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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의 등장

w 유엔은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의 역할에 주목하고 과학･기술･ 

혁신(Science･Technology･Innovation: 이하 STI)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과 국제협력에 주력해 옴.

- 이후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수단으로 설립된 기술촉진메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은 

2020년 2월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표하여 국제, 지역,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체계와 행동계획, 전략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이를 토대로 5개 

개도국들이 STI for SDGs 로드맵 수립 파일롯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발전에 STI를 연계한 다양한 이행사례와 정책수립 방안이 도출되고 있음.

2. STI for SDGs 로드맵 국내 적용 방안과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w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SDGs(K-SDGs) 달성을 위한 STI 국가로드맵의 수립 가능성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하나는 K-SDGs 달성을 위한 별도의 STI 국가로드맵의 수립으로, 이는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이 소요되는 바 기존에 수립된 국가/지역/분야별 로드맵/프로그램/ 

사업에 STI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다른 하나는 K-SDGs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 아젠다 및 분석과제를 수립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

w STI for SDGs의 주류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STI 지원 

제공/공급 정책수단*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그 결과, 개도국/국제기구/선진국들은 각기 특성에 

맞게 동 정책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역시 K-SDGs 달성을 위해 STI를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1)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2) 기업 지원, 3) STI-기업가-시장 연계

w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K-SDGs를 달성하기 위해 STI 관점을 주류화하고 STI 로드맵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본 기반연구로, 향후 연구로 STI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조사하고 K-SDGs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 모색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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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w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내에 포함된 17개의 목표로,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 속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적용 및 

달성되어야 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짐 (UN, 2015a).

- SDGs가 2015년 등장하기 전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 채택된 「새천년 

정상선언(Millenium Declaration)」과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가 존재하였음. 국제개발 아젠다는 1990년대까지 유엔이 주도하였음에도 분산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에 등장한 MDGs를 통해 기존의 분산적인 국제개발 접근법이 통합 및 

강화되었음. MDGs는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평등과 진보의 불균등성 등은 MDGs가 완수하지 못한 도전과제로 

남았음 (Kumar et al,. 2016).

w MDGs의 교훈을 발판삼고 등장한 SDGs는 MDGs와 차별화 되는 몇 가지 측면을 보유하고 있음. 

첫째, 개도국만이 아닌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둘째, 사람 중심의 인간 발달(human 

development)･인권･평등을 강조하고, 셋째, 민간 섹터와의 역동적이고 체계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대한 비전을 포함하며, 넷째,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Kumar et al., 2016).

※ 개도국에 집중된 MDGs와 달리 SDGs는 목표 도출부터 이행 계획까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를 

포괄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로써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목표의 달성에도 힘써야 함.

w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유엔이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자 용어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 세대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발전”을 의미함 (UN, 1987, para 27). 

미래세대의 역량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바로 환경보호임.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은 환경저하의 원인을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창조하는 것임.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의 안정성을 지향해야 함. 이를 위해, 

우리의 행동양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행해야 함 (Ema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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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SDGs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음.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평등(equity)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으로 

변모됨.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생태 및 자원 위기와 관련되어 있음 (Lee and Mathews, 

2013, p.1). 이 세 가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도출된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됨 ([그림 1] 참조).1)

[그림 1] 지속가능발전목표

※ 출처: 국조실(2020)의 그림을 활용.

w 2015년 SDGs 17개 목표의 최종 수립에 앞서 도출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일곱 가지 행동분야를 제시했는데, 이 분야 중 하나로 과학･ 

기술･혁신(Science･Technology･Innovation: 이하 STI) 및 역량 강화가 포함되었음 (UN, 2015b).

w STI를 반영한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UN 차원에서 기술촉진메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TFM)이라는 기구가 등장하였음. 동 기구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전/흡수/적응하는 

능력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w 기술촉진메커니즘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활동 중 본 GTC Focus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안은 

바로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임. 기술촉진메커니즘은 SDGs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STI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근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개도국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동 지침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음.

w 2030 SDGs 목표 달성 이행수단으로써 떠오른 STI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형 

SDGs(K-SDGs)를 수립하고 이를 수정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K-SDGs를 달성하기 위해 STI 

for SDGs를 우리나라 정책에 주류화하거나 STI for SDGs 국가로드맵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169개 세부목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유엔은 SDGs 성과 지표(indicator)를 개발해왔으며 현재 공식적인 유엔 SDGs의 

성과지표는 231개임(UN ECOSOC, 2020, para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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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이에, 본 GTC Focus에서는 STI 논의 등장, SDGs 달성을 위한 이행노력에 STI를 주류화하기 

위해 수립된 기술촉진메커니즘의 구성, 그리고 동 메커니즘이 추진하는 STI 국가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전개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임. 이에 기반해, STI for SDGs 국가로드맵의 우리나라 

적용 가능 방안을 모색해 보고, STI for SDGs를 주류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살펴보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및 이행 측면의 대응 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GTC Focus 4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논의의 등장

w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STI)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STI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쟁력 증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Sener and Sarıdoğan, 

2011, p.816).2)

w 개도국들이 당면한 중간 소득국가 함정(middle-income trap),3) 빈곤의 함정(poverty trap),4) 그리고 

추가성 문제(adding-up problem)5) 등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STI 역량임. STI 

역량을 높이고 이를 경제적 활동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이에 국가개발전략에 있어서 STI 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Lee and Mathews, 2013).

w 그런데, 상기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 및 기후 

친화적인 발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STI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지 않은 경제성장을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으로 변모시키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음. 이는 기존 산업을 폐기하는 대신 

기존산업을 STI 집약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가능함.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활용･ 

이전을 국가발전 전략에 통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기술의 사용 증진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함 (Lee and Mathews, 2013). 

w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SDGs 달성을 위한 행동 의제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녹아있는 

STI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2) 과학･기술･혁신에서 ‘혁신’은 “신규의 또는 상당히 개선된 제품, 또는 프로세스, 새로운 마케팅 방법, 또는 사업 실행에 있어

서 새로운 조직적 방법의 이행”을 의미함 (Sener and Sarıdoğan, 2011, p.816). 원 출처는 OECD (2005)임.

3) 개도국이 중간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변모하지 못하고 중진국으로 머무르거나 또는 저소득국가로 다시 후퇴하는 현상을 

의미함 (Glawe and Wagner, 2016, p.507-508).

4) 빈곤국이 빈곤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현대적 생산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해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거나 더욱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 현상을 의미함 (Azariadis and Stachurski, 2005, p.374)

5) 이는 많은 국가들이 쉽고 간단한 기술과 프로세스를 활용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을 넘치게 하는 현상을 의미함 (Lee 

and Mathews, 201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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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학･기술･혁신: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

w 2015년 7월 13~1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UN 제3차 개발재원회의는 SDGs 

달성에 필요한 행동분야(action area)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해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를 결의함 (UN, 2015b).6) 일곱 가지 행동분야가 설정되었는데 여기에 STI가 

포함됨. 이는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for SDGs)’ 논의의 초석이 됨. 

- 일곱 가지 행동분야는 1) 국내 공공재원, 2) 국내･국제 민간 비즈니스 및 재정, 3) 국제개발협력, 

4) 국제 무역, 5) 부채와 부채 지속성, 6) 시스템적인 이슈 해결, 7) STI와 역량배양임.

w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가 STI 정책과 행동을 SDGs 달성의 핵심요소로 

강조하였다는 것임 (Giovanni et al. 2015). 이는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서 SDGs 달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고 신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여기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국제 지원의 필요성에 기반함 (Ericsson and Mealy, 2019). 

w STI 행동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1) 국가 STI 정책 프레임워크, 2) 과학 연구와 교육, 3) 산업과 

혁신 시스템, 4) 특정 개발성과물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5) 국제 협력임 (IATT, 2017). 

w STI의 국제협력을 위한 운영 주체로서 기술촉진메커니즘(TFM,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의 

설립이 결정되었음.

2.2 UN 개발정상회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he 2030 Agenda)

w 2015년 제70차 UN 총회의 결의안인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안은 SDGs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 목표(targets), 그리고 4개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을 포함함 (UN, 

2015b). SDGs의 이행수단은 17번 목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횔성화와 이행수단 강화)

하에 명시된 1) 금융, 2) 기술, 3) 역량강화, 그리고 4) 무역을 가리킴 (UN, 2015a). 

w 앞서 언급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행동 분야’ 중 하나로 STI가 

들어가 있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 중 하나로 ‘기술’이 

들어가 있음. 즉, 기술은 SDGs 달성을 위한 행동분야이자 동시에 이행수단임. 

w SDGs 169개 세부목표 중 STI 관련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세부목표들을 살펴보면, 목표 

1, 2, 3, 4, 5, 6, 7, 8, 9, 12, 14, 17에 걸쳐서 명시되어 있음 ( [부록 1] 참조).

w STI for SDGs 논의와 행동을 이끌 유엔 차원의 글로벌 협력 기반 이행체제로서 기술촉진 

메커니즘의 설치와 운영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동 메커니즘이 2015년 9월 발족함.

6)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가 결의된 UN 제3차 개발재원회의는 2015년 이후(Post-2015) 국제사회의 방향성과 행동계획 수립

의 토대를 쌓은 2015년 3대 국제회의 중 하나임. 2015년 개최된 3대 국제회의는, 첫째, UN 제3차 개발재원총회(7월)에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가 채택되었고, 둘째, 제70차 UN총회(9월)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채택되었고, 셋째, 파리에

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12월)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음.



GTC Focus 6

기술촉진메커니즘: STI for SDGs 이니셔티브

3.1 구성과 주요 역할

w 기술촉진메커니즘은 STI의 접근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관련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제시하는 주요수단임 (UN, 2015a, para70). 기술촉진메커니즘의 

목적은 1) SDGs 달성을 지원하고, 2)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원하고, 3) 유엔시스템 내 STI 

활동의 일관성과 시너지를 강화하는 것임 (UNEP, 2020a). 

w 기술촉진메커니즘은 1) 유엔기구간 업무팀(Inter-Agency Task Team: 이하 IATT), 2) 온라인 플랫폼, 3)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협력적 이해관계자 포럼(A collaborative Multi-stakeholder Foru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하 STI Forum)이라는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됨 (UN, 2015a, para 70). 

그리고 각 팀에 자문을 제공하는 ‘10인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는 회원국 추천을 기반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선발하며 과학계/시민사회/민간분야의 과학기술혁신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어 2년의 임기 동안 자문 역할을 수행함. 구체적인 사항은 하단 [표 1]을 참고할 수 있음.

[표 1] 기술촉진메커니즘 구성

기술촉진메커니즘 구성 내용

1. 유엔기구간 업무팀

(IATT)

- (목적) 유엔 시스템 내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일관성 증진, 기구 간 협력 촉진, 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임 

- (구성) 43개의 유엔 산하기구 참여하며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와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가 관장함

- (업무) IATT 사무국의 관리 하에 월간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반기마다 월간회의에 

10인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소통함

2. 온라인 플랫폼
- (목적) 과학기술혁신 지원 활동에 대한 정보, 지식, 경험, 교훈, 모범 사례의 접근성을 높이고 

오픈 액세스 과학 출판물의 배포를 지원하는 것임 

3. 과학･기술･혁신 포럼

(STI Forum)

- (목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과학기술혁신 지식 공유와 네트워킹임

- (기능) 기술 수요와 공급의 격차 분석,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기술의 개발･이전･배포 등의 주제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기술촉진메커니즘의 연간 성과를 공유하

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기능을 하며 고위급 정치포럼 보고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아젠

다의 안건화와 회원국의 행동 촉구를 비롯한 정치적 함의를 가짐

※ 출처: UN(2015a, para 70); UN(2015b, para 123)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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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기술촉진메커니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유엔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for SDGs)’ 의제를 다루는데 의의가 있음. 

기술촉진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지는 논의를 취합하여 수렴하기 위해 기술촉진메커니즘의 주요 

논의와 성과를 IATT와 STI 포럼 대표단이 고위급 정치포럼에 보고해야 하며, 고위급 정치포럼은 

STI포럼의 논의를 고려해야함 (UN, 2015a, para 70).

w 기술촉진메커니즘의 3개 팀이 수행하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IATT 활동) 기술촉진메커니즘의 실무 운영을 맡고 있는 유엔기구간 업무팀(IATT)의 주요 

활동을 먼저 살펴보면, 2020년 현재 10가지 대표 업무를 IATT 내 공식적･비공식적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수행함.

- (STI 포럼 활동) STI 포럼은 2016년부터 매해 개최되며 포럼의 주요 논의와 결과물은 포럼 

대표단을 통해 고위급정치포럼에 보고됨 (UN, 2015a, para 70). STI 포럼의 주요 안건은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STI 협력, STI 지원 수요-공급 간 격차 평가, 네트워킹, 

기술의 SDGs 기여, 기술 발전이 SDGs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하며 기술촉진메커니즘의 활동 

및 성과 공유와 향후 계획 등임.

- (온라인 플랫폼 활동)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유엔 내･외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전반적인 

정보의 제공, 사용자의 수요에 적합한 활동과 기술의 탐색,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킹과 소통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UN, 2015a, para 70). 기술촉진메커니즘의 온라인 플랫폼의 

명칭은 ‘2030 커넥트(2030 Connect)’로, 다양한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1) 출판물과 지식 자원, 

(2) 기술적 해결책, (3) 재원과 매치메이킹, (4) 역량 개발 서비스를 제공함.

w 기술촉진메커니즘 중 실무를 담당하는 IATT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STI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활동은 두 가지로 하나는 ‘STI 이니셔티브 매핑(initiative mapping)이며, 다른 하나는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임.

3.2 주요 활동 (1): STI 이니셔티브 매핑

w 먼저, IATT가 STI 활동 배경 연구를 위해 두 번이나 진행한 ‘STI 이니셔티브 맵핑’은 국제사회에 

산재하는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STI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평가하는 

활동임. 관련하여 [그림 3]을 참고할 수 있음.

- 2017년 IATT는 1600개의 유엔 기구 활동과 非유엔 기구 활동을 대상으로 STI 이니셔티브 

맵핑을 진행하여 ‘SDGs를 위한 STI 이니셔티브 조망(Landscap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itiatives for the SDGs)’ 보고서를 발표함 (IATT, 2017).

- 동 보고서에 따르면, SDGs 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STI 수요 대비 STI 지원의 

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수요-공급 매핑 형태로 다루고 있음. 예를 들어,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은 STI 지원이 저(低)수요-고(高)공급으로 도출되었고, SDG 14(해양 

생태계 보존)는 고(高)수요-저(低)공급으로 파악됨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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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고서의 목적은 수요대비 공급 현황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제시하는 것임. 低공급 목표(SDG14: 해양생태계 보존, SDG15: 육상생태계 보호, SDG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의 경우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민간 공급이 부족한 목표로 파악된 

목표들(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SDG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경우 민간분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가 필요함. 高수요 대비 민간섹터에 

의해 高공급이 이루어진 목표들(SDG2: 기아종식, SDG3: 건강과 웰빙, SDG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공급자 간 업무 분담과 시너지 도모 관련 논의 필요와 민간 분야 활동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低수요에 속하는 목표(SDG1: 빈곤종식, SDG5: 성 평등, SDG10: 불평등 

감소)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원을 高수요 목표로 재분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동 보고서의 한계는 국제적 수준에서 조사된 것이므로, 모든 국가 내 STI 지원에 대한 

공급-수요 현황과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없음. 특히, 低수요-低공급으로 파악된 SDG1 

(빈곤종식), SDG5(성 평등)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한 국가 내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보고서는 글로벌 STI 지원의 공급-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여 STI 지원 내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음. 제2차 

STI 포럼은 유엔기구간 업무팀이 이와 같은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권장한 바(UN 

ECOSOC, 2017, para 50), STI 지원에 대한 공급-수요 매핑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공급과 수요 분석

※ 출처: IATT(2017)의 p.19의 그림9를 저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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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활동 (2): STI for SDGs 국가 로드맵 수립 및 개발 지침서

w 다음으로 IATT가 추진한 주요 활동은 바로 STI for SDGs 국가로드맵임. 동 사안은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에서 결의된 “STI 전략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필수요소로 

포함”에 근거하여 STI 포럼을 통해 안건화되고 구체화되었음 (UN, 2015b, para 199). 

w (가이드북) 유엔기구간 업무팀(IATT)은 ‘STI for SDGs 로드맵 개발 준비 가이드북’ 초안을 

2020년 2월에 발표함 (IATT, 2020a). 동 가이드북은 STI for SDGs에 대해 통일된 프레임워크 

정립, 주요 용어 정의, 단계별 조언 제공을 통해 STI for SDG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체계･행동계획･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함 (IATT, 2020a). 

- (구성) 동 가이드북은 1) 서론, 2)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가 

로드맵, 3) 국제 협력, 그리고 4) 결론과 다음 단계로 구성됨 ([표 2] 참조).

- (적용범위) 동 가이드북은 국가 로드맵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로드맵, 지역 로드맵에도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 

- (적용형태) STI for SDG 로드맵이 개별적인 정책 문서일 필요는 없으며 국가개발계획이나 

국가의 섹터개발계획의 주요 요소로 과학기술혁신을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접근함.

- (수립 단계) 로드맵을 개발 및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 

목적과 범위 설정, 2) 현황 분석, 3) 비전･목표･세부목표 수립, 4) 대안 경로 분석, 5) STI for 

SDGs 로드맵의 구체적 개발, 6) 시행･모니터링･평가･계획수정임. 동 가이드북은 각 

단계별로 주요 행위자, 방법론 및 정책도구, 주요 투입물과 산출물, 예시 등 단계별 조언을 

제공함 ([그림 3] 참조).

[표 2] ‘STI for SDGs 국가 로드맵 개발 준비 가이드북’ 목차

구분 내용

서론

- 배경과 목적

- STI for SDGs 로드맵의 근거

- STI for SDGs 관련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

- STI for SDGs 로드맵의 주요 요소

- 가이드북의 구조

국가 STI for SDGs 로드맵

- 국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제도적 준비

- 국가 로드맵의 프레임워크

- 국가 로드맵 수립을 위한 핵심 투입물

- 국가 로드맵 개발 6단계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활용

국제 협력

- STI for SDGs 관련 국제 협력 현황

-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업의 우선순위와 주요 행위자

- 공여국과 파일롯 참여국 정부의 역할

결론과 다음 단계

- 주요 사항

- STI for SDGs 로드맵 글로벌 파일롯 프로그램

- 다음 단계

※ 출처: IATT(2020a)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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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드맵 개발 6단계

※ 출처: IATT(2020a)의 p.12의 그림1.2를 활용

w STI for SDGs 로드맵 가이드북에 따르면, 각 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1단계) 1단계는 로드맵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자, 

SDGs와의 연계, 기존 국가개발계획 및 국가 전략을 고려해야함. 로드맵 개발의 목적은 

공통된 비전 제시부터 구체적인 행동계획 수립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로드맵의 범위 또한 국가 

계획, 과학기술부 전략, SDGs 일부 목표 전략, 섹터 전략 등 다양할 수 있음 (IATT, 2020a, 

p.14-17). 특히, SDGs의 넓은 범위를 인지해야하며 국가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여 SDGs 

목표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도전할 것을 추천함.

- (2단계) 2단계는 현황을 분석하는 단계로, 1단계에서 설정한 목적과 SDGs 목표의 현황과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현황을 분석함. SDGs 기초 선 조사, SDGs 공급-수요 격차 조사,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현황 분석, 투입 가능한 재원 조사, 역량 분석 등을 통해 목표와 현실의 

격차를 분석하고 격차를 좁히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재원, 역량을 

분석하는 단계임 (Ibid., p.17-19). 현황 분석 도구의 예시는 [표 3]을 참고할 수 있음.

- (3단계) 3단계는 실현가능한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고 단기･중기･장기 목표와 세부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임 (Ibid., p.19-20).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재원, 역량, 기술, 시간 면에서 실현가능한 

비전을 수립해야 함. 

- (4단계) 4단계에서는 3단계를 통해 수립한 목표 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탐색･평가하는 

단계로 현존 기술,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이머징 기술과 신기술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요구됨 

(IATT, 2020a, p.20-29). 현재 존재하는 로드맵과 STI 정책의 경로는 대부분 재원과 역량이 

풍요한 선진국이 개발한 것이므로 개도국과 후발주자는 각 국의 실황에 적합한 대안적 경로 

탐색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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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5단계에서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단계임.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역할, 

적절한 정책 구성, 타임라인, 역량 개발 방법, 재원의 수요와 조달 방법을 결정해야함 (Ibid., 

p.29-34). 성공적인 로드맵 문서는 로드맵의 비전과 도전, 목표와 세부목표 및 타 국가 

전략과 목표의 연계, 로드맵 개발 단계에서 탐색한 대안적 경로와 선정된 경로 설명, 로드맵의 

정책도구와 정책행동, 로드맵 이행 타임라인,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자원의 

투입과 분배, 로드맵의 포용적 거버넌스 구조, 모니터링･평가, 환류 방안을 포함함.

- (6단계)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로드맵을 실행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평가 효과적인 접근과 

비효과적인 접근을 가려내어 계획을 수정하는 단계로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거버넌스 메커니즘,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이 수립된 모니터링･평가 메커니즘, 기술의 변화 

추적 및 반영 메커니즘, 환류 방안이 요구됨 (Ibid., p.35-36).

[표 3] 로드맵의 현황 분석 도구

구분 현황 분석 도구 분석법

STI 

정책 중심

과학기술혁신 정책 분석

STI Review(OECD)

- 사회의 필요와 거시경제 차원에서 STI 성과를 분석함.

- STI 지표의 정량적 분석과 섹터 기반의 정성 분석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 도구 모음

GO-SPIN(유네스코)

증거기반정책결정과 정채결정의 포용성에 집중하여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맥락요인, 성과지표, 거버넌스 구조, 관련 법 프레임워크 

등을 분석함.

과학기술혁신 공공지출 분석

PERs in STI(세계은행)

과학기술혁신 지출의 경제 성장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및 R&D 지출의 질을 분석함.

섹터 

정책 중심

전략적 산업 지식과 거버넌스

SIIG(유엔공업개발기구)

기존 개발계획과 전략에 기반하여 국가의 개발목표를 토대로 

국가의 산업경관을 정량･정성 분석함.

사회･경제･환경 

문제 중심

스마트전문화

Smart Specialization(유럽연합)

기존 정책틀을 기반으로 부처 협력을 통해 경제, 과학기술혁신, 

SDGs 지표를 정량･정성 분석함.

과학기술혁신 정책 분석 프레임워크

STIP(유엔무역개발협의회)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경제성정과 발전의 도구로 인식하여 광범위한 

정량분석과 문헌 조사를 통한 정성분석이 이뤄짐.

※ 출처: Matusiak et al(2020)의 p.5-6의 Summary Table과 p.17-20의 표2를 저자 재구성.

w 한편, STI for SDGs 국제 협력은 1) 국가 STI 역량강화, 2) STI의 국제적 흐름 지원, 3) 글로벌 

STI 시스템 기여로 정리됨 (IATT, 2020a, p.43-45). STI 국제협력의 접근법은 다음의 [표 4]를 

참고할 수 있음.

- 동 가이드북에 STI 관련 국제협력의 현재와 미래가 제시된 이유는 정책입안자가 국가 

로드맵을 개발 시 국제협력이 제공하는 기회와 국제협력에 해당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국제협력을 국가 로드맵의 요소 중 하나로 다루기를 권장하기 위해서임.

- 관련하여 기술촉진메커니즘은 2020년 11월 로드맵의 개발과 국제협력 도모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십의 수립을 목표로 행동 파트너십(Partnership in Action)을 기획함 (UN DESA, 2020). 

행동 파트너십의 공식적인 발족은 유엔 고위급 행사에서 이뤄질 것이며 2021년 내로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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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TI for SDGs 국제협력

구분 접근 단위 국제협력

STI 

역량 강화

개인
- 장학제도와 연구 보조금

- 역량 강화 트레이닝

인적 자본과 기관
-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 창업 시스템 지원

STI 시스템

- STI 인프라, 

-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진단 및 정책 조언, 

- 섹터 R&D 시스템 지원

STI 

국제적 흐름

지원

기존의 STI 확대 및 

SDGs 연계 강화

- 대학 협력, 

- 교환학생 프로그램, 

- 이해관계자 플랫폼･네트워크 형성

새로운 STI 분야 확대
- 연구 협력, 

- 정부 입찰

STI 시장 장벽 제거 - 온라인 기술 플랫폼의 개발과 활용 지원

무역과 투자 흐름 지원

- 공여국 및 개발은행의 R&D 사업, 

- 혼합금융 및 민간 자본 활용한 기술 이전, 

- STI 흐름 관련 규정

글로벌 

STI 시스템 

기여

규범, 가치, 기준, 통계

- 글로벌 비전･전략 수립, 

- 글로벌 모니터링 지원, 

- 국가 간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구축

글로벌 격차를 다루는 

연합체 형성

- 파트너십･재원･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 혁신 과제 프로그램 및 혁신 공모 개최

STI 시스템 전환
- 연합 금융･입찰･연구 정책, 

- 로드맵 개발/이행의 국제 파트너십과 이해관계자 연합 활동 지원

※ 출처: IATT(2020a)의 p. 45의 표3.1 참고.

3.4 개도국 대상 STI for SDGs 로드맵 수립 글로벌 파일롯 프로그램 현황

w 기술촉진메커니즘은 2019년 7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로드맵 글로벌 파일롯 프로그램(Global Pilot Progra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SDGs Roadmaps)’을 개시함 (IATT, 2020b).

- 글로벌 파일롯 프로그램 참여국은 IATT의 지원을 받아 가이드북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 국가 

로드맵을 수립해보고 경험을 통해 가이드북의 지시 사항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됨.

- 시범 사업 참여국으로 5개국(에티오피아, 가나, 인도, 케냐, 세르비아)이 선정됨. 이들 국가는 SDGs 

목표 달성 현황과 STI 역량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 다양한 환경에서 가이드북의 지침을 

실현해보고자 했던 프로그램의 시행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됨. 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은 [표 5]에 정리되어 있음

- 글로벌 파일롯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성과는 2020년 5차 STI 포럼을 통해 회원국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5차 STI 포럼이 연기된 바, 2020년 

7월까지의 진행과정이 보고서를 통해 공개됨. 모든 프로그램은 현재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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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진행현황) 동 파일럿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섯 국가 모두 

가이드북 상에 명시된 6단계 중 1단계~3단계를 거쳐 4단계(경로탐색)에 진입함. 참여국 모두 

기존의 국가 전략을 토대로 로드맵의 목적과 범위를 수립했고 로드맵의 비전･목표･세부목표 

또한 국가 전략과 연계하려 노력함. 또한, 참여국 모두 로드맵의 비전과 목표 수립에 있어 온라인 

설문/면담/워크샵/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로드맵 이행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함 (IATT, 2020b, 

p.10-25).

- 참여단계별로 볼 때, 정부부처의 참여가 미흡했던 에티오피아는 1~3단계를 거쳤으나 

로드맵의 목적과 범위, 비전･목표･세부목표가 불분명하며, 이에 IATT는 정치적 의지가 국가 

로드맵 개발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함. 세르비아의 경우 총리의 승인을 이끌어낸 것을 

파일롯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보고함 (IATT, 2020b)

w (미비점) 아쉬운 점은 다섯 국가 모두 4단계에 머물러 있음. 대부분의 국가들이 4단계 대안 경로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5~6단계를 완전하게 실행하지 못함. 케냐를 제외한 4개국의 경우 

대안 경로 평가 단계에서 이뤄진 활동과 성과가 불분명함 (IATT, 2020b, p. 26-28).

- 케냐의 경우, 섹터 기반으로, 세계은행과 함께 옥수수 재배 및 상품화 기술 평가를 진행하며 

관련 역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4단계가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보고했으며, 이후 다른 

작물 및 타 분야로 대안 경로평가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w (의미) 파일럿 프로그램의 진행도와 성과는 각 국의 정치적 의지와 투입 자원에 따라 상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여국은 현황분석 단계에서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STI 사업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각 국의 강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했다는 점이 고무적임.

- (인도) 인도의 총리 산하 국가변혁위원회(Prime Minister’s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처의 과학･기술･혁신 사업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8대 

주요 혁신 미션을 수립했고, 이에 기반한 장기 국가 STI 로드맵인 ‘과학기술혁신정책 

2020(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2020)’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현재 다양한 

STI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농촌개발프로그램, 국가 지방 원격의료 네트워크사업, 바이오가스 개발 

프로그램, 혁신 랩, 광섬유 프로젝트, 전자정부 이니셔티브, 디지털 금융 활성화 사업 등) (IATT, 2020b, 

p.16-17).

※ 인도의 8대 혁신 미션: 1) 인공지능, 2) 퀀텀 프론티어, 3) 언어 번역, 4) 심해 탐사, 5) 폐기물 가공, 

6) 국가 생태다양성, 7) 전기차, 8) 생명과학

- (가나) 가나의 경우, 정부와 비정부 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종합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학계와 

민간분야가 주도하는 ‘기술 인큐베이션 허브’가 과학･기술･혁신의 강점으로 도출됨. 이를 

통해 가나는 기술 인큐베이션 허브를 비롯한 민간분야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에 주목하는 

국가로드맵을 계획함 (IATT, 2020b, p.13).

-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경우,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분석을 통해 이행 

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과학기술혁신부처 강화, 해외직접투자(FDI)의 고부가가치 기술 

투입 독려, 창업 역량과 공급연계 역량 개선, 기술 이전 후 내재화 강조 등이 도전과제로 도출됨 

(UNCTAD, 2020, p.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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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의미: 논의 주체 및 이행기관 확립) 또한, 파일롯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참여국이 국가 내 

과학기술혁신 ‘논의의 주체’를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과 이행을 이끌 ‘관련 기관’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 시도를 기대 할 수 있음.

- (가나) 가나는 파일롯 프로그램을 통해 대통령 과학기술혁신 자문단(Presidential Adviosry 

Commission on STI)과 과학연구기금을 수립함 (IATT, 2020b, p.12).

- (케냐) 케냐는 정부 부처 협업에서 나아가 아프리카 기술 연구센터(African Center for 

Technology Studies)와 긴밀한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아프리카 내 

지식공유를 선도함 (IATT, 2020b, p.18).

-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26개의 부처가 참여하는 2030 아젠다 정부부처 협동팀을 기반으로 

로드맵을 개발했으며 각 부처의 역할을 뚜렷하게 수립하여 로드맵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분담함 (IATT, 2020b, p.22).

w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을 위해 개도국에서 수행된 시범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바 그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름. 시범사업 국가별로 국가로드맵 자체가 완전히 수립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대신 로드맵 수립과 관련하여 개도국 내의 STI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일원화 및 

통합하고, 국가개발계획 등의 국가계획과 연동한 STI 이행 방안을 도모하며, 로드맵이 아닌 국가 

차원의 혁신 미션 및 추진과제들을 도출하고, 관련 연구 센터 및 기금 등을 수립하는 등의 제반 

강화를 위한 접근들이 이루어지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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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글로벌 파일롯 프로그램 현황 요약

국가 참여부처/지원 국제기구
로드맵의 목적과 

범위/주요 SDGs
프로그램 활동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에티오피아

참여부처:

혁신기술부

국제기구: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일자리 창출 주력

SDGs 목표 1, 2, 3, 8, 

10

- 과학기술혁신정책분석 실시

- 세부 기술 로드맵 3개 수립

- 과학고등교육부 등 참여부처 

확대

- 세부 기술 로드맵 수립 및 

로드맵 이행 계획 개발

가나

참여부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과 학 기 술 정 책 연 구 원 , 

대통령 직속 SDGs 자문단,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제기구:

유네스코

SDGs 목표 1, 2, 3, 4, 

5, 6, 7, 8, 9, 10, 13

- 과학기술혁신 경제조사 실시

- 온라인 설문조사를 비롯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 런던대학교와 협업

- 대안 경로 탐색

- 2020년 6월, 전략 분석 및 

평가 완료 계획

- 2020년 12월, 구체적인 장기

STI for SDGs 로드맵 수립 

계획

인도

참여부처:

총리 산하 과학고문처, 

국가변혁위원회

국제기구:

세계은행

SDGs 목표 2, 3, 6, 7, 

17

- SDGs 인도 인덱스 수립

- 기업의 SDGs 이행 투자 관련 

법 개정

- 총리의 8대 주요 혁신 미션 

수립

- 유엔기구간 워크샵 참여

- 모니터링･평가 플랫폼 개발 중

케냐

참여부처:

재무부 산하 계획부, 

교육부 산하 국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부, 외교부, 

농업부, 산업부, 

아프리카 기술연구센터

국제기구:

세계은행

대통령의 4대 아젠다의 

과학기술혁신 요소 계획 

수립 및 이행

농업, 제조업, 보건, 주거 

분야 주력

SDGs 목표 1, 2, 8, 9

- 과학기술혁신 공공지출 분석7)

실시

- 옥수수 관련 대안 기술 탐색 및 

평가 실시

- 일본과 인도와 파트너십 구축

- 아 프 리 카 기 술 연 구 센 터 를 

통해 아프리카 타 국가 로드맵 

개발 지원

- 옥수수 이외 작물로 대안 

경로 탐색 확대

- 민간 참여 도모를 위한 면담 

계획

세르비아

참여부처:

26개 부처 협동 실무팀

국제기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유엔공업개발기구

세르비아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구체적 행동계획 

수립

식량, 창의적 산업,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핵심 기술, 

에너지 분야 주력

SDGs 목표 2, 7, 8, 9

- 세르비아 스마트 전문화 전략 

수립

- SDGs 맵핑(기초선 통계조사, 

각 SDGs 목표와 연관된 과학 

기술혁신 투입물 분석 등) 실시

- 정부, 민간, 학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면담과 워크샵

- 2020년 말 구체적 로드맵 

수립 계획

- 성과지표 개발 중

※ 출처: IATT(2020b) p.7-9 표2.1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7) World Bank Group(2020); Matusiak et al. (2020, p.5-6, 17-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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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for SDGs 국가로드맵 국내 적용 가능성

w 앞에서 언급된 유엔 기술촉진메커니즘이 주도로 하는 STI for SDGs 로드맵 수립에 대한 지침과 

개도국들이 추진한 시범사업 수행 및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 혹은 활용할 만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w 우리나라 환경부는 2019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17개 목표에 

대한 122개 세부목표를 담고 있음. 환경부는 2020년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K-SDGs를 보완 중에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에서 K-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STI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K-SDGs 달성을 위한 STI 로드맵이 

아니더라도 K-SDGs 차원에서 필요한 STI 정책 방향/프로그램/아젠다 수립에 주목하고 있음. 

w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7대 

프론티어 기술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1)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2) 3D 프린팅, 3) 

바이오 기술 및 건강/보건 기술, 4) 신소재 및 나노 기술, 5) 재생에너지 기술, 6) 인공위성 및 

드론, 그리고 7) 블록체인임 (UNCTAD, 2018). 이러한 기술은 대부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개발 및 추진되고 있는 기술군임.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SDGs 달성을 위한 8대 혁신미션으로 1) 인공지능, 2) 

퀀텀 프론티어, 3) 언어 번역, 4) 심해 탐사, 5) 폐기물 가공, 6) 국가 생태다양성, 7) 전기차, 8) 

생명과학을 설정하고 있음.

w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SDGs 달성을 위한 별도의 STI 로드맵 또는 STI 정책 아젠다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섹션에서는 먼저 K-SDGs 

목표별로 달성하기 위한 STI 로드맵 수립 시 가능한 트랙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K-SDGs 목표 

전반적으로 달성에 필요한 STI 정책 아젠다의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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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K-SDGS 상에서 목표별 STI 로드맵 수립 가능성

w STI for SDGs를 위한 별도의 국가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트랙을 고려할 수 있음.

w (SDG 목표별 접근법) 첫 번째 트랙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해 별도의 그리고 전반적인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을 기획할 수 있음. 유엔 SDGs 

목표 17개 및 169개 세부목표를 토대로 우리나라 환경부가 수립한 K-SDGs는 17개 목표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122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에,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필요한 STI 지원 항목들을 모두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국가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음. 특히, 세부목표 별로 정성 및 정량적 지표가 도출된 바, 이러한 지표들을 고려한 

STI 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한 국가로드맵을 기획할 수 있음. 또는 별도의 STI for SDGs 

국가로드맵을 수립하는 것 대신에 세부목표 별 지표 설정 및 수정 시, STI 지원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음.

- 동 접근법의 장점은 K-SDGs의 모든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STI 지원 사항을 모두 고안해 

본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접근법일 수 있음. 

- 그러나 단점으로 1) STI의 범주를 어디까지 정의하고 적용하는 가의 문제가 존재하며, 2) 대규모 

인력/시간/재원이 소요되는 작업인 만큼, 3) 실질적인 활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w (STI가 관련된 SDG 세부목표 접근법) 두 번째 트랙으로 우리나라 K-SDGs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해서 STI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세부목표’에 한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적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을 기획할 수 있음. 유엔 SDGs 목표 17개 및 169개 세부목표가 존재하며, 이 

중에서 ‘과학･기술･혁신’이 명확히 명시된 세부 목표는 26개가 존재함.8) 한편,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수립한 K-SDGs의 122개 ‘세부목표’ 중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된 세부목표는 9개로, 이 9개 세부목표에 한정하여 관련 지표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로드맵 수립을 기획할 수 있음 (하단 [표6] 참조).

- 동 접근법의 장점은 우리나라 122개 세부목표 중에서 ‘기술’이 명확하게 명시된 9개 

세부목표에 대해서만 국가 대응 로드맵을 기획 및 수립하므로 작업의 용이성이 존재함.

- 그러나 STI가 적용가능한 분야가 제외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예를 들어 K-SDG 목표 

13(기후변화 대응)의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STI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감축 및 적응에 관한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이 매우 중요함.

※ (세부목표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감소 및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 강화, 

(세부목표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 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 노력, (세부목표 13-3) 

기후변화 완화/적응/영향감소/조기경보 등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 그리고 

(세부목표 13-4)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 (지속가능발전포털, 2020).

8) [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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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K-SDGs 상 기술 명시 세부목표

세부목표 내용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탈(2020)을 토대로 저자가 정리.

w (STI 지원 수요-공급 매핑) 세 번째 트랙으로 K-SDGs 목표 중 특정 목표의 달성을 위한 ‘목표 별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을 기획할 수 있음. 이미 동 보고서 챕터3에서 이미 언급된 STI 

지원 수요-공급 매핑 접근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함으로써, 17개 SDGs 각각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STI 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수준을 파악하고 매핑하여 STI 지원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SDG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음. 이에,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SDG 목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가로드맵 수립 작업을 시도할 수 있음. 

- 동 접근법의 장점은 STI에 대한 지원의 수요-공급 매핑을 통해 국가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목표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고, 해당되는 우선순위 목표별로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임.

- 단점은 우선순위 목표를 선정하는 ‘현황 분석 및 매핑’ 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선순위별로 접근하므로 모든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로드맵 선정에 시간이 소요되며, 

목표별로 국가로드맵 수립의 방식이나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임.

w STI for SDGs 로드맵 지침에 따른 세 가지 트랙은 사실상 쉽지 않은 방안으로서 이 세 가지 

접근법에 기반 하여 로드맵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표 7] 참조).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STI 선도국가이기 때문에 STI for 

SDGs만을 위한 별도의 로드맵을 수립하는 작업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이미 수립된 

국가 차원의 계획 및 관련 로드맵에 STI 관점을 주류화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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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적용 방법론 비교

적용 방법론 효과성 한계

SDG 목표별 접근 모든 K-SDGs 세부목표 달성에 STI 기여
- STI의 범위에 대한 선제적 정의 설정 필요

- 대규모 자원 투입 필요 대비 실용성 의문

STI 관련 

SDG 세부목표 접근

STI가 명확하게 명시된 9개의 세부목표에 

대해 STI 지원 강화
- STI가 적용될 수 있는 타 세부목표 소외

STI 지원-수요 공급 매핑
K-SDGs 내 우선순위에 기반한 로드맵 

수립 가능

- 매핑 작업에 상당한 자원 소요

- 순차적 로드맵 수립으로 인한 시간 소요

- 목표별 로드맵 간 일관성 결여 가능

※ 출처: 저자가 정리.

4.2 K-SDGs를 고려한 STI 정책 아젠다 및 추진 과제 수립

w 앞서 언급된 K-SDGs 목표별로 STI 로드맵을 수립하는 접근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K-SDGs를 

고려한 STI 측면의 정책 아젠다를 수립하는 것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최근 ST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STI에 대해 2030년까지 향후 5년 내 STI 정책 수립 및 실행 관점에서 

집중해야 할 정책 아젠다로서 12개 분석과제를 선정하였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이는 미래사회의 빠르고, 불확실하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정책 방향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SDGs를 타겟으로 설정한 정책 아젠다 및 

분석과제는 아님. 

※ 12개 분석과제 :

1) 플랫폼 경제시대의 혁신 정책 추진

2) 보호무역, 기술전쟁 시대의 과학기술적 대응

3)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체계 구축

4) 과학기술분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

5) 지속가능한 민간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6) 파급력이 큰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고위험 혁신 연구 추진

7) STI 정책의 미션 지향성 강화

8) 민간 수요 기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9)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10)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과기인재 정책 추진

11) 지방분권 시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12) 인공지능(AI) 시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대응

※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의 내용을 저자가 정리. 

w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선정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7대 프론티어 기술들에 

대해서 기술 별로 정부 부처/산하 기관 등을 통해 기술 로드맵들이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진행센터의 경우, 2018-2023의 기간을 타겟으로 「ICT R&D 기술 

로드맵 2023」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 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블록체인/3D 프린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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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STI 관점에서의 국가 정책 아젠다 및 분석과제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SDGs 달성 

차원에서 도출된 사항들이 아님.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기술별로 기술로드맵들이 이미 

작성되고 있으므로 SDGs 달성을 위한 STI 국가 정책 아젠다/분석과제/관련 기술군을 도출하는 

방식이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접근일 수 있음. 

w 우리나라에서 K-SDGs를 수립･보완하는 과정에서 SD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였지만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써 STI에 대한 사항은 아직 주류화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하지만 최근 외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TI for SDGs 주류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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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for SDGs 지원 제공･공급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w 앞 섹션에서 STI for SDGs 국가로드맵의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STI for 

SDGs의 주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이에 본 섹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SDGs 

달성을 위한 STI를 어떻게 정책/프로그램/사업 레벨에서 주류화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w SDGs 달성을 위해 개도국, 국제지구,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STI for SDGs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함. 

w STI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Surana et al. (2020)의 연구를 토대로 [표 8]과 

같이 정리하였음. STI 지원 제공/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크게 1)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지원 정책, 2) 기업 지원 정책, 3) STI-기업가-시장 간 연계 및 강화 지원 정책 수단들이 

존재함. 

[표 8] STI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 분류 정책방안

①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지원

- 과학･기술 기반 교육 증진, 

- R&D 연구소/실험실 설립, 

- 대학의 R&D 재원 지원, 

- 과학･기술 기반 대규모 공기업 설립, 

- 지적재산권 향상 등

② 기업 지원
- 중･소 사업가 및 스타트업 재정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이행,

- 신규 비즈니스 창업 및 청산의 규제적 장애요소 완화

③
과학･기술･혁신-기업/사업가/스타트업

- 시장 간 연계 강화 및 지원
- 인큐베이터, 과학 파크, 기술이전센터 설립 등

※ 출처: Surana et al.(2020)의 p.2-3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정리.9)

9) 동 내용에 대한 원 출처는 해당 문헌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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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도국

w 챕터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몇몇 개도국들은 SDGs 달성을 위한 STI를 강화 및 적용하기 위해 

STI for SDGs 국가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작성 및 수립해 보는 시범사업을 수행 중임. 그러나 

‘국가로드맵’이라는 별도 결과물을 내는 것 외에도, 개도국들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해 STI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음. 

w (국가계획에 STI 반영) 첫째는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고, 동 계획 이행에 필요한 조직/이행계획/로드맵을 준비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STI를 반영하는 것임. 예를 들어, 개도국 토고는 경제･사회･민주적으로 탄탄한 중간 소득국가로 

발전하겠다는 비전하에 국가개발계획 2018-2022를 2018년 수립함. 토고 국가개발계획은 

국가경제를 강화/지속가능/회복탄력적/포용 성장의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음. 특히, SDG 7, 9, 11, 17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3개의 하위전략을 갖추었고, 각 

전략에 요구되는 기술 혁신과 기술 이전 항목을 도출함. 또한, 토고는 국가개발계획(2018-2022)의 

모니터링･평가를 위해, 데이터 수집, 섹터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 우선순위 도출에 활용할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인프라를 설치하였음 (Agbedinou et al., 2019, p.56-57). 즉, 

국가개발계획과 특정 SDGs 목표들이 연동되었고, 이를 위한 하위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이행에 

필요한 STI가 도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w (특정 STI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SDGs 접근) 둘째는 STI for SDGs에 대한 ‘공급’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정책 방안을 선택하여 이를 SDGs 각각의 목표 달성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것임. 다양한 특정 정책방안들 중에서도 최근 기술-기업-시장 연계 지원 방안으로써 

인큐베이터(incubator)가 각광을 받고 있음.10) 개도국은 SDGs에 포함되어 있으나 민간섹터에 

의해서 달성되기 어려운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인큐베이터를 활용함. 

인큐베이터는 제도, 인력, 재원 부족, 수혜자들의 불충분한 지불 역량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개도국에서 교육･연구개발(R&D) 기관, 기업이라는 생태계와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지님. 이는 또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재정지원 정책 수립과 

규제완화 등으로 연계되어 장기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기업가를 배출하는 환경을 형성함. 

마지막으로 STI, 기업가, 스타트업 기업과 시장이라는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서 공공 정책의 

도움이 없이 시장에 투입 혹은 확산되기 어려운 기술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이전되게 한다는 

점에서 STI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Surana et al., 2020).11) SDGs 목표별로 개도국에서 

다양한 인큐베이터가 관찰되는데 그 대표적 사례를 하단 [표 9]에 정리하였음.

10) 인큐베이터란 스타트업 기업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물리적 장소, 비지니스 서비스, 마케팅서비스, 기술적 서비스, 기업

가에 대한 재원(투자자) 연결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킹 및 정보 서비스를 1년에서 5년까지 제공함 (오채운 외, 2019, p.37).

11) 보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보기 위해서는 Surana et al.(2020)의 p.3의 Table 1을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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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개도국 SDGs 달성을 위한 STI 적용 인큐베이터 예시

# SDGs 인큐베이터 예시

① 빈곤퇴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저소득층 가정의 접근성 강화(케냐)

② 기아종식 냉동 저장시설 확대를 통해 수확 기간 후 농부들의 농작물 손실을 방지(인도)

③ 건강과 웰빙 저렴한 자율감지 드론을 개발하여 원격지역 거주자들에게 의료품 전달(말라위) 

④ 양질의 교육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아프리카 전역)

⑤ 성 평등 여성 운영 기업을 통해 지역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⑥ 깨끗한 물과 위생 IoT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화장실의 스마트 청소 기능 적용(인도)

⑦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소비자가 가정용 태양열 시스템 구매에 디지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케냐)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IT 정책을 강화함으로서 지역 경제성장을 도모(인도)

⑨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생명과학 분야 STI 기반 벤처 기업 지원(인도)

⑩ 불평등 감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각장애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지원 사업 실시(인도)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태양열 전력을 활용한 자전거 택시 사업 실시(남아프리카)

⑫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저장시설이 유기농 폐기물을 가정용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사업 실시(인도)

⑬ 기후변화 대응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글로벌환경시설(GEF)의 글로벌 청정기술 혁신 프로그램 

(Global Cleantech Innovation Program)은 개도국의 기업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 이 외 녹색기후기금(GCF)도 개도국 내 기후기술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추진을 계획 중.

⑭ 해양 생태계 보존
주요 해양 오염원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미역을 소재로 한 패키지 개발 사업 실시 

(인도네시아) 

⑮ 육상 생태계 보호 목재 석탄과 장작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 폐기물 개발 사업 실시(우간다)

⑯ 정의･평화･효과적 제도
온두라스 소재 UNDP는 귀국 난민 혹은 폭력 피해가 있는 장애인의 손 보조기구를 위한 

3D 프린팅 사업을 개발

⑰ 글로벌 파트너쉽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기관을 통해 개도국에 필요한 기후기술을 개발하고 지원 

※ 출처: Surana et al.(2020)의 Table 1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정리.12)

12) 동 내용에 대한 원 출처는 해당 문헌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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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제기구

w 다음으로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유엔 기구, 재정기구 등이 SDGs 달성을 위해 수많은 

STI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STI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앞서 언급된 세 가지 STI 지원 방안인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지원, 기업 지원, 

STI-기업가-시장 연계 지원들과 모두 연관이 되어 있음.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특히 SDGs 

목표9(산업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구축), SDG 목표12(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SDG 목표13(기후변화 

대응), SDG 목표17(지구촌 협력 확대)의 달성과 연계되어 있음. 이 이니셔티브들의 주요 주제는 

미래예측, STI 정책역량 진단, 여성 참여 확대, 재원 제공, 네트워크 구축 등임. 

w (정책 지원) 국제기구들 중에서도 OECD는 특히 개도국 원조 활동들에 STI가 주류화되어 있는 

지에 주목하고, STI 관련 정책 동향, 역량 진단, 정보 제공 등의 활동들을 수행 중임.

- (STI-ODA 연계 방향성) OECD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와 

STI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STI ODA 측정방법론과 STI ODA 재원 측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 또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경우 Horizon 2020 프로그램 등 

연구펀드를 활용해 SDGs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이향희･이명진, 2020). 

- (STI 정책 동향, STI 역량 진단, STI 정보 제공) OECD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STI 관련 정책 및 이니셔티브 동향을 제공하고 국가 STI 역량 진단을 

지원하는 온라인플랫폼인 ‘과학･기술･혁신 정책 컴퍼스(STIP COMPASS)’를 개발하여 

정책입안자의 STI for SDGs 정책 개발을 지원함 (STIP Compass, 2020) 또한, OECD는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의 출판을 

통해 현대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STI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 (OECD, 2020).

w (지원 수단) 최근 국제기구들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기업-시장 연계에 대한 지원’을 타깃으로 한 정책방안들을 기획 및 이행하고 있음. 

- (기업 지원) 세계은행(World Bank)은 유엔여성(UN Women), UNDP, 펜실베니아 대학 등과 

협업하여 기업 재정 지원 프로그램 SDGs&Her를 수립하여 개도국 여성 중소기업가가 SDGs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모범 혁신 사례를 확산하는데 기여함. 이는 2018-2019년 

각 대륙으로부터 전체 약 2,500개 신청서 접수 하여 진행하였음 (World Bank, 2020).

- (기업 지원) 유엔환경기구(UNEP)는 SDGs 달성을 위한 지역별 활동을 위해 정책 입안자, 

중소기업,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였으며, 모범 혁신 사례가 국가, 

지역 차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UNEP, 2020b).

- (STI-기업가-시장 연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재정 지원 기구로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개도국의 기후기술의 R&D를 지원 및 기후기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현재 준비 중임 (GC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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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선진국

w 선진국들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STI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음. STI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STI 제공 수단인 과학･기술 인프라 지원, 기업 지원, STI-기업-시장 

연계 지원을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STI 정책 주류화 역시 지원하고 있음. 

- (과학･기술 인프라 지원: 기초 연구)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연구파트너쉽)을 통해 2008년부터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였고, 

연구 분야는 일본 ODA 정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였음 (이향희･이명진, 2020). 

- (R&D 지원) 영국의 경우, 3대 연구기금(뉴턴펀드, 로스펀드, 글로벌도전과제연구펀드)을 설립하여, 이 

연구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에 대한 ODA를 추진 시 연구 중심의 STI 전략을 추진하였음 (Ibid.). 

- (공동연구 지원) 독일의 교육연구부는 2005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지속가능발전 연구 

프로그램(Resear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FONA)을 통해 독일 국내･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지속해왔음. 연구(Research) 차원의 국제협력 일환으로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서비스 국제 파트너쉽(International Partnerships for Sustainable 

Technologies and Services for Climate Protection and the Environment: 이하 CLIENT)’을 운영함. 

CLIENT 하에서 독일과 개도국･신흥국 간의 파트너쉽으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도시화, 

생태다양성,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연안･해양･극지 연구가 이뤄짐 

(FMER, 2020).

- (STI 정책 주류화: 그린딜 통합) EU의 경우, SDGs 달성을 위한 개도국 ODA 지원에 STI 

측면의 정책을 제공하는 과정에 유럽의 신선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합하여 접근하고 있음. 예를 들어, 최근 EU는 르완다와 STI for SDGs 국제 워크샵을 

2020년 1월 9-10일 기간 중 개최하여, 전략적인 STI 우선순위 선정, STI 정책 운영, 지역 

기반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STI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정보공유 

및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유럽 그린딜에 기반하여 접근하고자 함 (EC, 2020).

   ※ EU 하의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와 르완다의 ICT 및 혁신부(Ministry 

of ICT and Innovation of Rwanda)가 협력

- (STI 정책 주류화: 그린딜 통합) EU 내 덴마크는 2020년 신외교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세계(A Green and Sustainable World)’를 수립하여 SDGs와 연계한 기후변화 외교 전략을 

발표함. 해당 정책은 덴마크 혁신센터와 협력섹터를 중심으로 녹색기술 연구와 개발 협력을 

증대할 것을 계획함. 이러한 맥락에서, 덴마크는 25개국(선진국 7개, 개도국 18개)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계획임. 파트너쉽의 일환으로, 덴마크는 STI에 대한 

협력을 반영함. 예를 들어, 덴마크는 베트남의 지역 에너지 데이터 활용 지침 개발을 지원하여 

증거기반의 지역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과 베트남 국가 행동 계획의 에너지 효율 목표 수립을 

지원함 (The Danish Government, 2020).

- (STI 정책/과학･기술 인프라/기업 지원) 캐나다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정책 방향성 지원 및 

STI 제공 정책 수단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함. 개도국의 연구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개발협력전문기관 국제개발연구센터를 통해 개도국의 STI를 지원해옴. 국제개발연구센터는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혁신･정책･과학(Innovation, Policy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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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도국의 STI 연구를 지원하는 혁신･기술･사회(Innovation, Technology and Society)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도전과제 펀드(Challenge Fund)를 운영함 (이우성 

2014,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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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w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이행수단으로 과학･기술･혁신(STI)를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for SDGs)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촉진메커니즘 

(TFM)을 설립함. TFM은 각 국이 효과적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을 제안하고 지원함. 이에 본 보고서는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 및 작성 지침서와 지침서에 기반해 추진된 개도국 대상 시범 사업들의 현황을 

살펴보았음. 더 나아가,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STI for SDGs 국가로드맵을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트랙을 고안해 보고, 동시에 STI for SDGs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개도국, 국제기구, 선진국)가 수행하는 노력들을 살펴보았음. 이를 통해, 본 보고서가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w 우리나라가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수립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트랙은 크게 세 가지로, 1) 

SDG 목표별 접근, 2) STI가 관련된 세부목표 접근, 3) STI 지원 수요-공급 매핑에 기반한 목표 

도출 접근이 있음. 그런데, 이 세 가지 트랙 모두 한계점이 존재함. 이에 본 보고서는 STI for 

SDGs를 위한 별도의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기 보다는, 이미 우리나라 내에 수립된 

국가/지역/분야별 로드맵/프로그램/사업에 STI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을 추천함. 또한, STI for 

SDGs 달성에 필요한 로드맵이 아니라 국가 정책 아젠다 및 분석과제를 수립하는 것을 제안함.

w 우리나라는 STI를 선도하는 국가임. 특히,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선정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론티어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인 기술 로드맵들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거나, 또는 한국판 뉴딜 정책 등 국가 신성장 계획에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정책 아젠다/추진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STI for SDGs를 위한 국가로드맵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그러나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SDGs 측면의 STI에 대한 국가 로드맵 또는 STI 정책 

아젠다는 그 결이 사뭇 다를 수 있음.

w 국제사회는 우선적으로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지원이 필요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STI for 

SDGs를 주류화하고 국가 로드맵/정책/프로그램/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음. STI 관련 정책에 STI 

지원 관점을 주류화 할 뿐만 아니라 STI에 대한 지원을 제공/공급하는 정책수단들을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1) ‘과학･기술’ 기반 정책수단으로 

이는 과학･기술 기반 교육 증진, R&D 연구소/실험실 설립, 대학의 R&D 재원 지원, 과학･기술 

기반 대규모 공기업 설립, 지적재산권 향상 등이 속하며, 2) ‘기업 지원’ 정책방안으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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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및 스타트업 재정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이행과 신규 비즈니스 창업 및 청산의 규제적 

장애요소 완화가 있음. 그리고 3) STI-기업가/사업가/스타트업-시장 간의 연계 및 강화 

수단으로서 인큐베이터, 과학 파크, 기술이전센터 등이 있음.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개도국/국제기구/선진국 등 해당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활용되고 있음. 중요한 점은 개도국에 

대해 ‘기술-기업가-시장 연계’ 차원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이 기획 및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즉, 과학･기술의 이전 뿐만 아니라 기술-시장 연계에 초점을 둔 혁신 측면의 지원이 

증대되고 있음. 

w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ODA 차원에서 개도국에 STI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STI for SDGs에 대해 선진국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인식을 제고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고 있음.

w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TI for SDGs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조를 이미 

진행하고 있음. 과기정통부는 2018년 11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개도국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글로벌 동반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OD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정책브리핑, 2018).13) 2015년도 ODA 정부 재원을 비교해 볼 때, 

일본 정부의 ODA 재원은 우리나라의 10배이며, 캐나다 및 호주 정부의 ODA 예산은 

우리나라의 4배로, 우리나라가 재원 측면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예산 규모를 따라잡을 수 없음. 

이에, 이러한 국가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주목하게 된 점이 바로 ‘STI를 통한 

ODA’임 (전자신문, 2019).

w 이러한 배경 하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2019년 10월 30일 발표하였음. 동 전략은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3대 목표로 1) 인류 미래 공동 개척, 2) 글로벌 동반성장, 3) 우리 

국민의 안전한 삶을 설정하였음. 그리고, 4대 전략으로, 1) 글로벌 의제 선도 및 국익 창출, 2)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기여, 3) 국가안보와 국민 삶의 질 제고, 그리고 4) 추진체계 정비를 

제시하였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향후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나, 

우선 추진 사항은 과학기술외교 지원체계의 점진적 구축, 혁신･첨단기술 관련 국가와의 협력 

확대, 과학기술 활용 ODA 지원, 사이버안보 및 재외공관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운영 등임 (외교부, 2019).

w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K-SDGs를 달성하기 위해 STI 관점을 주류화하고 STI 로드맵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본 기반연구였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연구 주제로 우선 

현 시점 STI for SDGs 로드맵 수립 지침서가 로드맵 수립의 절차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바, 

기술별 및 국가 차원에서 STI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조사하고 K-SDGs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STI 국가로드맵 수립 방법론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이를 

토대로 STI for SDGs 지침서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특정 ‘기술’들을 중심으로 기술 별로 

K-SDGs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13) 과학기술 ODA란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함

(정책브리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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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요와 통제,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성과: 기술

2.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행수단: 

과학･기술

3.b

주로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혹은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유연성에 관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상의 조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도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및 공중보건 도하선언에 따라 적정 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을 제공하고,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 접근을 제공한다.

이행수단: 

과학･기술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적정 가격에 대학 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성과: 

과학(교육)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직업적인 능력 등 기량을 갖춘 

청년과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한다.

성과: 

과학(교육)

4.b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서도서개도국, 아프리카 국가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교육, 공학과 과학 프로그램 등의 고등 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의 수를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행수단: 

과학(교육)

5.b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용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증진한다.
이행수단: 

기술

6.b
2030년까지 개도국의 수경재배,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재활용･재사용 기술 등의 물･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 협력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이행수단: 

기술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향상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이행수단: 

기술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서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에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이행수단:

기술

8.2
고부가가치 산업과 노동집약적 분야에 집중하는 등의 다양화, 기술적 개선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한다.
성과: 혁신

8.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발전지향적 정책을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 접근 향상 등을 통한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식화를 독려한다.
성과: 혁신

9.4
2030년까지 모든 국가는 각 국의 역량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 친환경 기술･산업화 과정의 효과적 

활용과 자원효율성 향상을 비롯한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을 구축한다.
성과: 기술

9.5
2030년까지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은, 혁신 장려,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대를 통해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을 향상한다.
성과: 혁신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소규모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 내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촉진한다.

이행수단: 

기술

9.b
산업 다변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개도국 내 기술개발과 연구, 혁신을 

지원한다.

이행수단: 

혁신

9.c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하고, 2020년까지 최빈국에서 인터넷을 적정가격에 

보편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행수단: 

기술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행수단: 

과학･기술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한다. 성과: 과학

14.4

2020년까지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능한 한 최단 기간 안에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어획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남획, 불법, 무신고, 

무규제 어획을 종식하고, 과학 기반의 관리 계획을 실행한다.

성과: 과학

[부록 1] SDGs와 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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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020년까지 최상의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안 및 해양지역의 

최소 10% 이상을 보존한다.
성과: 과학

14.a

해양건강을 개선하고 개도국 특히 군소도서개도국과 최빈국의 발전에 해양 생태다양성의 기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여 과학 지식을 증대하고 연구역량을 

개발하며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이행수단: 

과학･기술

17.6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혁신의 접근에 대한 남북, 남남, 삼각 형태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유엔 수준에서 현재 메커니즘 간 조율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를 강화한다.

이행수단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의 친환경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한다.
이행수단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을 비롯한 최빈국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실용 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이행수단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공유하고 

동원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쉽과 함께 지속가능개발 글로벌 파트너쉽을 강화한다.
이행수단

※ 출처: IATT (2017). p.36-3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본 내용은 녹색기술센터(GTC)의 주요사업( 「녹색/기후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 및 국가 정책･제도 분석 연구: 

UNFCCC･IPCC･SDG･CPS」)으로 수행한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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