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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기술융합’은 기존기술 간 결합 또는 전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사회적 

난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의 최근 트렌드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경제성장 전략의 첨

병이었던 국가 출연(연)구소에 대해서도 융합연구 조직으로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출연(연) 융합연구의 성공 핵심요소를 ‘협력’으로 보고 다음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술개발 목적과 문제해결 과정 관점에서 융합연구 개념과 범위를 정

의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둘째, 융합연구에서의 협력활동과 그 

성과를 유형화하고 새로운 분석지표를 제안한다. 셋째, 융합연구에서의 협력활동 특성과 그 정도

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NST 융합연구사업을 통

한 융합연구 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각 출연(연) 104명의 연구책임자들에게 협력의 방식 및 정

성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력활동 특성과 성과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식 창출활동에서는 협력 파트너 다변화가 중요한 변수였다. 둘째, 유사분야 

연구자들 간 집체형 협력활동은 특허·기술이전과 같이 목적이 명확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자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식·노하우 등 기술역량의 상

호공유가 이루어질수록 창출지식의 다양성 및 관계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융합연구를 위한 협력과 성과 분석방법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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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STEPI 정책과제로 진행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적 융합연구 촉진방안’(P0171000) 
중 실증분석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 yongra@stepi.re.kr, 044-287-2166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 woocw@stepi.re.kr, 044-287-2176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 jhchoi@stepi.re.kr, 044-287-2178 (교신저자)



10-4. 국가 출연연구소의 협업적 융합연구 성과 분석

654 • • •  기술혁신연구 20년 : 회고, 성찰 그리고 새로운 도전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은 지난 60여 년간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그간 글

로벌 선도 기술 창출, 신산업의 육성, 전통산업의 현대화 등 관점에서 세계적 모범

이 될 만한 성취를 이룩해 왔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은 2002년 융합기술을

이슈로 다룬 연구결과(Roco & Bainbridge, 2002) 및 관련 ‘NBIC 융합정책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을 개

발함으로써 사회 및 과학기술에서의 난제를 극복하는 다른 차원의 기술의 등장을

추동하는 ‘융합기술의 시대’의 출현이다.

한국의 융합기술정책은 2002년 미국 NBIC 보고서 및 2004년 EC의 CTKS 등에

비하면 다소 늦은 출발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수

립한 2009년 ‘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2009∼2014)(관계부처 합동, 2008)’을 시작으로

선도국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는 관(官) 주도형

과학기술정책을 추구하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 2차 기본계획으로서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융합

기술발전전략(2014∼2018)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

으로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산업융합발전위원회, 2012∼2016)’,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정보통신전략위원회, 2014∼2016)’ 등 융합

기술의 개발 및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국가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러한 적

극적 융합연구 정책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개

발 및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융합이라는 개념 정의와 기술개발 접근방식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지속

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 역시 현재까지의 정책방향성을 점검할 필요

가 있다. 한국의 융합정책은 주로 이종(異種) 기술 간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특정

기술 분야를 진보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이고

넓은 범위의 ‘문제해결력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

단한다. 선도국들은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는 원론적 개념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하는 핵심적 절차와 과정으로서 융합의 개념과 그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

이다. ‘융합’을 통하여 기존에 달성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적 진보는 물론, 복잡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행중인 주요 R&D 정책을 지

속적으로 개선하여 ‘융합을 위한 융합연구개발투자’가 아닌,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

한 융합적 연구개발투자’의 개념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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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본질적 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융합연구 핵심요소로서 ‘협

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 및 유럽 등 국가들에서는 이미 융합연

구에서 이종 분야·기술 간 융합 개념을 폐기 또는 최소화하는 대신, 다양한 주체들

이 상호 협력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협업의 장(場)’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융합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 학술계에서도 ‘컨버전스(convergence)’

라는 용어보다는 ‘다학제성(interdisciplinarity, multidisciplinarity)’이라는 용어로 융

합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Ávila-Robinson & Sengoku, 2017).

한국의 정부 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는 국가 R&D 예산 배분의 큰 비중을 차

지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의 선도적 첨병으로서 국가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는 연구주체로서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글로벌 기술개발 환경의 변

화는 출연(연)의 역할 변화 이슈와도 맞물리는 만큼 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전 세계적인 융합 연구의 변화 추세에 따라 출연(연)의 융합연구 조직으

로서의 역할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 따라, 국가 융합연구 정책 실행의 핵

심 주체인 정부 출연(연)의 협력적 융합연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

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융합연구 관련 국가 정책 수준 논의를 융합연구의 최일

선 현장에서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수준 논의로 구체화하여 증거

기반(evidence-based)의 실증 분석적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손에 잡히고(tangible) 현실성 있는 정책 제언을 가능하게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변화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환경, 특히 융합의 개념과 범위의 변화가 일

어나는 현재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의 융합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

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조직으로서 실행하는 주체

인 국가 출연(연) 융합연구 과정에서의 협업 행태를 설정하고 그 강도가 융합연구

의 성격을 반영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실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서 다음의 연구문제와 세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출연(연)에서의 협업 강도는 그 성격에 따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세부문제 1. [융합] 융합의 개념과 범위는 그 활동 특성에 따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세부문제 2. [협업] 융합연구를 위한 핵심기재로서의 협업 활동은 그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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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세부문제 3. [성과] 융합연구 특성을 반영한 성과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으며, 협

업 활동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패턴을 보이며 나타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연구목적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목적 1. [융합] 기술개발 목적과 문제해결 과정 관점에서 융합연구 개념과 범

위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세부문제 2. [협업] 융합연구에서의 협업 활동과 그 성과를 유형화하고 새로운 분

석지표를 제안한다.

세부문제 3. [성과] 융합연구에서의 협업 활동 특성과 그 정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융합연구 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의 줄기를 크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 및 NST 융합연구

사업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의 두 가지로 파악하였다. 이후, 이 두 사업의 세부 과제

를 통한 융합연구 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각 출연(연) 연구책임자들에게 협업의 방

식 및 융합연구 특성을 반영한 정성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협업 활동 특성과 성과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실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융합연구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진 간 협업을 어떻게 유

도해야 하며, 그 성과는 어떻게 분석할 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융합의 개념과 범위

융합에 대한 정의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컨버전스(convergence)’, ‘통합

(integration)’, ‘결합(combination)’, ‘다학제성(multidisciplinarity, interdisciplinarity)’,

‘초학제성(trans-disciplinarity)’, ‘퓨전(fusion)’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최현철

(2015)은 융합과 유사한 용어들의 개념을 분석하고, 융합의 개념을 재정리했다. ‘융

합(融合)’은, 서로 다른 객체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현상을 뜻

하는 한자어이다. 한국의 경우, 기술 및 학문 간의 융합을 표현할 때 ‘컨버전스

(convergence)’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수렴(收斂)’을 뜻하는 용어로서, 융합의 결

과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융합연구는 융합형태, 기술간 관계, 연구 형태, 발생 메

커니즘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고(박기범·황정태, 2007),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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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융합’과 ‘융합기술’의 개념이 다른 의미로 제시될 수 있다(이광호 외, 2012). ‘기

술융합’은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 진보 과정 속에서 핵심 기술을 중심

으로 주변기술이 흡수·통합되는 현상이다. 반면, ‘융합기술’은 학제적 배경이 다른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체계를 구축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과학연구 분야에서는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이 제시한

융합연구 유형분류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ESF, 2011). 융합연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참여정도에 따라 다학제(문)적 연구, 학제간 연구, 초학제적 연구 등으로 구

분하였다. 다학제적 연구(multidisciplinary research)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종 분야 간 물리적 결합을 뜻하고,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는 이종

분야 간 화학적 결합을 의미한다. 초학제적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는 분

야 간의 영역을 넘어서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학문분야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그림 1) 융합연구의 유형 분류

자료:

ESF(2011)

2. 협업적 연구의 개념과 범위

1) 협업 및 관련 개념 정의

협업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동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업적 연구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협업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들의 개념을 살펴본다. 국내연구에서는 협력, 협조, 협동,

협업이라는 표현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국외연구에서는 "cooperation",

"coordination", "collaboration"이라는 주로 사용한다. 먼저 협력(cooperation)의 개념

은 구성원들 간에 비형식적 구두차원의 동의라고 정의하고 있다(Mattessich &

Monsey, 2001). Johnson(1975)의 연구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개인

들이 의견을 조정해나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편, 협조(coordination)는 협력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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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게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할 때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Argote,

1982). 협조는 협력보다는 형식적인 형태를 띠며, 구성원들이 소극적으로 서로의 계

획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일컫기도 한다(Mattessich & Monsey, 2001). 국내연

구에서는 협동이 협업과 가장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로는

"collaboration"이라고 표현한다. 협동의 경우, 이익당사자들 간 정보를 교환할 때 발

생하는 환경적 불안정성을 조정하기 위해 생성된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Gray,

1989). Mattessich & Monsey(2001)는 협업 혹은 협동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들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공유하는 가장 형식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Mentzer et al.(2000)는 협업을 공급사슬에 속한 기업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상원 외(2012)는 기업 내에 협업은

기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상호이익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

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협업은 독립적인 구매자와 소비자가 한정된 범위가 아닌 서

로의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고, 미래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Mohr & Spekman, 1994).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협업이 다른 용어

보다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고, 정보 및 자원 공

유수준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적극적

으로 개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협업적 연구’라고

정의한다.

용 어 출 처 정 의

협력(Cooperatio
n)

Mattessich & Monsey(2001) 구성원들 간에 비형식적 구두차원의 동의

Johnson(1975)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개인들이 의견을
조정

협조(Coordinatio
n)

Mattessich & Monsey(2001) 협력보다는 형식적인 형태를 띠며, 구성원들이
소극적으로 서로의 계획이나 정보를 공유

Argote(1982)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할 때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

협업 혹은
협동(Collaboratio

n)

Mattessich & Monsey(2001)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들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공유하는 가장 형식적인 형태

Gray(1989)
이익당사자들 간에 교환관계를 형성할 때
발생하는 환경적 불안정성을 조정하기 위해

생성된 절차

Mentzer et al.(2000)
공급사슬에 속한 기업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정의

이상원 외(2012)
기업 내에 협업은 기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상호이익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

Mohr & Spekman(1994)
독립적인 구매자와 소비자가 한정된 범위가 아닌
서로의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고, 미래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

<표 1> 협업의 정의 및 유사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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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업의 구성요인

협업은 구성원들 간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협업적 연구가 그 특성별로 융합연구 성과를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우선 협업의 구체적 구

성요소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흐름을 고찰한다. 이승제(2009)의 연구에서

는 정보공유가 협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협업 측정요소는 관계개선, 공동

대응, 상호지원, 교류활동, 공동노력 등을 들 수 있으며, 각 요소를 설문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김홍영·정선양(2016)은 DEA 분석기법에 의하여 정부 연구개발사업 협

력유형별 효율성을 측정한 바 있다. 협력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 간 조직 수준에서의 조합으로 설정하였다. Olson et al.(2001)는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부서들 간의 협업을 측정하기 위해 협업빈도, 협업강도를 사용하였다.

설문항목에서 각 요소들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했다. 오준병·조윤애(2004)는 기업

들이 공동연구개발을 어떠한 형태로 수행하는지를 분석했다. 협업구조를 독립형, 파

견형, 조인트형,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Pinto & Pinto(1990)

는 협업을 할 때 구성원들 간에 상호관계인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장변화에 대

한 공동대응정도, 관계개선 노력정도, 상호의견 존중정도 등을 사용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협업 구성요소는 크게 협업수단, 협업대상, 협업

빈도, 협업구조, 협업내용, 상호인지관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 제시

되었던 협업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협업
구성요소 측정지표 선행연구

협업수단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e.g. 정례회의, 온라인 소통, 자문) 이승제(2009); 소순후(2004)

협업대상
주관연구기간과 협력연구기관
(e.g.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
해외기관·기업)

김홍영·정선양(2016);
배진희·오명준·김헌(2014);

조현정(2014);
김현민·유재욱·유종순

(2013)
협업빈도 R&D 조직간 의사소통 빈도 Oslon et al.(2001)

협업구조

공동연구개발 형태(독립형, 파견형, 조인트형,
컨소시엄형)
- 조직간 상호의존 유형
(공동적, 순차적, 호혜적)

오준병·조윤애(2004);
안승구·이광훈·김권식(2016

)

협업내용
협력기관수, 협력인력수, 협력 연구비
지식·자원 공유(ex. 기술지식, 업무노하우, 장비 및
시설, 연구인력, 연구자금 등)

조현정(2014);
김현민·유재욱·유종순(2013

); 정도범(2012);
장덕희(2016);

이승제(2009); Oslon et
al.(2001)

상호관계인지
정도

시장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견 충돌시 관계 개선 노력
상호의견 존중 정도

이승제(2009); Oslon et
al.(2001); Pinto &
Pinto(1990)

<표 2> 협업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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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과 성과

융합의 성과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크게 기업과 같은 민간 분야와 연구조직

과 같은 공공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 부문에

대한 연구의 경우 기업들의 내부역량과 기술혁신의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융합 활

동 또는 융합성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바 있다. 융합 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

업 간 교류활동,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을 변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매출

및 연구효율 성과, 비용절감 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종복, 2016). 또한, 기업의 역량이나 전략적 방향에 따른 혁신성과 분석에 매개

또는 조절 변수로서 조직의 융합역량이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최상민·문태

수, 2015; 황상돈·이운식, 2016). 둘째, 공공 부문의 융합성과 관련 연구로서 연구 집

단의 주요 특성인 인력투입 요인, 학제 특성, 협력 특성을 측정하여, 이것이 학술적

양적지표와 같은 융합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박일

수·김병근, 2012; 이봉재·박주형·이희상, 2016). 또한, 융합연구 조직 특성이 연구 전

공의 융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이 진행된 바 있다(이광호 외, 2013).

융합성과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양적 지표인 논

문 성과나 특허 성과 등을 통해서 융합성과를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다. 그 이유로서 첫째, 융합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非선형적 혁신 프로세스 성

격을 들 수 있다. 선형적 기술혁신 프로세스에서는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성

과 측정이 가능하지만 非선형적 기술혁신 과정에서는 투입요소가 다양하고 암묵적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형화된 지표로 성과분석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특정의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과정으로서의 다학제적

협업이 융합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도 정량적이고 표준적인 지표만으로 융합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융합연구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결국 기술융합과 다학제적 연구 과

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융합연구를 어떻게 평가하고 성과측정에 활용할 것인

가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서 국립 아카데미 출판부(NAP)****

가 발간한 “다학제 간 연구 활성화 방안(Facilitat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융합의 중요 과정인 다학제 연구로서의 다학제 연구

(IDR)*****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다학제 연구 센터의 사례

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한국에서 협의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결과로서의 융합’의 관점보다는 ‘수단으로서의 융합’의 관점에서 연구

성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 NAP: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IDR: Interdisciplinary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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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러한 가이드북을 융합연구 특성을 반영한 성과변수 설정에 활용한다.

4. 시사점 및 소결

융합 및 협업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융합에 대한 논의의 접근은 주로 융합적 성격의 기술을 창출해 내기 위한 정책 관

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제도권에서는 NBIC*로 대표되는 기술 간 융

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융합을 ‘결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협업에 대한 논의의 접근은 주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과 주체

의 다학제성(interdisciplinarity)과 협력적 관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즉, 융합을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

외에서 융합을 바라보는 시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앞 장에서 고찰한 융합과 협업은 그 개념상 혼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목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융합성과 또한 이러한 구분

이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분석을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결과와 수단으

로서의 융합의 구분은 광의 또는 협의로 보는 시각으로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즉, 한국 제도권에서 인식하는 융합은 협의로서 통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지만 광

의의 융합의 개념에서 본다면 협업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림 2) 광의 또는 협의에 따른 융합과 협업 간 관계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앞 장에서 고찰한 융합은 협의로서 인식하는 것이 타

당하다. 한국의 제도권과 연구계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융합의 개념은 융합기술

*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gnitiv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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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서 융합연구개발투자가 주요 정책수단이 된

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결과로서의 융합’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인식

되고 있는 융합의 개념은 융합기술 그 자체도 의미하지만 그보다는 연구조직 또는

연구자 간의 다학제성인 ‘수단으로서의 융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이러한 협업의 결과물 중 하나가 융합기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문제해

결력 향상을 위한 융합적 연구개발투자’가 주요 정책수단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협의로서의 협업과 융합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이 광의의 융합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융합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과냐 또는 수단이냐에 따라 연관된 키워드들에

의하여 정리가 가능하다. 앞에서의 융합과 협업의 관계성에 대한 설정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융합의 개념은 그 구분 기준에 따라 <표 3>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분 기준 결과로서의 융합 수단으로서의 융합

융합의 대상
기술(domain), 지식(knowledge),

내용(contents)
조직(organization), 사람(people),

연구자(researcher)

융합의 초점 과제 결과물로서의 융합기술 주체 간 협력의 과정과 절차

융합의 목적 새로운 기술 개발 문제 해결 또는 문제 해결력의 향상

융합의 수단 이종(異種) 기술 간 화학적 결합 연구조직·연구자 간 다학제적 협업

정책 수단 융합연구개발투자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융합적

연구개발투자

대표적 사업 예 나노융합 2020 프로젝트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

<표 3> 결과 및 수단 관점에 의한 융합 개념 재설정

두 융합의 개념 모두 (그림 2)에서 언급한 협의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협

의로서의 협업은 본 표에서는 ‘수단으로서의 융합’이라고 지칭하였다. 두 개념의 주

요 특징으로서 첫째, 결과로서의 융합은 그 과정이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콘텐츠라는 구체적 결과물의 창출을 의미한다. 반면, 수단으로서의

융합은 그 결과의 융합적 성격이 꼭 달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직, 사람 또는

연구자 간의 협업의 과정과 절차를 의미한다. 둘째, 목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목적이 된

다. 한편, 후자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 또는 문제 해결력의 향

상이 목적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연상이 쉽게 될 수 있는 한국의 사례로서

전자의 경우, ‘나노융합 2020 프로젝트’와 같이 명확한 기술개발 달성목표를 가진

융합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과 같이 동종 또는 이종 분야 조직 및 실무자 간의 협업에 의한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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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과평가 요소(<표 4>)와 함께, 융합연구 성격을

반영한 추가적 성과평가 요소를 고안하여 제시한다(<표 5>). 이후, <표 5>의 내용

들을 다시 구조화하고 정리함으로써 실증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정량데이터 평가요소

1. 논문
SCI/SSCI 논문수, 논문 인용수, 공동저자패턴, 참고문헌(인용 및 공동인용)분석,
저널분석(저널분야및임팩트팩터)

2. 특허 출원건, 등록건, 공동발명가

3. 사업화실적 기술계약(기술료, 기술이전 건등)

<표 4> 일반적인 성과평가 요소

정성데이터 평가요소

1. 지식
(knowledge,
domain)

독창성
- 새로운 필드 or 학문 창출 여부(Creation)
- 전통적인 연구 필드에 가치추가(Add-on)
- 단일 연구 필드에서 다룰 수 없던 분야로 확대

균형성 - 융합되는 여러 학문 관점들의 균형

통합성
- 이질적 지식의 통합 달성정도
: 새롭거나 향상된 연구방법론 및 과학적 모델, 이론개발
여부

2. 사람
(people)

협업성

- 협업 연구자 수, 성별 균형성, 연구집단 위치
- 인접/보완분야의 다른 연구자 협력 정도
: 다른 학문 분야에서 연구 내용 발표

- 소셜 네트워크(연구자 간 상호작용방식) : 연구자 개인 전공,
센터 내 사람 관계, 조직 관행 및 프로세스 등 분석

정보공유
네트워크

- 공공정책 발의, 대중매체 게제, tv인터뷰, 대체가능한 저널
게제(alternative-journal publications), 장기간 제품 개발 등

전문성
(인적자원
개발)

- 융합인재 육성(학부/대학원생)
- 다학제 분야 자문 또는 검토 참여 여부
: 융합 분야 혹은 주전공 외 분야에서 수상/강의

경험(인정여부)

3. 조직
(organizatio

n)

구성원
특성

- 연구원들 : 연구원 전공(분과), 커리어 계획, 이동성
- 리더십 : 조직적인 구조, 연구 프로그램 리스트,
프로그램리더

안정성/
발전가능성

- 명성(기관/팀 평판) 강화 : 인용 스코어, 상장 및 수상
- 자원과 펀딩 : 재정상황, 과제수주실적, 향후펀딩 지속성
- 기관/팀 지속성 여부 결정

<표 5> 융합연구 및 IDR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요소

<표 5>에서 제시한 평가요소의 가장 큰 특징은 융합을 구성하는 협의로서의 ‘수

단적 융합’인 다학제적 협업 요인과 ‘결과적 융합’인 융합기술에 대한 전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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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융합 개념의 본질에 근접

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단편적 성과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한국의 융합연구 정책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한국의 융합연구 정책에는 첫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

계성을 가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융합 계획 및 전략 흐름이

있다. 이 축은 다시 과학기술 관점과 산업 관점에서의 융합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둘째, 융합연구 정책의 또 다른 흐름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국가

과학기술연구회(NST)의 융합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융합연구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현황과 최근까지의 정책 흐름을 살펴본다.

1. 융합 전략 및 기본계획 현황과 실행구조

1) 융합기술 발전전략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2014.2.27.)(이하 융합기술 발전전략)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의 30개 대

상기술 中 5대 기술·미래상과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을 선정하고, 창의와 도전의

융합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과거 개별기술 중심이었

던 국가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기술-인문 융합연구로 변천되어가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중장기계획 내에서의 ‘융합기술’에 대한 개념변

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변화를 살펴봄으로서 본 연구

에서 다루어지는 ‘협력적 융합연구’를 정의하는 기초 작업의 의미를 가진다.

융합기술 발전전략 수립까지의 정책적 기조를 탐색함으로써 각 정권이 융합기술

에 건 기대와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융합기술에 대한 고민을 시작

한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기술을 조

기 선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

기술부(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 원천기술 개발,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 창출)를 통해 선도적 기술을

개발하는 융합기술개발사업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처별 역할을 분산, 분담을 통한 전략을 실행하였다는 특징

이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에서 미흡하였던 사

회문제해결, 실용화를 추구하였으며, 부처 간 협력 등을 강조한 새로운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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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전략 확보라는 운영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술의 확보와 시장규모, 성공가능성

등 경제성 중심의 융합기술 개발 패러다임을 인 중심 사회문제 해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으며, 원천 기술의 우수성 확보에서 실용화/사업화를 통한 신산

업 창출 및 기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2) 산업융합 기본계획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이하 산업융합 기본계획)은 산업융합 촉진법

제5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에

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종(異種) 기술·산업간 융합이 인문·예술 등 다양

한 분야와의 융합으로 발전하면서 가속화된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융합의 확산 및 가속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 2012

년 8월에 발표되었다. 기존의 융합정책들은 부문별/업종별로 분화된 융합정책을 추

진하였기 때문에 전반적 산업융합 수준의 미흡, 융합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한계

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 산업융합 기본계획은 기존의 융합정책들을 포

괄하여 국가 차원의 융합 확산을 주도하는 중장기전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주요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종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넘어 인문·예

술 분야와의 융합으로 산업융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新성장

동력 및 유망 신산업의 창출의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측면,

융합인프라 구축의 제도적 측면이 공존한다. 경제적 측면의 내용으로는 핵심 융합

기술 개발을 통한 주력산업 혁신 및 유망 신산업 창출, 소프트산업이 주도하는 산

업 전반의 융합화, 건전한 산업융합 생태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 측

면의 목표 및 과제로는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확충, 문화·예술·콘텐츠 융합

을 바탕으로 한 환경의 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가 융합 거

버넌스 확립, 칸막이형 법제도 정비 및 기초 융합인프라 기반 정립, 범정부 융합형

R&BD 관리·지원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융합 기본계획의 2014년 실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여 수행되었으나,

2015년과 2016년 실행계획은 ‘융합신산업 규제완화’라는 기조상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저변에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2014.3.19.)”,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2015.5)” 등 제기되는 정책 사안들을 반영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총 2조 2,574억 원이 투입되는 2015년도 산업융합 발전

실행계획(2015.9.)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의 개발전략 1. 미

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유사하게 융합신제품의 실용화 및 조

기사업화 지원이 강조되었다.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융합신제품 규제 시스템 개

선”과 “융합지원 인프라 고도화”, “4대 융합신산업 분야 및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지

원”이 중점 추진되었다. 2016년도 산업융합발전 실행계획(2016.6.9.)은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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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융합신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계획의 구조를 변경하였

으며, 총 2조 4,58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16년도 실행계획의 추진방향

은 ①융합신산업 규제시스템 개선, ②융합신산업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③융합신산

업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 ④융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융합연구사업

NST는 기존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하여 2014년 설립되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과 관리를 통해 국가 연구사업 정책지

원 및 지식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산하에 총 25개 출연(연)을 두고 있다. NST

의 임무는 크게 ‘출연(연)간 융합연구 활성화’, ‘출연(연) 임무 확립’,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출연(연) 애로사항 해결’이다. 이 중 융합연구와 관련한 것은 ‘출

연(연)간 융합연구의 활성화’이며 세부적으로는 출연(연)간 협력분야의 발굴 및 전

략적 수행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개방형 On-Site 융합연구단 운영 역할을 수행한

다.

출연(연)간 협력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역할을 가지는 NST 융합연구사

업은 수요에 기반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기존 연

구개발사업의 기획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및 연구제안서(RFP)를 바탕

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 사업은 문제해결제안서와

문제 정의서를 통한 기획방식을 활용한다. 즉, 수요자가 해결을 요구하는 현안을 先

정의하고, 기술 대안을 後발굴하는 방식으로 기획한다는 점에서 ‘needs-driven’ 기

획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ST 융합연구 사업은 연구의 규모 순으로

융합연구단, 창의형융합연구사업, 선행융합연구사업, 융합클러스터로 구분된다.

IV. 연구 방법

1. 분석내용 및 분석구조

기존연구 및 정책 흐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가 융합 계획 및 정책→ 사업

및 과제→ 과제 수행 연구주체 간 통합적 연계체계에 의하여 과제 단위 및 연구주

체 단위의 분석을 구현하는 독특한 실증연구 프레임워크를 고안하였다. 이는 다음

의 세 가지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첫째, 과제 단위 분석이 지닌 명료성이다. 3장

에서 국가 융합 정책 사업들은 크게 보았을 때, 1) 융합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에 수

록되어 있는 각 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들(NTIS 집계)과 2) 국가과학기술연

구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융합연구사업들(NST 집계)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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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관점에서의 사업들 및 관련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융합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의 경우, 그 자체로서 융합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제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1)의 경우, 개별 과제들을 모

두 융합기술 개발형 과제로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부처별로 기존부터 추진 중

인 국가연구개발사업들 중 융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들을 국가

융합 전략 및 시행계획에 목록화하여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속한 과제들

이 애초부터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제한 조건(filter)에 의하여 국가 융합 계획에서

도출된 과제 목록들을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수집의 명확성이다. 융합의 성격을 가진 과제나 관련 연구주체를 도출

하는 것은 매우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 융합 정책에서 시작하는 분

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NTIS와 같은 국가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자료수

집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자료 수집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가능하게 한

다.

셋째, 한국의 출연(연) 운영구조의 특수성이다.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의 미션

과 예산구조상, 기관 고유사업들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 시드(seed) 기술개발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전문성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관 고

유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융합연구조직의 경우, 명확한 목표설정에 의하여 운영되

는 방식이 아니라 PBS 제도의 철학에 바탕을 둔 수탁 연구 과제 수주에 의한 응용

연구개발을 통하여 비로소 융합 연구가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연구주체의 관점에서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 전체를 융합 연구로 간주하는 것

은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기관 고유사업으로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수탁 연구의 성격이 높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사업을 균형적으로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그림 3)의 구조에 의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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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구조 및 분석절차(정부계획-사업-과제-수행주체)

첫 번째, Part Ⅰ의 분석은 국가 융합 계획에서 분석대상 사업과 과제를 도출하는

절차이다. 앞 장에서의 융합 관련 각 부처 및 NST의 주요 정책 고찰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융합 관련 국가 기본계획에서의 전략별 추진과제를 시행(실행)계획에서의

사업 단위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NST의 융합연구 전략별 관련 사

업들을 수집한다. 두 번째, Part Ⅱ에서는 Part Ⅰ에서의 사업과 관련한 과제들을

목록화하여 이 과제들을 수행하였던 주체 수준으로 분석 단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과제 수행 주체인 산·학·연 중 연(硏)에 해당하는 출연(연)들이 수행한 과

제만을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성과평가 요인들을 활용한

인터뷰 및 설문을 진행한다.

이러한 분석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결과로서의 융합’(과제)

의 개념과 ‘수단으로서의 융합’(수행주체) 개념을 동시에 만족하면서도 두 개념을

연결하는 치밀성과 체계성을 갖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횡적융합 개

념과 종적융합 개념을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출연(연)의 과제 수행

방식의 현실을 좀 더 근접하게 반영한 연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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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NST 융합연구 사업에서 추진 중인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NST 소속 출연(연)들의 과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협업 특성과 그 성과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두 요인 간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설문 방

법론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 출연(연)들의 연구협업 현황을 파악하여 이것이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하기 위함이다. 설문 대상 1 그룹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 및 관련 연구진으로서, NTIS의 과제 서

지정보 추출 과정에서 수집된 연구책임자 집단이다. 설문 대상 2 그룹은 NST에서

지원하는 융합연구 사업에 참여중인 출연(연) 연구진으로서, 융합연구단 사업과 창

의형 융합연구사업 참여 책임연구자 집단으로 구성된다.

실증 결과에 대하여 실제 연구 현장에 근거한 타당성 있는 해석을 위하여 연구자

인터뷰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출연(연) 융합 연구의 기획, 추진과정,

협업 방식, 과제 종료 후 성과 등 이슈들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

다. 인터뷰 대상 연구책임자는 크게 두 가지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NST 과제에

모두 관여중인 경우, 그리고 2개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이

다. 이러한 연구책임자는 융합적 연구 방식에 익숙하거나, 다양한 특성이 있는 융합

과제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문 설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문제는 출연(연)의 협업 강도(strength)를 어떠

한 요소와 항목에 의하여 측정할 것이며, 융합연구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다. 특히, 융합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양적 지표인 논문, 특허, 사업화

등의 전통적 성과만 활용하는 것은 융합의 무형적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융합은 기존 연구의 범위 확대, 새로운 연구 분야의 창출,

연구자 간 네트워크와 교류의 확대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과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연구자 간 협업적 활동은 이러한 성과들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업적 융합연구의 정도에 따른 정성적

성과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양적 지표 중심의 성과 측정 방식을 보완하는 접

근 방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융합연구 특성을

반영하는 성과 분석결과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설문의 구조는 크게 협업 구성요인과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논의 고찰을

통하여 1차로 정리하였던 협업 구성요인은 다시 수단/빈도, 대상/빈도, 구조, 내용이

라는 네 가지 세부 요인으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성과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연구

개발 성과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논문, 특허, 사업화 등 정량적 지표들을 활용하였

다. 또한, 기존 논의 고찰을 통하여 1차로 정리하였던 정성적 성과평가 항목들은 연

구진 간 논의를 거쳐 크게 다양성, 독창성, 지속성의 세 항목으로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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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 과제 종료 후 여러 분야에 걸쳐 성과가 창출되었는지 여부

(2) 독창성: 과제 종료 후 새로운 분야에서 성과가 창출되었는지 여부

(3) 지속성: 과제 종류 후 연구진 간 관계 유지 여부로서, 해당 연구 과제를 통해

알게 된 참여연구진과 과제 종료 이후에도 교류 활동이 지속되어 왔는지를 의미

(그림 4)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NST 융합사업 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책임자 설문 구조

이러한 설문 구조를 반영한 최종적인 분석 모형은 (그림 5)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 主독립변수는 앞에서 협업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하였던

구조, 수단, 대상, 내용이며 각각 더미 변수(dummy variable) 또는 세부 항목들의

정규화 평균값(normalized average value)을 적용하였다. 통제변수(control variable)

로서, NTIS 및 NST를 통하여 수집한 각 과제별 기초-응용-개발의 연구개발단계

더미 변수, 이학(理)-공학(工)-농학(農)-의학(醫)-인문학(人) 분야로 구성된 참여연

구진 분포의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 변수, 그리고 연구비 총액에 자연로그

를 취한 정규화 변수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서, 정성적 변수는 다양성, 독창성, 지속성의 세 개

범주로 구성되며, 정량적 변수는 논문 수, 특허 수, 기술사업화 수의 세 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개수에 따라 회귀분석 수행의 횟수가 결정되는

데, 이 경우 종속변수가 6개이므로 총 6회의 회귀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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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다중 회귀분석 모형

3. 자료수집

본 분석에서의 방향성 역시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에서도 도식

화한 것처럼, 현재 한국의 출연(연)이 수행하고 있는 융합관련 연구개발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차원과 NST 차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자료수집 역시 두 가지의 상이

한 경로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행 국가융합기술발전전략과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R&D 사업들은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자료원

(data source)의 관점에서 본다면 NTIS에서 관련 서지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타당하

다. 융합기술시행계획 및 산업융합발전실행계획에서 언급된 과제목록 중 그 수행주

체가 출연(연)인 경우의 과제들을 추출하여 NTIS의 과제 서지정보를 수집한다. 여

기에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출연(연)이 수행한 융

합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라고 하더라도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융합 관련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이미 각 부처에서 추

진 중에 사업들을 취합하여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 사업들에 포함된 상

당수의 과제들은 실제로 개별적으로는 융합형 과제의 성격과 상관이 없을 공산도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료 수집 절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조건

(filter)에 의하여 과제 목록들을 더 정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6)은 ‘순정 융

합 과제’를 추출하기 위한 필터링 프로세스를 도식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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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융합관련 사업-과제-주체 연결을 구현하기 위한 자료수집 절차(NTIS의 경우)

(1) 정부 각 부처의 융합관련 시행(실행)계획의 사업목록을 기반으로 연관된 과제

목록을 수집하는 기본 절차를 진행한다(예: 융합기술발전전략 시행계획의 123개 사

업 5,000여 개 과제 목록).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본 과제 목록이다.

(2) 연구주체 상 산·학·연 중 연(硏)을 중심으로 1차 필터링을 진행한다. 이는 출

연(연) 수행 과제만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3)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상 2개 이상의 연구 분야(domain)에 걸쳐 있는 과제들

을 필터링한다. 이는 ‘연구주제’ 필터링이다.

(4) 연구주체 상 2개 이상의 연구자나 연구조직(researchers/research institutes)이

포함된 과제를 필터링한다. 이는 ‘연구주체’ 필터링이다.

종합하면, (1)과 (2) 자료를 기반으로 (3)과 (4)의 필터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가장 순정의 융합관련 과제만 도출한다. 즉, (3)의 ‘수단으로서의 융

합’과 (4)의 ‘결과로서의 융합’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수집함으로

써 현존하는 다양한 융합연구 개념을 구현하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NTIS를 통하여 추출한 2015년 국가 R&D 과제들 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절차에서 소개했던 주제 필터와 주체 필터의 다학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융

합적 성격이 강한 과제는 총 124개였다. 이 과제들은 총 16개 NST 산하 과학기술

출연(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이 46.58%를 차지하고 있다. 124개 과제들의 연구책임자 수는 총 115명이었

다. 이것은, 2개 이상 과제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NST 융합연구사업 사업의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NST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과제 및 참여 출연(연)에 대한 서지정보

를 추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정보는 NTIS에서는 검색할 수 없다. 따라서 NST

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합연구 사업 및 과제 정보와 함께, 이에 참여하고 있는 출연

(연) 및 관련 연구진 정보를 NST의 실무 협조를 받아 수집하였다. 2014년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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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융합연구사업 연구과제 책임자는 총 87명으로, 융합연구단 46명 및 창의형 융

합연구사업 41명(주관책임자 14명, 세부과제책임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두 데이터세트는 동일한 필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증분석을 진

행할 때는 두 그룹들을 통합하여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NTIS에서

활용하고 있는 과제 및 연구진 관련 서지정보 필드들을 NST에서도 동일하게 제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선행 후 두 데이터 필드를 최종적으로 통합하였다. 최

종적으로, 두 개 융합관련 사업의 성과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어 설문에 참여한 104

개(국가연구개발사업 55개, NST 융합연구사업 49개)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설문조

사 결과를 해당 연구과제의 서지정보와 결합하여 실증연구에 활용하였다.

V. 분석 결과

1. 회귀분석

1) 회귀분석 Ⅰ: 협업 강도가 정성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우선, 협업 강도가 정성적 종속변수인 다양성, 독창성,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표 6> 참조). 첫 번째, 종속변수가 다양성일 경우 협업

내용 변수의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Beta = 0.253, p = 0.026). 이는 기술지식 및 업무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협업내용

의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통

제변수 중에서도 다양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견된다. 전체 설문분석 대

상 과제 중 응용연구에 속한 그룹이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Beta = 0.231, p = 0.073). 연구개발단계는 더미변수로서, 0 그룹은 기초연구에

속한 그룹이다. 따라서 응용연구에 속한 과제 그룹이 기초연구 그룹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0.231 만큼 다양성 성과에 대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종속변수가 독창성일 경우 협업대상 변수의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

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Beta = 0.260, p = 0.056). 이는, 국제협

력 및 외부 조직의 연구진 등을 포함하는 협업대상의 수가 많고 그 활동이 적극적

일수록 새로운 분야에서의 성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종속변수가 지속성일 경우 협업구조 변수의 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

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Beta = -0.394, p = 0.000). 연구개

발단계와 마찬가지로 협업구조는 더미변수로서, 0 그룹은 모듈형을 의미한다. 따라

서 집체형에 속한 과제 그룹은 모듈형 과제 그룹에 비하여 과제 종료 후의 연구진

간 관계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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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견된다. 전공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전공

H-index(Herfindahl index)의 경우 그 값이 높을수록 전공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즉, 참여연구진들의 전공이 같은 전공분야에 몰려 있는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전공집중도가 높을수록 연구진 간 관계 지속성에 양(+)의 영향

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Beta = 0.187, p = 0.051).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응용연구 분야에서의 연구진 간 지식과 자원의 상호

공유·교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창출에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국내외 협업 파트

너의 다변화는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셋째, 유사한

전공 분야 연구진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연구시설에서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모듈형 방식이 연구자 간 지속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다.

2) 회귀분석 Ⅱ: 협업 강도가 정량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협업 강도가 정량적 종속변수인 해외논문 수, 특허 수, 기술이전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표 7> 참조). 첫 번째, 종속변수가 해

외논문 수일 경우 협업대상 변수의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Beta = 0.310, p = 0.016). 이는 국내외 협업 파트너의 종류

가 다양할수록 국제 학술성과가 높은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 종속변수가

특허 수일 경우 독립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요인은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통제변수인 연구비 총액의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Beta = 0.207, p = 0.061). 과제별 연구비 규모는 특허

의 양적성과 증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전공분야의 다양성 통제변수 역시

특허 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연구진의 전공이 다양할수록 특허 수

의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84, p = 0.059).

세 번째, 종속변수가 기술이전 수일 경우 협업구조 변수의 양(+)의 상관관계가 발

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Beta = 0.230, p = 0.046). 즉, 모듈

형에 비하여 집체형 연구수행 체계는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중 협업내용은 기술이전 수에 대하여 역으로 부(-)의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Beta = -0.181, p = 0.099). 즉, 연구진 간 지식 및 자원의 상호보

완과 공유 항목이 많다는 것은 기술사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도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견된다. 연구

개발단계 상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에 속하는 과제 그룹은 기초연구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사업화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응용연구 및 개발

연구 그룹 각각 Beta = 0.219, p = 0.069; Beta = 0.201, p = 0.090).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국내외 협업 파트너의 다변화는 학술적 연구 성과 창

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둘째, 기술적 성과로서의 특허 창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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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전공의 연구진 편성이 필요하다. 자금력 역시 특허 성과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셋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 및 자원을 상호

공유하기보다는 응용 및 개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협업내용을 단순화·단일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물리적 공간을 함께 하는 집체형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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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회귀분석 결과는 그 성과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통된 패

턴을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이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

상은 종속변수가 정성적 성과인가, 정량적 성과인가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정성적 성과인 독창성 및 정량적 성과인 해외논문

실적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요인으로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성과

변수이다. 이러한 지식의 원천 창출 활동에서는 협업 파트너의 다변화가 필수적인

성공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술적 성과 또는 상업적 성과를 창출하는 활

동은 성격상 그 목적이 매우 명확하고 뚜렷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

에 특정 분야의 자원 및 지식의 치밀한 결집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공산이 크

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사 분야 연구자들이 집체 작업 방식이 효과적이다. 즉, 목적

성이 높은 융합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프로젝트형 연구 체계 및 조직이 필요하

다. 세 번째, 지식 창출의 다양성이나, 과제 수행 기간에서는 바로 측정할 수 없는

연구진 간 관계 지속성이 중요한 성과 요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는

특히 융합연구 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연구진 간 다양한 방식의 지식과 노하우, 시설·장비 등 공유·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시간을 두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여유가 중요하다. 즉, 융합 연구 과제에서는 개별 연구자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교류와 학습 활동이 장기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

행 중인 출연(연) 연구책임자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했을 때, 융합연구에서의 협업 강도는 기존의 정량적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성과변수와도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또한, 협업의 구체적 수준에서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세

부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패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기

존의 정량적 성과 지표 외에도, 융합 연구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정성적 성과 지표

를 도입함으로써 융합의 성과에 대한 새롭고 특징적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VI. 정책제언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에서 협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였고 실제 협업

의 강도와 융합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때 융합연구의 협업

강도를 협업수단, 협업대상, 협업구조, 협업내용의 측면에서 각 빈도와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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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융합도와는 다른 협업성 측면의 판단이 가능한 구조를 설

계하였다. 또한 협업의 강도에 따라 융합연구의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융합연구의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때

융합연구 성과를 단순히 전통적인 지표인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만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과의 다양성, 독창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정성적인 성과를 포함하는 보다 포

괄적 관점의 성과분석 틀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출연연구소의 협업으로 분석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이 과정

에서 출연(연) 소속 연구자 중 융합연구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책임자급

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현장이슈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 출연(연)의 협업 활성화를 통한 융합연구 성과 향상과 관련

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융합연구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구조 최적화

지금까지의 융합은 ‘더 많은 주체가 더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인식

되어 왔다. 이는 융합이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바가 이러한 인식과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여 창출한 결과물 또한 융합적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를 몇 가지

주요한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성과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앞 장

에서의 분석 결과들을 고려하였을 때, 융합연구에서의 협업 방식에 따라 성과의 유

형 역시 다각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정책의 대안 역시 협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업강도를 의미하는 협업의 수단·대상·구조·내용에 따른 사업구조 최적화

가 필요하다. 이는 융합연구의 목적으로도 연결되는 만큼 차별적 사업구조가 마련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기초분

야에 해당하는지, 혹은 응용개발 분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며, 지

향하는 성과의 형태가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과의 다양성을 촉발하고자 하는 것인지 新지식의 창출과 같은 독창적

연구 성과를 지향하는지에 따라서도 주요 고려 요소가 다르며, 연구자 간 네트워크

지속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할 정책 수단 또한 다름을 시사한다.

둘째, 과제의 고유 특성에 따른 사업구조 최적화가 필요하다. 특허성과 창출에 연

구비 규모와 전공집중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또한, 전공집중도가 높을수록

연구자간 네트워크 지속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진 분포, 연구 규모, 기술

단계 등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운영 방식을 차별화하여 최적의 성과창출 구

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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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융합연구투자 전략 마련

융합연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상호 협력하여 기존

에 해결하지 못했던 요소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창출해 낸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주체가 상호 협력하는 것인데 이러한 협

업은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협력해야 하는 주체를 탐

색해야 하며 협력주체가 서로의 방법론을 서로에게 설득하고 적용하는 검증의 과정

이 있어야 상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지속을 통해 얻어지는 궁극

적 효과는 융합해야 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전문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서, 실제로 연

구자들은 협업을 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단보다 협업 대상을 탐색하

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것을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슈

로 인해 현장에서는 자신의 경력기간 내 수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대방과

협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지속할지 배제할지를 판단하는 시행착오

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자신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정제하고 확장하여 협력대상과의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이 과정이 오랜 기간 지속

되면 자신의 전문가 네트워크에 속한 연구자의 네트워크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또한, 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형태로 확장되는

성숙의 단계로 전환된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

은 융합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그 지원

방식과 내용을 적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1) 융합연구 대상 탐색을 위한 지원방안 강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융합연구에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는 융합해야

하는 대상을 식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통상 연구주제를 주도한 연구자가 자신

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논문 및 특허와 관련한

기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업할 대상을 발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

로 연구자의 전문가 네트워크는 자신의 주력 연구 분야 및 전공에 의존적이어서 관

련 유관분야의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자가 대다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논문 및 특허관련 기술 자료의 검토과정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발굴하는 것

또한 타 분야의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하는 대상이 해당분

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연구자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재 연구자의 교류활동은 주로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는 동종분야 내의 교류활동의 측면이 강하다. 이종분야간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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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학제에 기반한 학회가 상호 연합하여 이슈를 탐색하는 실험이 활성화 되

어야 하며 횡적인 관점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회의 탄생

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출연(연) 소속 연구자간의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

초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 단계에서는 주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소개하는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겠다.

다른 측면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는 방안은 연구자 중심의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

고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연구재단 사업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

자 DB와 사업관리시스템, KISTI가 관리하고 있는 NDSL(논문, 특허), NTIS(정부

R&D)의 통합정보체계(Single View)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2) 융합연구 주제 탐색을 위한 탐색형 기획과제 확대

융합연구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융합연구가 단순히 지식의 전문성이 결합된다고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간 상호 협력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전

문성뿐만 아니라 인격적 측면(personality)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이는 협업 대상 연구자가 갖춘 실적측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상호 협

업 활동을 실험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융합연구가 가능할 것인지를 탐색하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융합연구의 경우 초기 기획의 단

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을 완벽하게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특

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제를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기획활동이

중요한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자가 상호 과제를 중심으로 모여서 아이디

어를 공유하고 적절한 협력대상을 탐색하기 위한 탐색형 기획과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앞선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설

정하여 성과중심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기초적 성과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보다 자율

적이고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자

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주체가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연구주제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간결한 방식이 유

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발적 동기에 의존해야 하는 탐색연구의 특성상(성과

에 非의존적) 연구자의 지적 호기심과 자율에 기반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소액과제

의 형태로 다양한 과제를 기획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非정산(grant형) 및 非경

합 방식, 상향식제한 방식 등의 운영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융합연구 심화를 통한 실질 성과 창출

협업 대상과 융합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된 전문가 네트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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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간 신뢰가 확보된 경우는 보다 심화된 융합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적 준

비가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융합연구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이슈와 이에 부합하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융합연구의 단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NST 소관사업인 융합연구

단사업과 같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

원의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화연구의 경우 핵심적으

로 필요한 연구자간의 융합의 맥락에서 집중적 협업이 필요하며 이들 간의 협력해

야 하는 내용적 측면 또한 역할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다

시 요약하면 특허, 사업화와 같은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융합연구의 경우 기존

탐색과정에서 확보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융합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필수적 협업 대

상과 협업 내용을 한정된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융합 연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는’ 일종의 지식 수렴 프로세스이다. 본 분

석은 이러한 프로세스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협업이 효과적인

지에 대한 증거 기반 분석 결과를 통하여 향후 융합 연구 정책 진단과 분석적 평가

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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