 제어되어 쾌적환경을 유
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1). 

(45) 압축강도 1,000kg/㎠ 이상의 콘크리트가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0). 

(32) 건축설계, 엔지니어링설계, 견적, 시공관리 전단계의 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국내 실현시기: 2002). 

(6) 깊은 지하공간에서의 格納이나 차폐의 기술이 확립되어 방사성 폐기물이나 원유, 지하수 등의 저장이나 비축에 이용하게 된
다(국내 실현시기: 2005). 

(59) 철근콘크리트 해양구조물의 건설에 해사와 해수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2). 

등으로 건축물 파괴 공법기술, 생명공학을 이용한 유해물질 처리, 도시 폐기물 재이용 기술, 건축환경 자동제어 기술 등과 관련한 
과제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과제의 실현시기 예측결과 

과제에 대한 국내 실현시기와 세계 실현시기의 예측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 전체 62개 과제 중에서 
2001∼2005년 사이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 과제수가 47개로 가장 많았다. 세계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는 1996∼2000년 사이
에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된 과제수가 52개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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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세계의 실현시기 격차에 있어서는 국내의 실현시기가 세계의 실현시기에 비해 0∼2년의 격차를 보인 과제수는 6개, 3∼4년
은 30개, 5∼6년은 20개, 7년 이상은 6개였다. 

한편 국내 예측실현시기의 과제별 분포에 있어서 下四分位(lower quartile: 25%)에 해당하는 연도와 上四分位(upper quartile: 
75%)에 해당하는 연도와의 차이가 4∼5년인 과제가 39개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3년은 9개 과제이었다. 반면
에 6∼10년은 14개 과제로 이들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이 큰 폭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 주였다. 

4) 실현상의 저해요인 

과제의 실현에 있어서 저해요인은 「기술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자금적 요인」 및 「연구인력적 요
인」 등으로 지적되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기술적 요인이 실현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응답한 과제 중 응답비율이 높은 상위 5개 과제를 보면, 

(38) 인공지능형 만능 건설장비가 개발된다. 

(25) 건설현장 관리에 무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20) -20℃ 이하에서 타설 및 양생이 가능한 콘크리트가 실용화 된다. 

(30) 마이크로머신을 이용한 건축 토목 시공기술이 개발된다. 

(17) 100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설계기술이 확립된다. 

등이며, 자금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50) 인공섬, 해양도시의 개발로 해상 또는 수중에 발전소, 공장, 폐기물 처리장 건설기술이 실용화 된다. 

(11) 대도시에 있어서 배수 등을 고도처리하여 雜用水로서 이용하는 지역단위의 中水道가 보급된다. 

(10) 汚染·汚濁이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권 근방의 閉鎖系 海域에서 각종 정화시설, 해수 교환시설 등의 건설에 의하여 해역이 정

화된다. 

(5) 차도, 전철, 기차, 보도 등이 공존하는 입체적인 교량설계 건설기술이 개발된다. 

(14) 수도, 전기, 가스의 파이프라인의 防災性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이 보급된다. 

5) 연구개발 수준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총 62개 과제 중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이 선진국 현수준의 41∼60%
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33.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1∼40%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31.1%였다. 

연구개발 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10개 과제와 연구개발 수준이 낮은 하위 10개 과제를 <표 11-1>과 <표 11-2>에 열거하
였다. 

<표 11-1> 연구개발수준이 높은 상위 1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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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연구개발수준이 낮은 하위 1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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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통 분야 

1) 응답자의 특징 

교통분야의 응답자는 총 114명이었다. 학위별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85명(74.6%)으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석사학위 
소지자와 학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14명(12.3%)이었다. 기관별로는 대학 종사자가 47명(41.2%)으로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
타냈고,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35명(30.7%),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소 종사자는 32명(28.1%)이었다. 경력별로는 11∼15년
이 34명(29.8%)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10년이 25명(21.9%), 16∼20년이 23명(20.2%) 등 이었다. 연령별로는 30
대가 60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4명(38.6%), 50대 이상은 9명(7.9%)이었다. 

다른 한편 응답자의 전문도에 있어서 총응답자 114명 가운데 스스로의 전문도가 「대」, 「중」, 「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적으로 각각 26.7%, 44.8%, 28.5%로 나타났다. 여기서 평균적이라 함은 예를들어 응답자가 응답한 총과제수 중에서 전문도가 
「대」라고 응답한 과제수를 총응답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2)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과제의 중요도가 「중」인 경우는 평균 49.5%, 「대」인 경우는 평균 41.3%로 나
타나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가 중요도 「대」라고 응답한 과제수는 27개로 전
체 80개 과제 중 33.8%를 차지하였고, 「중」으로 응답한 과제수는 39개 과제로서 전체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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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술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응답자 중 과반수가 중요도 「대」라고 응답한 상위 10개 과제는 

(33) 대형화물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행 가솔린 승용차 정도(0.25g/km 이하)가 되는 기술이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
기: 2002). 

(29) 현재보다 연료 소비율이 30% 저감된 자동차가 보급된다(신소재의 사용과 엔진효율의 향상으로)(국내 실현시기: 2001). 

(4) 지하철 운행의 ATO/ATC 시스템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1). 

(10) 주행 자동차의 종류, 속도, 밀도 등을 파악하여 도시내의 교통흐름을 최적 제어하는 도로교통 관제 시스템이 보급된다(국내 
실현시기: 2000). 

(11) Real time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0). 

(7) 고속전철, 첨단 경량전철 등 궤도 수송시스템의 자동 제어 장치가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3). 

(22) 자동차의 고장진단 및 경보시스템이 보편화, 지능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1999). 

(25) 전기자동차용 초급속 충전장치가 보급된다(국내 실현시기: 2003). 

(27) 통근이용에 견딜 수 있는 충전용량의 배터리가 개발되어 도시내 교통흐름에 적합하도록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보급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3). 

(21) 자동차의 각종 충돌 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입수, 제어 시스템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2). 

등으로 자동차 엔진 효율 향상, 도로교통 관제 시스템, 전기자동차 및 축전지 개발 등과 관련한 과제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3) 과제의 실현시기 예측결과 

과제에 대한 국내 실현시기와 세계 실현시기의 예측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 전체 80개 과제 중에서 
2001∼2005년 사이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 과제수가 46개로 가장 많았다. 세계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는 1996∼2000년 사이
에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된 과제수가 59개로 가장 많았다. 

국내와 세계의 실현시기 격차에 있어서 국내의 실현시기가 세계의 실현시기에 비해 0∼2년의 격차를 보인 과제수는 5개, 3∼4년
은 39개, 5∼6년은 24개, 7년 이상은 12개였다. 

한편 국내 예측 실현시기의 과제별 분포에 있어서 下四分位(lower quartile: 25%)에 해당하는 연도와 上四分位(upper 
quartile: 75%)에 해당하는 연도와의 차이가 4∼5년인 과제가 39개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3년은 31개 과제
이었다. 반면에 6∼10년은 10개 과제로 이들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이 큰 폭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실현상의 저해요인 

과제의 실현에 있어서 저해요인은 「기술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자금적 요인」 및 「연구인력적 요
인」 등으로 지적되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기술적 요인이 실현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응답한 과제 중 응답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과제를 보면, 

(67) 시가지에서 이발착하여도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획기적인 저소음의 헬리콥터가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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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R유체 이용 자동차 부품설계 및 제작(ABS, 완충기, 트랜스미션 등) 기술이 개발된다. 

(70) 순항유도탄, 전략유도탄의 관성항법장치 및 우주선의 자세 제어장치에 적용 가능한 고정밀급 RIG 및 FRIG가 개발된다. 

(33) 대형화물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행 가솔린 승용차 정도(0.25g/km 이하)가 되는 기술이 실용화 된다. 

(79) 수면위를 50cm∼1m로 부상해 300∼400km/hr의 속도로 승객과 화물을 고속 운송하는 WIG(wing-in-effect flying ship)
이 실용화 된다. 

(36) 신형 센서를 장착한 CTV(무단 변속기)가 실용화 된다. 

등이며, 자금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과제는 

(63) 50∼100인승 내외의 jet 여객기가 자체 개발된다. 

(49) 2,000톤급 high speed ship이 hydrofoil의 양력과 부력 동체의 결합에 의한 hybrid type으로 실용화 된다. 

(54) 선박이 넓은 해역에서 해상, 기상 등의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보급된다. 

(66) 한국형 고유모델의 경비행기(1,000HP 이하)가 실용화 된다. 

(9) 대용량 철도차량용 inverter가 실용화 된다. 

로 나타났다. 연구인력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46)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고속주행 vehicle의 해석기술이 개발된다. 

(44) 자동차 충돌해석, 충격해석 등 대변형 비선형 해석이 가능한 구조해석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72) 항공조종 시뮬레이터가 자체기술로 개발된다. 

(37) Drive-line의 NVH(noise, vibration, harshness)에 대한 해석기술이 실용화 된다. 

(43) 자동차 설계 과정을 knowledge base화 한 expert system이 구축된다. 

(45) 차량 동력학 시스템의 각 부품의 설계 

<표 12-1> 연구개발수준이 높은 상위 10개 과제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5-M01-005.HTM (7 / 18)2006-05-16 오후 3:23:18



과학기술정책동향Vol.5 No.1 (1995. 1) 005

를 위한 design synthesis program이 개발된다. 

5) 연구개발 수준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총 80개 과제 중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이 선진국 현수준의 21∼40%
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41.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1∼60%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26.3%였다. 연구개발 수준이 비교적 높
은 상위 10개 과제와 연구개발 수준이 낮은 하위 10개 과제를 <표 12-1>과 <표 12-2>에 열거하였다. 

13. 해양 지구 분야 

1) 설문 응답자의 특징 

해양·지구 분야의 응답자는 총 71명이었다. 학위별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57명(80. 

<표 12-2> 연구개발수준이 낮은 하위 1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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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10명(14.1%), 학사학위 소지자는 4명(5.6%)이었다. 기관별로는 대학 종
사자가 38명(53.5%)으로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고,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소 종사자가 27명(38.0%), 기업에 종사하는 전
문가는 6명(8.5%)이었다. 경력별로는 11∼15년과 16∼20년이 각각 19명(26.8%)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1년 이상이 
15명(21.1%)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2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4명(33.8%), 50대 이상은 15명(21.1%)
이었다. 

다른 한편 응답자의 전문도에 있어서 총응답자 71명 가운데 스스로의 전문도가 「대」, 「중」, 「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적으로 각각 27.6%, 41.2%, 31.1%로 나타났다. 여기서 평균적이라 함은 예를들어 응답자가 응답한 총과제수 중에서 전문도가 
「대」라고 응답한 과제수를 총응답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2)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과제의 중요도가 「대」인 경우는 평균 47.4%, 「중」인 경우는 평균 44.5%로 나
타나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가 중요도 「중」이라고 응답한 과제수는 19개 과제
로서 전체 46개 과제중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라고 응답한 과제수는 17개 과제로서 전체의 37.0%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술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응답자 중 과반수가 중요도 「대」라고 응답한 상위 10개 과제는 

(4) 海流 및 海水溫度 등의 변화기구가 해명되어 수산자원 변동 등의 예측기술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5). 

(1)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정밀 자원도 및 자원량 분포도가 작성된다(국내 실현시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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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레이더 관측망 등의 충실과 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에 의해 집중호우, 폭설 등의 국지 기상의 정확한 단기간 예보가 보급된
다(국내 실현시기: 2005). 

(19) 수심 300m에서 관측용, 점검용, 작업용 등에 사용되는 각종 海中 로보트이 보급된다(국내 실현시기: 2007). 

(41) 인공위성에 의한 리모트 센싱기술이 진전되어 장단기 기상예보에 업무적으로 사용된다(국내 실현시기: 2000). 

(27) 극초능력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확률이 90% 이상인 단기 기상예보가 가능해진다(국내 실현시기: 2006). 

(46) 대기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예측을 위한 수치 모델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0). 

(25)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의 형성 변동 소멸기구가 해명된다(국내 실현시기: 2005). 

(44) 3∼6시간의 선행 시간을 가지는 집중호우 예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된다(국내 실현시기: 2000). 

(30) 예보 정확률이 80%를 상회하는 계절간 예보 기술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10). 

등으로 해류 및 해수온도의 변화기구 해명, 자원량 분포도 작성, 해중 로보트, 장단기 기상예보 등과 관련된 과제의 중요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과제의 실현시기 예측결과 

과제에 대한 국내 실현시기와 세계 실현시기의 예측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 전체 46개 과제 중에서 
2001∼2005년과 2006∼2010년 사이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 과제수가 각각 20개로 가장 많았다. 세계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
는 1996∼2000년 사이에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된 과제수가 33개로 가장 많았다. 

국내와 세계의 실현시기 격차에 있어서 국내의 실현시기가 세계의 실현시기에 비해 0∼2년의 격차를 보인 과제수는 8개, 3∼4년
은 13개, 5∼6년은 17개, 7년 이상은 8개였다. 

한편 국내 예측실현시기의 과제별 분포에 있어서 下四分位(lower quartile: 25%)에 해당하는 연도와 上四分位(upper quartile: 
75%)에 해당하는 연도와의 차이가 4∼5년인 과제가 21개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3년은 9개 과제이었다. 반면
에 6∼10년은 16개 과제로 이들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이 큰 폭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실현상의 저해요인 

과제의 실현에 있어서 저해요인은 「자금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연구인력적 요인」 및 「기술적 요
인」 등으로 지적되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기술적 요인이 실현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응답한 과제 중 응답비율이 높은 상위 5개 과제를 보면, 

(13) 해양 콘크리트의 부식 및 내구성 문제가 해결된다. 

(20) 심해에서 장기간(1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가 실용화 된다. 

(17) Acoustic tomography를 이용한 해수중의 통신수단이 개발된다. 

(11) 해양의 생태계에 대한 이론이 확립되고 해양개발에 의한 생태계에의 영향을 해명할 수 있게 된다. 

(22)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 항해형 무인 심해 조사선이 개발된다. 

등이며, 자금적 요인 가장 크다고 응답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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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정밀 자원도 및 자원량 분포도가 작성된다. 

(9) 수심 50m 정도까지의 연안 수역에 해상 폐기처리용 인공섬이 건설된다. 

(7) 남극대륙 및 대륙붕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자원량 평가기술이 실용화 된다. 

<표 13-1> 연구개발수준이 높은 상위 5개 과제 

<표 13-2> 연구개발수준이 낮은 하위 5개 과제 

(16) 어종의 특성에 맞는 어초가 개발된다. 

(10) 淺海底에서 생물자원의 장기변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인력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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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면상승이 정확하게 예측된다. 

(33) 과거 기후변동의 원인이 규명된다. 

(25)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의 형성 변동 소멸기구가 해명된다. 

(30) 예보 정확률이 80%를 상회하는 계절간 예보 기술이 개발된다. 

(35) 지구 기후변화에 미치는 열대림 감소의 영향이 규명된다. 

5) 연구개발 수준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총 46개 과제 중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이 선진국 현수준의 21∼40%
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37.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1∼60%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30.1%였다. 연구개발 수준이 비교적 높
은 상위 5개 과제와 연구개발 수준이 낮은 하위 5개 과제를 <표 13-1>과 <표 13-2>에 열거하였다. 

14. 천문·우주 분야 

1) 응답자의 특징 

천문·우주 분야의 응답자는 총 47명이었다. 학위별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32명(6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 소지자는 

8명(17.0%), 학사학위 소지자는 4명(8.5%)이었다. 기관별로는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소 종사자가 29명(61.7%)으로서 가장 높
은 참여율을 나타냈고, 대학 종사자가 16명(34.0%),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2명(4.3%)이었다. 경력별로는 6∼10년이 17명
(36.2%)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6∼20년이 10명(21.3%), 11∼15년이 8명(17.0%)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4
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명(34.0%), 50대 이상은 4명(8.5%)이었다. 

다른 한편 응답자의 전문도에 있어서 총응답자 47명 가운데 스스로의 전문도가 「대」, 「중」, 「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적으로 각각 32.2%, 48.4%, 19.4%로 나타났다. 여기서 평균적이라 함은 예를 들어 응답자가 응답한 총과제수 중에서 전문도가 
「대」라고 응답한 과제수를 총응답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2)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과제의 중요도가 「대」인 경우는 평균 57.4%, 「중」인 경우는 평균 34.2%로 나
타나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가 중요도 「대」라고 응답한 과제수는 12개 과제로
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술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응답자 중 과반수가 중요도 「대」라고 응답한 상위 10개 과제는 

(24) 무궁화 위성 이후의 차세대 통신위성 제작 및 운용이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5). 

(5) 다목적용 소형 인공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과학위성이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1). 

(19) 위성체의 자세제어 및 위성 발사체의 유도조정 기법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0). 

(22) 정지위성 발사용 국산 대형 우주발사체가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7). 

(20) 과학 로켓트를 위한 액체 추진기관이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2). 

(7) 인공위성용 원격 탐측 광학 센서가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1). 

(13) 한반도 주변 일기예보 및 환경감시 인공위성 시스템이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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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이용한 관측 및 자원탐사 위성시스템이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5). 

(11) 인공위성을 이용한 세계적 항공관제 시스템이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5). 

(3) 근적외선(1∼3μ m) 관측용 CCD 카메라가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1999). 

(9) 우주에서의 관측에 의해 대기오염의 분포나 이동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기술이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5). 

등으로 각종 위성의 제작 및 운용, 인공위성을 이용한 일기예보, 환경감시, 항공관제 등과 관련한 과제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3) 과제의 실현시기 예측결과 

과제에 대한 국내 실현시기와 세계 실현시기의 예측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 전체 24개 과제 중에서 
2001∼2005년 사이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 과제수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세계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는 1995년 이전에 실현
될 것이라고 예측된 과제수가 14개로 가장 많았다. 

국내와 세계의 실현시기 격차에 있어서 국내의 실현시기가 세계의 실현시기에 비해 4년 이하의 격차를 보인 과제는 하나도 없었
으며, 5∼6년은 2개, 7년 이상이 9개이며, 선진국에서 이미 실현된 과제도 13개에 달해 타분야에 비해서 세계와의 실현시기 격차
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예측실현시기의 과제별 분포에 있어서 下四分位(lower quartile: 25%)에 해당하는 연도와 上四分位(upper quartile: 
75%)에 해당하는 연도와의 차이가 4∼5년인 과제가 14개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3년은 3개 과제이었다. 반면
에 6∼10년은 7개 과제로 이들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이 큰 폭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 주였다. 

4) 실현상의 저해요인 

과제의 실현에 있어서 저해요인은 「자금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기술적 요인」 및 「연구인력적 요
인」 등으로 지적되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기술적 요인이 실현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응답한 과제 중 응답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과제를 보면, 

(23) 클러스터 위성(군집 위성)의 운용기술이 개발된다. 

(18) 深宇宙探査用 아이소토프 전지가 실용화 된다. 

(17) 우주발전소 개발과 TW급 에너지 전송기술이 개발된다. 

(8) 고에너지 천체현상 관측용 X선 및 γ선 관측위성이 개발된다. 

(22) 정지위성 발사용 국산 대형 우주발사체가 개발된다. 

(19) 위성체의 자세제어 및 위성 발사체의 유도 조정 기법이 개발된다. 

(20) 과학 로켓트를 위한 액체 추진기관이 실용화 된다. 

등이며, 자금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과제는 

(2) 구경 1m급의 대형 광학망원경이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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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태양활동 감시용 다파장 관측위성이 개발되어 태양 활동 예보가 행해진다. 

(13) 한반도 주변 일기예보 및 환경감시 인공위성 시스템이 실용화 된다. 

(24) 무궁화 위성 이후의 차세대 통신위성 제작 및 운용이 실용화 된다. 

(4) 1톤 이상의 대형 과학위성이 개발된다. 

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인력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5) 다목적용 소형 인공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과학위성이 실용화 된다. 

(8) 고에너지 천체현상 관측용 X선 및 γ선 관측위성이 개발된다. 

(3) 근적외선(1∼3μ m) 관측용 CCD 카메라가 개발된다. 

(4) 1톤 이상의 대형 과학위성이 개발된다. 

(12)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er) 기술이 개발되어 한반도의 대륙이동감시가 행해진다. 

(20) 과학 로켓트를 위한 액체 추진기관이 실용화 된다. 

<표 14-1> 연구개발수준이 높은 상위 5개 과제 

<표 14-2> 연구개발수준이 낮은 하위 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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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리미터파 및 서브밀리미터파 수신용 전파 망원경이 개발되어 개마고원에 설치된다. 

5) 연구개발 수준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총 24개 과제 중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이 선진국 현수준의 0∼40%
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40.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1∼40%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36.8%로서 연구개발 수준이 타 분야에 비
해서 낮은 편이었다. 

연구개발 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5개 과제와 연구개발 수준이 낮은 하위 5개 과제를 <표 14-1>과 <표 14-2>에 열거하였
다. 

15. 극한기술 분야 

1) 응답자의 특징 

극한기술 분야의 응답자는 총 42명이었다. 학위별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38명(90.5%)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사
학위 소지자와 학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2명(4.8%)이었다. 기관별로는 대학 종사자가 22명(52.4%)으로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고,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소 종사자가 15명(35.7%),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5명(11.9%)이었다. 경력별로는 11∼15년
이 15명(35.7%)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10년이 13명(31.0%), 16∼20년이 8명(19.1%) 등 이었다. 연령별로는 30
대가 23명(54.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5명(35.7%), 50대 이상은 4명(9.5%)이었다. 

다른 한편 응답자의 전문도에 있어서 총응답자 42명 가운데 스스로의 전문도가 「대」, 「중」, 「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적으로 각각 30.1%, 43.2%, 26.7%로 나타났다. 여기서 평균적이라 함은 예를 들어 응답자가 응답한 총과제수 중에서 전문도가 
「대」라고 응답한 과제수를 총응답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2) 과제의 중요도 

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과제의 중요도가 「대」인 경우는 평균 44.8%, 「중」인 경우는 평균 44.0%로 나
타나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가 중요도 「대」와 「중」이라고 응답한 과제수는 
각각 8개 과제로서 전체 26개 과제 중 30.8%씩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술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응답자중 과반수가 중요도 「대」라고 응답한 상위 10개 과제는 

(22) 싱크로트론 방사광(SOR)을 광원으로 사용한 링그래피에 의해 10나노미터 이하의 패턴이 가공되는 기술이 실용화 된다(국
내 실현시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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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SQUID가 개발된다(국내 실현시기: 2000). 

(13) 박막을 이용한 소재, 부품 제조 및 반도체 산업 등에 사용될 수 있는 10-12 Torr 초고진공 용기 및 부품이 실용화 된다(국
내 실현시기: 2004). 

(6) 처리속도 매초 1기가 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기록장치가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4). 

(12) 헬륨, 수소 등 극저온 액화기체가 보편화되어 냉동, 생명과학 등 극저온 관련산업에 보급된다(국내 실현시기: 2006). 

(4) 106 Gauss급 초고자기장 발생기술이 개발되어 초고자기장에서의 물성연구가 보편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5). 

(17) Class 1 초청정 기술이 실용화되어 반도체 등 모든 산업에 수퍼 클린룸이 보급된다(국내 실현시기: 2001). 

(19) 파동성을 이용한 새로운 원리의 nano 구조 양자 소자가 개발되어 초고속, 초정밀 첨단기기에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6). 

(1) 10-14 Torr대 극고진공 발생 및 측정기술이 개발되고 초고진공용 펌프가 실용화된다(국내 실현시기: 2005). 

(7) 精度 10비트 이상, 샘플링 주파수 10GHz 이상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소자가 실용화 된다(국내 실현시기: 2003). 

등으로 초미세 패턴 가공기술, 초고진공 기술 등과 관련한 과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과제의 실현시기 예측결과 

과제에 대한 국내 실현시기와 세계 실현시기의 예측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 전체 26개 과제 중에서 
2001∼2005년 사이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 과제수가 14개로 가장 많았다. 세계 실현시기 예측에 있어서는 1996∼2000년 사이
에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된 과제수가 22개로 가장 많았다. 

국내와 세계의 실현시기 격차에 있어서 국내의 실현시기가 세계의 실현시기에 비해 0∼2년의 격차를 보인 과제는 없었으며, 3∼4
년은 3개, 5∼6년은 15개, 7년 이상은 8개로서 세계와의 실현시기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예측실현시기의 과제별 분포에 있어서 下四分位(lower quartile: 25%)에 해당하는 연도와 上四分位(upper quartile: 
75%)에 해당하는 연도와의 차이가 4∼5년인 과제와 6∼10년인 과제가 각각 11개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과
제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이 큰 폭으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1∼3년은 4개에 불과하였다. 

4) 실현상의 저해요인 

과제의 실현에 있어서 저해요인은 「기술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자금적 요인」 및 「연구인력적 요
인」 등으로 지적되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기술적 요인이 실현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응답한 과제 중 응답비율이 높은 상위 5개 과제를 보면, 

(20) ppt(10-12 수준)까지의 초미량 분석이 가능한 기기가 실용화 된다. 

(23) 고에너지 素粒子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의 소멸처리 기술 및 핵전환 기술이 개발된다. 

(22) 싱크로트론 방사광(SOR)을 광원으로 사용한 링그래피에 의해 10나노미터 이하의 패턴이 가공되는 기술이 실용화 된다. 

(7) 精度 10비트 이상, 샘플링 주파수 10GHz 이상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소자가 실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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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장 0.1Å∼100Å의 X-선 자유전자 레이저가 실용화 된다. 

등이며, 자금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2) 107 K 초고온 열플라즈마 발생장치 및 진단기술이 개발되어 핵융합, 신소재합성에 실용화 된다. 

(12) 헬륨, 수소 등 극저온 액화기체가 보편화 되어 냉동, 생명과학 등 극저온 관련 산업에 보급된다. 

(24) 深部癌 치료 및 진단용의 초소형 양자 및 중이온 가속기가 보급된다. 

(25) 고에너지 입자검출기의 제작을 통해 극소 시간과 공간을 측정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 

(3) 무중력 발생기술이 보편화되어 우주산업 및 결정성장 기술 등에 실용화 된다.

<표 15-1> 연구개발수준이 높은 상위 5개 과제

<표 15-2> 연구개발수준이 낮은 하위 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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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고에너지 素粒子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의 소멸처리 기술 및 핵전환 기술이 개발된다. 

5)연구개발 수준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총 26개 과제 중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수준이 선진국 현수준의 21∼40%
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38.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0∼20%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34.5%, 41∼60%는 23.2%였다. 연구개발 
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5개 과제와 연구개발 수준이 낮은 하위 5개 과제를 <표 15-1>과 <표15-2>에 열거하였다. 지금까
지 4회에 걸쳐 "제 1회 과학기술예측조사(1995∼2015년) 한국의 미래기술"에 관한 각 기술분야별 예측조사 결과의 내용을 요약
하였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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