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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기술 력은 각 국가를 해서 요한 정책이며 이러한 과정은 특히 복잡하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국제기술 력

의 모든 복잡한 과정을 국제기술 력을 실행하는 실무진들, 기 과 정부 등을 해서 간단하게 볼수 있는 모형개발은 요하

다고 할수 있다. 그  특히 평가단계는 국제기술 력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내다 볼수 있는 것은 성공 인 력을 

해서 필요하지만, 여기에 한 모형은 아직 없다. 본 논문의 목 은 국제기술 력 평가단계에서 하부 로세스 모형을 개발

하는데에 있다. 제 2장에서는 로세스모형을 개발하기 한 이론  배경으로 되어있고, 제 3장에서는 평가단계의 특징  

실질 인 모형이 개발되었다. 제 4장에서는 개발된 모형이 실행되고 있는 EU FP7차 국제기술 력 평가과정을 살펴보면서 

개발된 모형을 실증분석 하 다. 이어서 제 5장에서는 결론 분야로서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본 연구

의 결과로는 기존에 평가단계에서 새로운 단계가 개발될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하 다는 것과,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하나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수 있다. 향후에는 다른 단계들도 하부 단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is quite complex. If the complexity is reduced and 
mirrored as a simple model, it could be of great assistance to government agencies and staff to support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evelop the underlying process model in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evaluation phase. The paper provides in the second chapt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developing a process model. In the third chapter, the features and the practical model of the evaluation phase are
presented. Chapter four presents a case with substantial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ment model. EU FP7th as 
a case study was examined in the hindsight of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evaluation process. The 
concluding, chapter five, presents th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e results show that a new phase 
can be analyzed on the level of the evaluation step.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at the empirical study consists
of a single case study only.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he sub stages of other steps in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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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기술 력의 실행되는 과정에 한 지식은 력을 

실행하는 그 주체기  뿐만이 아니라 국제기술 력을 지

원하는 정부부처에게도 요하다. 이러한 에서 학계

에서 그 동안 발표된 국제기술 력 로세스를 보면

[1,2,4,5] 김진숙을 통해서 모형이 개발되었다. 김진숙에 

의하면 국제기술 력 로세스 모형은 크게 5 단계로 구

분되고, 시작단계, 트  선정단계, 계약단계, 기술 개발

단계 그리고 종료단계로 이어진다(참고 [Fig. 1]).

[Fig. 1]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rporation Process 
Model 

교섭단계에는 국제기술 력을 해서 해당 정부에서 

공식 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여 기술 력 주체 기 , 

학교  연구소 기 들은 자신들의 기술 력을 한 

내용 등에 해서 더 큰 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편

이다. 이에 반해 평가단계에서는 정부의 공식  지원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술 력 주체들은 자신의 제안서 

제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한 이것은 성공 인 기술 력 계약서 체결을 

한 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요성에 반해 지 까지 

국제기술 력 분야에서 평가단계에 한 구체 인 하부 

로세스에 모형에 한 연구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술 력 로세스 모형  에서 

특히 평가단계를 으로 그 하부 로세스 모형을 만

드는데 연구의 목 을 두도록 한다. 제 2장에서는 로세

스 모형개발을 해서 필요한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국제기술 력 평가단계 모형을 해서 국

제기술 력 평가단계의 특징을 통해서 국제기술 력 평

가단계 하부 로세스 모형을 만든다 이어서 제 4장에서

는 제 3장에서 개발된 하부 로세스 모형을 EU FP 7차 

국제기술 력의 평가단계 하부 로세스 실질 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합성을 살펴본다. 끝으로 제 5장에서는 

향후 연구방향  연구의 한계 을 제시하 다.

2. 프로세스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

일반 으로 계를 모델에 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구조모델(structure model)과 과정모델(process 

model)이다[9]. 구조모델에서는 개개의 역의 계가 정

으로 표 되는 데, 이것은 그 구조상의 상호 계가 정

해지는 거래과정을 모델에 묘사하는 것이다. 그의 근

방법은, 공 자와 수요자, 아니면 그것은 넘어선 방간

의 비즈니스 계 안에서의 장기 인 안정성, 질과 성공

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를 찾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9,11]. 이러한 구조모델은 로세스모델과 상이하게 하

나의 동시묘사를 통해 시간 인 이 제외되었다는 것

이다. 이에 반해, 로세스모델에서는 시간을 하나의 

요한 계를 결정하는 요소로써 고려하고, 그 시간 인 

흐름에 따른 거래 계자의 작용과 반작용과 그의 연속인 

상호 향을 규정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9]. 한 

여기에는 거래 계자의 행동의 흐름, 구조와 계의 성

공을 규정짓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근본

으로 구조모델과 로세스모델의 차이 은 구조모델

에서는 상황구조가 으로 묘사되는 것에 비해 로

세스모델에서는 행동구조를 으로 다룬다는 것이

다[11].

일반 으로 계를 로세스모델에 담은 근방법에

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특정한 거래만을 심으로 

다루는 그리고 다른 거래와는 단 시켜서 묘사하는 거래 

안의 근방법(intraprozessual)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체 으로 총 으로 거래와 거래사이에서의 흐름을 묘

사하는 거래간의 과정을 묘사하는 근하는 방법(inter-)

이 있다[9]. 첫 번째의 근방법에서는 한 거래가 다른 거

래로부터 분리되어 고찰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들을 연쇄

인 계로 보지 않는다.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의 근

방법은 거래 하나 하나보다는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요시하고 한 거래 체의 흐름에 들 두는 

방법이다. 이 근방법에서는 상황구조에 행동구조를 덧

붙여서 정 인 것과 동 인 것을 동시에 고려한다[1,2].

어떤 한 모델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으로 

그 모델객체의 특이성이 모델 안에 잘 내포되었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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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수직 계 기업 비즈니스의 특이성 에서, 특히 최

의 구매결정과 차기구매결정의 계에서 비롯되는 연

쇄연결 향과 동일반복구매형태는 수직 계 기업

-Business의 가장 핵심 인 특수성이었다. 만일 이 문제

가 모델에 잘 담아질 수 있다면 우선 그 모델의 근방법

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3]. 이 최 구매와 차후구매의 

연쇄연결 향은 특히 어떤 한 거래를 으로 다룰 

수 있고 한 그것을 통해서 최 구매와 차후구매의 

계가 잘 분석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8]. 

이러한 구매간의 계를 잘 묘사 할 수 있는 근방법은 

한 거래를 집 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거래 안 근방

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수직 계 기업 비즈니

스 모델의 근방법을 첫 번째의 방법인 거래 안 근방

법을 채택하 다. 

하나의 로세스모델은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로세스모델을 개발하기 해서는 우

선 그 단계의 수가 정해져야 되고, 그 바탕에 각 단계의 

내용이 묘사되어야 한다. 그 게 할 때 비로소 구조모델

과 다른 로세스모델의 장 이 강화될 수가 있다. 모델

개발의 기본을 본 논문에서는 형 인 의사결정과정에 

두고, Process-Model을 개발하기 해서의 이론  사고

는 행동학인식과 함께 Transaction cost theory의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두었다. 모델단계구분에서는 실제 으

로 어떠한 사실과 일치할 수 있는 지수를 근거하여  각 

단계를 나 었다[2].

이러한 기본 인 모델 근방법을 제외하고도, 어떤 

로세스모델을 개발할 때 모델개발자는 요구사항  단

기 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기 에 의

해서 모델이 개발되느냐는 것이다[6]. Little의 Decision 

Calculus 에 의하면, 그 단기 은 1)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쉬워야 한다. 3) 일치화 할 수 있어야 한다.  4) 

일반 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9]. 

이런 기본 인 모든 근방법에 기 하여 국제기술 력 

제안서 단계 하부 로세스 모형을 개발토록 한다.

3. 국제기술협력 평가단계

3.1 평가단계 특징

평가단계에서는 트 를 선정하는 것이다. 즉 트

탐색에서는 크고 작은 가능한 트 에 한 스크린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요한 것은 잠재 인 트 와 

력목 , 규모와 력활동 룰에 한 기 을 마련한다

[11]. 

트  탐색 여러 방안들이 고려된다. 정부를 통한 국

제기술 력 트 를 탐색할 수 있고, 기존에 자신이 알

고 있는 기술 력 트 를 탐색할 수 있다.

한 지 까지의 력 기본방향에 비추어 탐색 하나 

는 몇몇의 트 를 잠정 으로 정하게 된다. 합한 

력 트  분석은 트 의 강   약 , 기업문화 등

에 한 요인들이다. 성공 인 력을 한 트 의 기

업문화는 서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서 해당하는 것으로는 조직문화, 갈등해결방법, 커뮤니

이션 문화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트  간에 잘 맞으

면 성공 인 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밖에도 기업

략이 서로 잘 맞아야 한다.

한 잠재 인 력 트 와의 력에 한 목 , 규

모와 력활동에서의 규칙에 해서 구체 으로 계산하

게 된다. 트 가 확실하게 선정되면 다음 계약단계로 

넘어간다.

트  탐색단계에서 조사된 기업체들은 트  탐색

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트  탐색

을 해서 상시 온라인 개설  회 등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2 평가단계 하부프로세스 모형

국제기술 력 평가단계에서 하부 로세스 단계는 크

게 3 단계로 구분된다: 비단계, 채 단계 그리고 종료

단계. 비단계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제출된 제안서를 

마감을 통해서 공식 으로 시작되고, 따라서 이 단계에

서는 다음 채 단계에서 이루어질 내용의 일치성의 검

을 하게 된다[7,11]. 컨  제출된 서류의 사업공고  

과제공고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시작단계가 끝나면 제안서 채 단계를 해서 평

가단이 형성되고 평가항목이 설정된다. 평가단에서 요

한 업무는 입찰공고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문가를 

심으로 형성되고, 이 형성된 평가단에서의 주요 임무는 

공정한 평가를 한 평가항목을 공식 으로 설정하는데 

있다. 그리고 입찰 제안서에 한 채 을 끝으로 종료단

계로 넘어간다. 종료단계에서는 채 된 성 을 제안서 

제출한 기   주체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과, 평가결

과를 확정하는 것으로 매듭을 짖게 된다(참고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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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odel of the Evaluation Process in a 
Technological Cooperation

4. 사례분석: EU FP 7차 제안서 

평가단계 

4.1 준비단계: 제안서 검토

제안서는 사업공고문과 과제공모문을 보고 제출하게 

된다. 사업공고의 내용과 시기는 워크 로그램에 명시

되어 있다. 사업공고에 한 통지는 유럽연합 공식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을 통해 발표한

다. '과제공고문안' 은 EU집행 원회 웹사이트에 발표되

며, 워크 로그램의 주제에 한 참고도 포함되는데, 제

안서 공모 안내, 상 사업 산, 가능한 지원방법, 제출마

감일, 그리고 자 제안서 제출 서비스 (Electronic 

Proposal Submission Service: EPSS) 링크 등에 한 안

내가 담겨 있다. EU는 특히 제안서 제출이 에 사 검토

(Pre-proposal checks)가 이루어진다. 

특정 과제공모의 성격에서 보장되는 경우, EU집행

원회에서 제안서 사  검토 비공식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는 잠재  신청자들에게 제안서가 격성을 갖추

었는지 그리고 과제공모의 상 범  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하여 조언을 제공하기 함이다. 가능하다면, 

사  검토 비공식 자문 서비스 차에 한 구체 인 내

용은 신청자 안내서 (Guide for Applicants)에명시된다.

그 다음으로 격성을 확인(Eligibility check)하게 된

다. 즉 제안서는 평가를 해 보 되는 경우, 모든 격성 

평가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항목은 엄격하게 용된다. 

4.2 채점단계

4.2.1 제안서 채점 (Proposal scoring)

문가들은 각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고려 상 이슈

를 면 히 검토하고, 이를 0에서 5 사이의 척도를 사용

하여 수를 매긴다. 0.5  단 까지 채  가능하다. 평가

상인 각 기 에 하여, 수 값은 아래와 같은 평가내

용을 뜻한다.

0- 제안서가 조사 상인 평가항목을 다루지 못하거

나 락이나 불완 한 정보로 인해 평가 불가능하

다.

1- 불량(Poor). 평가항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거나 

심각한 내재된 취약 이 존재한다.

2- 보통(Fair). 제안서가 평가항목을 체 으로 다루

고 있긴 하지만, 요한 취약 이 존재한다.

3- 양호(Good). 비록 개선이 필요하지만, 제안서가 평

가항목을 잘 다루고 있다.

4- 매우 양호(Very Good). 일부 개선이 여 히 가능

하지만, 제안서가 평가항목을 매우 잘 다루고 있

다.

5- 우수(Excellent). 제안서가 해당 평가항목의 모든 

련 부분을 성공 으로 다루고 있다.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 이다.

4.3 종료단계

4.3.1 결과통보

EU집행 원회는 평가가 끝난 각 제안서의 코디네이

터에게 서한(“최  정보 서한”)을 자 으로 송부한다. 

이때, 부록 C에 명시된 2단계 차  1단계를 성공 으

로 통과한 지원자들은 제외하고, ESR을 함께 송부한다. 

ESR은 물론 종이 인쇄물로도 달 가능하다. 이러한 서

한은 신청자들에게 그들이 제출한 제안서가 문가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 받고 있는지 신속하게 알려주기 함

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EU집행 원회는 선정과 지원

과 련된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 신청자 안내문

(Guide for Applicants)에 이러한 서한의 상발송일자가 

 있다. EU집행 원회는 패  보고서의 일부를 구성

하는 ESR을 변경하지 않는다. 단 외 으로, 가독성을 

향상시키거나, 사 에 교정을 통해 피할 수 있었을 법한 

사실의 잘못된 기입이나 부 한 평가의견을 제거하기 

한 경우는 가능하다. 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하

지 않는다. ESR은 패 에 의한 최종 검토를 포함하여, 

문가들이 합의한 컨센서스를 반 한다. ESR에는 각 평

가항목에 한 평가의견과 수와 총 이 포함되며, 가

능한 경우 총평을 제공한다. 제안서를 상을 해 보류

한 경우는, 기록된 평가의견은 반드시 해당 수에 한 

충분하고도 분명한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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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해 제안서를 보류하고 있는 경우, 제안서 변경

에 한 권고는, 외 인 경우, 기타 제안서와 클러스터

를 형성하거나 합치는 가능성을 제시할수 있다. 평가 최

을 통과하지 못한 후 기간된 제안서의 경우, ESR에 

담긴 평가의견은 최 을 통과하지 못한 시 까지 검토

된 항목에 해서만 완료된 것이다. 부 격으로 정된 

제안서의 코디네이터들은 이러한 부 격 정에 한 근

거를 통보 받게 된다.

보안상의 이유로 기각된 제안서의 코디네이터들은 그

러나 기각 정에 한 근거를 통보 받게 된다.

4.3.2 평가 결과의 확정

이 단계에서는, EU집행 원회 직원들이 문가에 의

한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제안서에 한 자체 평가를 수

행하고, 특히 공동체 재정분담에 한 검토를 이러한 

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상을 해 보유 인 제안서 명단은 가용 산(과제

공고문에서 제시한 가용 산) 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다

수의 제안서를 과제 상 실패, 제안서의 철회, 상  

동의한 산축 실패, 다른 재원으로부터의 추가 산 

확보 등과 같은 우발 인 사태가 발생할 것을 비하여 

여분으로 남겨둘 수 있다. 유보 상인 제안서의 코디네

이터들은 추가 펀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  

약을 작성하기 한 상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확인서에는 상에 

한 더 이상의 추가 제안이 없을 최종 날짜를 시할 수 

있다.

특정 과제공모를 한 산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유

보”명단에 있는 지원받지 못한 제안서의코디네이터들에

게 이를 알리고, 해당 제안서를 불합격시킨다.

5. 결론 

본 3장에서 개발된 평가단계 내에서의 하부 로세스 

모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었다: 시작단계, 채 단계 그

리고 종료단계이다. 여기에서 개발된 하부 로세스 모

형이 제 4장에서 EU FP7차 국제기술 력을 평가하는 실

질 인 과정통해서 살펴보았다. 즉 개발된 모형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학문

 기여는 국제기술 력 모형의 복잡한 평가단계를 단순

한 모형으로 개발을 시도하는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본 로세스 모형이 더 확장된 실증분석을 하지 못

했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논문의 

학문 인 발 을 해 실증분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독창 인 다양한 사례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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