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科學技術行政의 現狀과 問題点  

動向分析硏究室編  

1. 調査의 目的 

지금까지 일본의 科學技術活動은 전체적으로 보아 應用技術이 뛰어난 형태로 연구 개발이 

전개되어 온 데에 그 特色이 있으며, 應用的인 技術面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최첨단의 수준에 

있다. 그러나 近年, 과학 기술이 高度化, 複雜化되고 연구 내용도 다른 분야의 境界領域, 

複合領域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어, 앞으로는 종래와 같은 應用. 開發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

에 머물지 않고 創造的. 基礎的. 硏究를 한층 더 추진하여 국가 전체로서 종합적인 科學技

術振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민 전체의 理解와 協力을 얻으면서 과학기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

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省廳 의 시책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整合性을 살

릴 시책 전개가 극히 중요하다. 

국가의 科學技術施策의 현상을 보면 각 省廳 이 분담하는 체제하에서 국가 전체로서 짜임새 

있는 과학기술의 종합적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科學地術廳, 文部省 등의 각 省廳 통한 

連携協力下의 시책 추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관계 예산이 종합적·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적절한 배분과 집행 방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 省廳의 연구 추진 체제의 바람

직한 상태에 대해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종합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

다.  

그리고 硏究開發의 基盤에 관해서는 연구 시설·설비의 공동 이용·외부 개방, 과학기술 정

보의 유통의 원활화, 실험 동물 등의 개발, 보존, 공급 체제의 정비 등을 착실히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더욱이 産學官의 硏究交流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조건을 한층 더 정비할 필요가 있고, 國立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연구 체제 등의 재검토. 연구 관리· 

평가 체제의 확립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總務

廳 에서는 産學官을 통한 과학기술의 종합적 진흥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1990년 10월부터 

1991년 3월에 걸쳐 과학기술에 관한 각 省廳 의 施策과 國立 연구 기관 등의 연구개발 업무

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① 국가의 과학기술 행정의 종합 조정 기능의 

충실 강화. 각 省廳의 連携 ·協力의 강화. ② 國立硏究所, 大學 등에 있어서 연구 활동의 

활성화, ③ 産學官의 연구 교류 등의 촉진 등에 대하여 1992년 6월에 科學技術廳 등 13개 

省廳에 대하여 勸告하였다.  

Ⅱ. 調査 結果  

1. 국가의 종합적 연구 추진 체제의 바람직한 상태  

(1) 국가의 종합적 연구 추진 체제  

가. 科學技術會議 보고의 후속 조치의 충실  

科學技術會議는 과학기술회의 설치법 (1959년 법률 제4호)에 근거하여 내각 총리 대신의 자

문 기관으로서 1959년 2월에 설치되어,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인 政策의 수

립, 과학기술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硏究目標의 설정,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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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히 중요한 것은 推進方策의 基本을 책정하는 일 등에 대하여 내각 총리 대신에게 보고

하거나, 필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그 事務는 科學技術廳에서 

총괄 및 처리(다만 大學에 있어서의 硏究 관계되는 事項은 文部省과 공동 처리)하고 있다.  

科學技術會議는 설치이래 日本의 과학시술 정책의 종합적 기본 방책, 중요 연구개발 분야의 

기본 계획 등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내각 총리 대신에게 보고 하였는 바 이들 보고는 원칙

적으로 총리 대신이 결정하게 되고 관계 省廳에 하달되고 있다.  

또한 科學技術廳 은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政策의 기획, 입안 및 추진, 관계 행정 기관

의 과학기술에 관한 事務의 종합조정 등을 관장하고, 科學技術會議 보고를 추진하는 입장에 

있다. 이번에 관계 省廳에 있어 科學技術會議 보고의 추진 상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科學技術會議 제11차보고 「새로운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과학기술 

진흥의 종합적 基本方策에 대하여」 (1984년 11월 27일 보고, 이하「과학기술회의 제11차보

고 」라 칭함). 同 제13차보고 「國立연구 기관의 중장기적 바람직한 상태 」(1987년 8월25

일 보고. 이하 「과학기술회의 제13차보고 」라 칭함) 및 同 제16차보고 「과학기술 진흥 

기반의 정비에 관한 基本指針에 대하여 」(1989년 12월 5일 보고. 이하 「과학기술 회의 제

16차보고」라칭함)의 관계 省廳 에 있어 추진 상황을 보면 과학기술 회의 보고를 존중해야 

할 指針으로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예를 들어 복수의 國立연구 기관을 관장하는 省廳에 

있어 개개의 國立연구 기관의 범위를 넘은 役割의 재검토, 연구 시설 설비의 공동 이용의 

추진 대책, 과학기술 정보의 공개 대책등 이들 보고에서 지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推進

措置가 충분히 취하여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科學技術廳 은 이들 보고의 관계 省廳 에 있어 실시 상황 및 미조치 사항을 파악

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 이에 대하여 科學技術廳 에서는 

科學技術會議政策委員會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동시에 매년 실시

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의 槪算方針의 조정, 과학기술 진흥 조정비의 배분 등을 통

하여 그 推進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科學技術會議 政策委員會의 후속조치는 일부 보고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매년도의 예산 槪算方針의 조정도 槪算要求 에 計上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 보고의 후속 조치는 충분

히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科學技術廳은 科學技術會議 보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의 검토 과제를 명확

히 하는 관점에서 그 實族狀況, 末措置事項 등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한층 더 충실

을 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후속 조치 結果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의 科學技術振興費  

가.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의 槪算方針의 조정  

과학기술에 관한 行政은 다수의 관계 省廳에서 실시되고 있고 국가 전체로서 짜임새 있는 

효율적,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는 관계 省廳 간의 과학기술에 관한 시책을 적절히 조정하면

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科學技術廳은 과학기술청설치법(1956년 법률 제49호) 제 4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마다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槪算方針 조정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여 관계 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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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으로부터 槪算要求構想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結果를 調整意見書로서 정리하여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되록 大藏成과 總務廳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에 科學技術廳 에 있어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의 개산 방침 조정에 대한 實施狀況을 조

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이 확인 되었다.  

① 科學技術廳에 있어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의 개산 방침의 조정은, 매년도 과학기술 진흥 

시책의 중점 사항,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硏究開發을 기본 방침과 더불어 , 각 省廳의 공

통적인 경비인 硏究者當 積算廳費 등에 대한 공통 지침을 사전에 관계 省廳에 제시하여 실

시하고 있다.  

관계 省廳의 槪募要求와 관련되는 연구 개발 과제 등에 있어 상호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등에 있어 상호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중복의 배제등에 主眠을 둔 

조정이 행하여지고 있고,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에 대하여 관계 省廳의 분담 

등에 관하여 조정을 실시한 것은 1990년도 槪算要求에서 5건, 1991년도 槪算要求에서는 4건

으로 되어 있다. 또한 複數省廳의 別個의 要求構想을 공동 연구 등으로 조정한 것은 3건으

로 되어 있다.  

한편 硏究의 學際化의 進展, 기초적·선도적 연구에의 重點移行 등에 의하여 각 省廳, 각 

硏究機關問에서의 연구 내용의 類似化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多分野에 걸친 複合領域의 

연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各 省廳 전체의 연구 개발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科學技術廳이 예산의 槪募方針 조정에 즈음하여 각 省廳 프로젝트 상호간의 

연계· 협력 및 연구개발의 조직을 초월한 連携·協力이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② 「地下空門의 利用技術의 개발」에 대하여는 運輸省, 建設省 및 通商産業省이 각각 프로

젝트를 設定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바 모두가 地下空門의 개발에 따르는 族工技術, 防災 

또는 환경 대책 기술의 개발 등 類似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의 추진 

및 평가를 담당하는 各 프로젝트의 技術開發委員會(分科會)의 멤버에 각각 다른 사람이 選

任 되어 있는 등 프로젝트 실시에 있어 情報交換 등의 유기적 連携가 불충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科學技術廳은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의 개상 방침 조정에 있어의 각 省廳간의 類似硏

究등에 대하여 각 省廳 상호의 連携·協力 및 연구개발의 조직을 초월한 連携, 協力 이 보

다 잘 이루지도록 調整措置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科學技術振興調整費의 효과적 운용  

과학기술 진흥 조정비는 종합적인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하여 科學技術廳에 일괄 計上되는 예

산으로서 1981년도에 新設되었는데 그 예산액은 1991년도에 105억 엔으로 그 운용은 1981년 

3월 科學技術會議에서 결정된 기본 방침 및 각 연도별로 同會議 정책위원회가 결정하는 구

체적 운용 방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과학기술 진흥 조정비에 의한 연구는 ① 기초적· 선도적 과학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産學官의 유기적 연계 하의 역할 분담으로 수행되는 종합 연구(1991년도 66억엔), ② 각 國

立연구 기관에 있어 미래의 技術展開의 기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革新的 技術 seeds 創出

을 위한 중점 기초 연구(同 14억 엔). ③ 국립 연구 기관의 우수한 프로젝트 리더 下에 省

廳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국제적으로 연구자를 結集하고 , 사람中心의 硏究運營을 하는 省

廳 기초 연구(同 12억 엔) 등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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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調整費는 科學技術會議의 종합 조정의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同會議의 방침에 따라 운용

되는 예산이며 기초 연구의 진흥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진

흥 조정비의 運用狀況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과학기술 진흥 조정비는 科學技術廳의 일괄 계상 예산이므로 年度初에 科學技術會議 政策委

員會에 있어 구체적인 운용 방침의 심의 결정을 거쳐, 科學技術廳이 각 연구 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여비 등 항목을 정하여 大藏省의 승인을 득한 후 각 省廳으로 移替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도의 科學技術廳에 있어 大藏省에의 實行協義의 상황을 보면 예산 성립 후 2

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종합 연구 계속 과제 등의 협의를 ,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종합 

연구 신규 과제 등을 협의하고 있어 종합 事務處理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초청 外國人의 여비 및 체재비가 本人이 귀국한 후 지불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열리는 學會에의 출석을 단념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科學技術廳은 과학기술 진흥 조정비에 대하여는 가능한 것부터 예산 성립 후 신속

히 大藏省과 협의하여 신속한 처리와 효과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科學硏究費補助金의 바람직한 상태  

과학 연구비 보조금(이하 科硏費라 칭함)은 科學硏究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人文社會科學

에서 自然科學까지의 여러 분야에 있어 뛰어난 독창적·선구적인 學術硏究를 특별히 발전시

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文部省 소관의 硏究助成費로서 大學 등의 學術硏究를 추진하기 위한 

基幹的인 예산이다.  

科硏費의 예산액 추이를 보면 1980년도에 325억 엔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1985년도에는 

420억 엔, 1991년도에는 589억 엔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科硏費의 신청건수는 1980년도에 42,000건이었던 것이 1985년도에는 53,000건. 1991

년도에는 66,000건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한편 신청건수에 대한 채택건수의 비율은 24% 정

도이고, 채택된 硏究課題의 신청 금액에 대한 교부 금액의 비율은 70% 정도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的確한 硏究評價下에 科硏費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이 大學 관계자를 비롯하여 각 

방면으로부터 제시되고 있다.  

科硏費制度에 대하여는 學術審議會의 건의 「과학 연구비 보조금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1987년 7월 19일)에 있어 分科·細目의 검토·개선. 심사원 제도의 개선·충실 등이 지적

되고 있어 文部省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각 사항에 대하여 改善을 해오고 있으나 그 운영 상

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 科硏費의 配分審査의 단위가 되는 분야는 系·部·分科·細目으로 분류되고 있고, 大學 

등의 硏究者는 연구 테마별로 각각 해당되는 分科·細目別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系는 人文, 社會系, 物理系, 化學系 및 生物系의 4系로, 部는 理學, 工學 등 8部, 分科는 

수학, 응용물리학 등 63分科로 細目은 代數學, 幾何學, 應用物性 등 200細目으로 구분되어 

있다.  

文部省은 위의 學術審議會의 건의에 의하여 1990년도에 分科의 명칭 변경(3分科), 細目의 

추가(1細目) 및 細目의 명칭 변경(8細目)을 행하였으며 또한 1991년도에는 學術硏究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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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기간을 한정하여 流動的으로 운용하는 「時限付 分科細目」을 도

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 情報科學, 神經科學 등 複合領域 또는 學際領域에 관계되는 새로운 분

야의 연구가 행해지고 있고 材料工學이나 地球化學과 같은 당해 분야의 연구가 진전되어 왔

기 때문에 기존의 細目으로부터 독립된 細目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細目은 종래의 

學問分類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硏究의 實態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各細目別 신청

자 수를 고려하여 細目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라는 의견이 大學의 硏究者들로부터 제시되고 

있으므로 科硏費의 細目의 재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② 科硏費에 의한 硏究에 대한 評價에 대하여 살펴볼 때 特別推進硏究. 암 특별 연구 및 重

點領域 연구에 대하여는 中間評價로서 일정 기간마다 學術審議會 科學硏究費分科會 企劃部

會의 위원이 Check and Review를 실시하고 잇고, 또한 硏究完了後의 평가는 重点領域硏究에 

대하여는 同企劃部會의 위원이 하고 있으나, 특별 추진연구 및 암 특별 연구에 대해서는 硏

究者의 자발적인 學會 발표 및 심포지움에서의 발표에 의해서 외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종합 연구, 일반 연구 등에 대하여는 연구 실시 건수가 많기 때문에 中間評價로서 해

마다 일부의 大學과 연구 과제를 抽出하여 기획부회의 위원이 현지 조사를 하고 있고, 연구 

종료 후의 평가에 대하여는 文部省으로서는 硏究者가 자주적으로 學會에의 발표를 하고 그

것으로서 外部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硏究完了 후의 評價는 일부 연구 종목에 대하여는 企劃部會의 委員에 의하여 실

시되고 있는데, 기타에 대하여는 文部省의 學術審議會에 있어 주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中間評價結果를 익년도의 科硏費 배분 심사에 반

영시키는 것에 있어서 重点領域硏究 등에 대하여는 실시되고 있으나, 종합 연구 등에 대하

여는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文部省은 科硏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改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科硏費를 배분하기 위한 연구 분야의 분류에 대하여는 최근의 급속한 學術硏究의 진

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分科·細目의 정리 통합과 신규 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  

둘째, 科硏費에 의하여 수행한 硏究結果에 대하여는 事後評價를 실시하는 연구 종목을 확대

하는 등 보다 的確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中間評價의 결과를 다음의 

科硏費의 배분 심사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재검토한다.  

2. 各 省廳에 있어 硏究推進體制등의 바람직한 상태  

(1) 本 省廳에 있어 硏究調整등의 충실  

국립 연구 기관은 각각 設立 經緯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연구 수행을 통하여 科學技術의 진흥·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산업 기

반의 강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사회 정세의 변화, 국제적 환경 조건의 변화, 과학기술의 새로운 전개 

등의 諸 情勢에 심한 변화가 있어,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국립 연구 기관이 활성화되고, 

그 역할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립 연구 기관 자체의 노력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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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省廳에 있어 연구 조정 기능 등의 충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科學技術會議 제13차 보고에서는 「複數의 國立 연구 기관을 관장하는 

省廳에 있어서는, 개개의 연구 기관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當該 省廳에 있어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최적 연구 체제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역할의 점검·검토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목적, 연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 기관의 적절한 규모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硏究者의 中·高嶺層에의 편중을 시

정하고 젊은 연구자를 확보함으로써 活力을 유지할 것도 지적되었다.  

이번의 調査結果 국립 연구 기관에 대한 本 省廳의 연구 조정 실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① 각 국립 연구 기관의 組織 管理, 人事管理 등을 一元的으로 실시하고 외부의 專門家에 

의한 調査審議機關을 갖고 있는 농림수산省의 농림수산기술회의 및 통상산업省의 공업기술

원에 있어서는 각 국립연구기관의 테두리를 초월한 整理·再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체제를 갖고 있지 못한 省廳 중에는 다음과 같이 재검토 조치가 불충분한 것이 있

다.  

(가) 厚生省은 厚生科學會議(厚生大臣의 私的懇談會)가 1988년 9월 후생大臣에 대하여 「厚

生科學硏究의 기반 확립과 Break-through를 위하여」를 보고하였다.  

本 보고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NIH(國立위생연구소) 등 외국 연구 기관을 참고로 국

립 연구 기관의 바람직한 상태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고령화의 전진, 고도화·다양화되어

가는 보건 의료와 국민생활 향상 및 안전 확보에의 수요 증대 등 時代의 要請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硏究 機關의 대담한 Scrap and build도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지

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科學技術會議도 厚生省의 소관 사항 등이 포함되는 「장수 사회 대응 과학기술 

추진의 기본 방책에 관한 의견」(1986년 5월), 「뇌·신경계 과학기술 추진의 기본 방책에 

관한 의견」(1987년 8월) 및 「면역계 과학기술 추진의 기본 방책에 관한 의견」(1987년 8

월)에 있어 각 분야의 연구체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잇다.  

그러나 厚生省은 이 같은 報告에의 대응 상황을 보면, 소관 國立 연구 기관의 조직관리, 인

사관리업무가 大臣 官房외 4局에 분산 관장되고 있고, 1986년 국립정신위생연구소와 국립요

양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국립정신·신경센터를 설치한 뒤로, 기존의 국립 연구 기관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조직의 재검토 실적은 전무하다.  

(나) 勞動省 산업의학종합연구소(정원 78인, 연구원 58인, 이하 産醫總硏이라 칭함) 및 산

업안전연구소(정원 51인, 연구원 38인, 이하 産安硏이라 칭함)는 「임시 행정조사 회의 최

종보고 후에 있어 행정 개혁의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1983년 5월 24일 각의 결정, 이하 

'83년 行革大網이라 칭함)에 입각하여 조직 및 사무·사업의 자주적 검토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産醫總硏에 대하여는 설립 당초부터의 基本 構想의 실현 도중에 있음을 이유로, 또한 

産安硏에 대하여는 연구소의 확충·정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검토를 미루고 있다.  

더욱이 産醫總硏의 자주적 검토는 연구소 내부의 위원회(소장·부장으로 구성)에서 실시된 

것이고, 경상연구 58개 과제 중에 28개 과제(48.3%)에 대하여는 연구 기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과제 선정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청취되고 있지 않는 등 연구 업무

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勞動省에 있어서도 兩 국립 연구 기

페이지 6 / 26과학기술정책동향 Vol.3 No.3 1993.3 (통권 제48호) 003

2006-05-17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3-M03-003.HTM



관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② 이번에 조사한 45개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 硏究者의 연령별 직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0년 7월 1일 현재 30세 미만의 연구자가 16.1%,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7.6%, 40세 이

상 50세 미만이 38.1%, 50세 이상이 23.2%로서, 전체적으로 中高年齡者로 기울어져가는 연

령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50세 이상의 연구자가 당해 기관 연구자 총수의 45%가 

되는 기관, 혹은 특정 연구 부문의 연구자의 약 60%가 50세대이며, 앞으로 고령 연구자의 

퇴직에 따르는 연구 활동의 원활한 계속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기관도 있

다.  

또한 45개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 硏究者의 同一 硏究部門에의 재직 상황을 보면, 1990년 7

월 1일 현재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구자가 14.8%, 20년 이상의 연구자가 13.5%인데, 

그 중에는 당해기관 연구자 총수의 70% 이상이 20년 이상 同一 硏究部門에 재직하여 流動化

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기관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장뿐만 아니라 本 省廳의 조정 기능 강화가 요

구되고 있는바 그 실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다.  

(가) 通産省 工業技術院에서는 1990년도부터 산하 연구소를 대상으로 연령별 직원구성의 平

準化 계획을 수립, 연령별 직원구성의 개선에 착수하고 있고, 農林水産 省에서도 계획적으

로 硏究者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연령별 직원 구성의 평준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兩省 모두 

일부의 연구소에 있어서는 50세 이상의 硏究者가 당해 연구소 연구자 총수의 30% 이상을 점

하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계획에 의하여 연령별 직원구성의 평준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通産省은 「부속 기관 등 종합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한 개선 의견」(1989년 12월)에 

있어 「연구자의 연령 구성의 편중의 시정 등에 기여하는 拔本的 方策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科學技術廳 및 厚生省의 일부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서도 50세 이상의 연구자가 당해 

기관 연구자 총수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나, 연령 구성 평준화를 위한 충분

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다.  

(나) Life stage에 상응하는 人事運營 및 中·高年齡 연구자의 활동의 場 확대에 대하여는, 

科學技術會議 제13차 보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바, 硏究 部門과 部門과 硏究 管理部門, 국

제 협력 부문, 행정 부문 등 연구자의 人事 交流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交流狀況을 보면 運輸省, 建設省 등의 연구 기관에 있어서는 적극적 

人事 交流가 실시되어 硏究者의 고령화, 동일 부문에의 고정화가 보이지 않으나, 科學技術

廳, 厚生省 및 勞動省의 연구 기관에 있어서는 人事 交流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근무에 관한 希望 調書」 등을 배포하고 있지 않는 등 인사 교류는 일반적으로 低調

하다.  

따라서 관계 省廳은 소관 국립 연구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 변화와 과학기술의 진전에 

대처하고 활성화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改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厚生省은 本廳에 있어 연구 기획·조정·관리 체제를 강화하여 종합적 관점에 입각하

여 소관 연구 기관의 조직과 역할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둘째, 勞動省은 소관 연구 기관에 대하여 연구 기관만이 아니라 本省에서도 개선을 강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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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科學技術廳 및 厚生省은 소관 연구기관의 연령별 직원 구성의 편중을 가일층 시정하

도록 한다.  

또한 通産省 및 農林水産省은 계속하여 소관 연구 기관의 연령별 직원 구성의 시정에 노력

함과 아울러 通産省은 현행 연령별 직원 구성의 平準化 계획의 개선을 포함하여 연령별 직

원 구성의 편중 시정을 위한 技術的 方策에 대하여 시급히 검토한다.  

넷째, 科學技術廳, 厚生省 및 勞動省은 本省廳에 있어서도 연구직 직원의 이동 희망을 파악

하여 硏究管理部門, 국제 협력 부문, 행정 부문 등과의 人事交流를 한층 더 추진한다.  

(2) 각 省廳에 있어 科學技術振興 施策의 검토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科學技術廳, 通産省 등 8개 省廳은 민간 기업에 각종 보조금, 

위탁비, 출자금(이하 硏究助成制度라 칭함)을 지출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이

들 硏究助成制度의 실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① 원자력 및 우주 관계를 제외한 각종 硏究助成制度는 1990년도에 8개 省廳 전체에 있어 

137개 制度, 지출액은 2,310억 엔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多數의 연구조성제도가 8개 

省廳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들 制度가 보다 효과적으로 民間企業에 대한 助成이 행하여지

기 위해서는 民間企業에 대하여 硏究助成制度의 내용을 주지시킬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科學技術廳 및 7개 省廳에 있어 助成의 제도, 응모 요건 등에 대한 홍보 자료는 충

분치 못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통일적인 槪要一覽(디렉토리)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실시한 民間企業 등에 대한 앙케이트 調査結果에 의하면 각종 제도가 복잡다기하

여 정리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뿐 아니라 각 省廳 프로젝트의 公募方式의 개선, 

硏究助成制度의 內容을 周知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15개 社로부터 제시되고 있다.  

② 국가가 民間企業에 연구를 위탁할 때의 계약 절차에 대하여 그 제출 서류를 계약서 베이

스로 살펴보면, 農林水産省 관계의 위탁 사업에서는 5개 樣式, 通産省 관계의 위탁 사업에

서는 18개 樣式, 科學技術廳의 과학기술 진흥 조정비 위탁 사업에서는 12개 樣式을 제출토

록 되어 있다.  

또한 조사 연구 中間報告書의 제출을 요구하는 省廳과 요구하지 않는 省廳이 있으며, 위탁 

계약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調査硏究計劃에 단가 10,000엔 이상의 소모품의 

경우, 명세서(품목명, 사양, 수량, 단가, 금액, 구입처 등)은 견적서 첨부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실시한 민간 기업에 대한 앙케이트 調査結果에 있어서도, 국가의 硏究助成制度를 

이용한 경우의 문제점으로 연구 이외의 업무(검사·보고 등) 량의 방대(46.1%), 계약 서류, 

첨부 서류의 과다(23.1%), 계약 결정이 늦어져 연구 기간의 단축 강요(17.9%)등 사무 처리 

간소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③ 通産省은 산업 기술의 개발에 관한 硏究開發 프로젝트로서, 大型 공업 기술 연구 개발, 

의료 복지 기기 기술 연구개발, 次世代 산업 기반 기술 연구개발 등 각종 대규모 연구개발

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1966년에 창설된 대형 工業技術연구개발 제도에 대하여는 「국민 경제에 있어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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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긴요한 선도적 대형 기술로서, 다액의 자금과 오랜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므로 民間業界를 주축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에 대하여 국가가 소요 자금을 부담하

고, 산업계, 학계 등과의 밀접한 협력 체제 하에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

함」을 목적으로 1개 프로젝트당 100억 엔에서 280억 엔을 투입하여, 1991년도까지 30개 프

로젝트(그중 22 프로젝트는 완료)가 수행되고 있다.  

한편 1981년도에 창설된 次世代 산업기반기술연구개발제도에 대하여는, 「次世代의 산업에 

필요불가결한 기반 기술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초전도, 신재료, 바이오 테크놀로지, 신기

능 소자, 소프트웨어의 다섯 分野에서 1개 프로젝트당 30억 엔에서 100억 엔을 투입, 1991

년도까지 22개 프로젝트(그 중 11개 프로젝트 완료)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大型工業技術 연구개발 제도의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발족 당시에는 「긴요한 大型

技術」을 중시한 구미 제국에의 추적型의 應用·開發型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되어 있었는

데, 예를 들면 최근에는 「人間感覺計測應用技術」(1990년도∼) 등 기초적·선도적 프로젝

트로 바뀌고 있고, 同 制度의 프로젝트 가운데는, 보다 장기적으로 기반기술 개발을 수행하

는 次世代 산업 기반 기술 연구개발 제도의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분야가 있어 재정리의 필

요가 있다.  

따라서 관계 省廳은 민간 기업 등에 대한 硏究助成制度의 효과적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改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科學技術廳은 복잡다단한 각 省廳의 硏究開發制度에 대하여 널리 민간 기업등에 충분

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省廳을 망라하는 硏究助成制度 등의 개요 일람

(Directory)을 작성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둘째, 科學技術廳 및 通産省은 민간 기업등에 대한 위탁 연구 계약 사무의 부담 경감을 위

하여 會計機關과 협의하여 제출서류의 재검토 등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기한다.  

셋째, 通産省은 大型工業技術 연구개발 제도의 바람직한 상태에 대하여 他制度와의 관련성

의 정리 등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한다.  

(3) 硏究開發會社에 대한 出資制度의 운영개선  

민간에 있어 基盤技術, 生物系, 특정산업기술 또는 의약품 기술 등(이하 基盤技術이라 칭

함)에 관한 시험 연구의 촉진을 목적으로 1985년도 이후 認可法人으로서 기반기술연구촉진

센터(通産省과 郵政省의 공동관리, 1985년도 설치), 生物系특정산업기술 연구추진機構(農林

水産省이 주관, 일부 大藏省이 공동관리, 1986년도 설치), 의약품부작용 피해 구제·연구 

진흥 기금(厚生省 소관, 1987년도 설치)(이하 硏究開發推進法人이라 칭함)이 설립되어 산업 

투자 특별회계의 財政資金을 원천 자금으로 하여 민간 기업 등에 대한 出融資 사업이 수행

되고 있다.  

이 가운데 基盤技術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設立된 

硏究開發會社(이하 硏究開發會社라 칭함)에 대한 硏究開發推進法人에 의한 출자 사업은, 기

초 연구 또는 응용연구 단계에서 실시하는 시험 연구에 대하여, 土地 취득·造成費를 제외

한 필요 경비의 70%를 한도로 하여 7년 이내의 기간(특별한 경우 10년 이내)에서, 당해 연

구개발회사의 株式을 취득한다는 형태로 出資되는 것으로서 그 실적은 1990년도까지 75건 

986억 엔(그 중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 45건 877억 엔, 生物系 특정산업 기술 연구 추진機構 

23건 63억 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규제·연구 진흥 기금 7건 46億円)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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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硏究開發推進法人에 의한 출자 사업의 실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이 

확인되었다.  

① 1988년 이전에 설립된 硏究開發會社 11개 社를 대상으로 1990년 10월에 앙케이트 方式으

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당초 목표대로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는 것은 6개 社 「당초의 목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5개 社이다. 또한 당초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대답한 6개 社 중에 「연

구개발 완료 후 5년 이내에 企業化가 가능하다」고 대답한 회사는 1개 社 「기업화의 가능

성은 알 수 없다」고 답한 회사가 5개 社이다.  

硏究開發推進法人에 있어서는 硏究開發會社에의 出資金에 대하여, 本 出資金의 Risk money

의 공급이라는 性格에서, 개개의 硏究開發會社별로 回收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出資事業 

전체에 있어 株式의 배당 또는 株式 처분에 의하여 長期的인 回收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民間企業에 대한 앙케이트 調査에 있어 硏究開發會社에의 出資에 참가하고 있는 企業

에 參加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리스크가 큰 硏究開發에 적은 자금 부담으로 참가할 

수 있다」(77.6%), 「공동 연구이기 때문에 自社의 기초 기술 개발의 추진에 도움이 된다」

(57.1%)라고 대답하고 있다.  

②出資事業 중에 출자 기간이 종료된 프로젝트는,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가 출자한 硏究開發

會社에 있어서는 1989년도에 1건, 1990년도에 6건이 있고, 生物系 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기

구가 出資한 硏究開發會社에 있어서는 1990년도에 1건이 있다. 出資期間이 끝난 뒤의 會社

의 운영, 성과의 활용등에 대하여,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에서는 장래의 收入전망과 支出전

망을 포함한 종합적 평가를 행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硏究成果의 활용, 實用化까지의 프로

세스 등은 그 가운데서 확실히 결정하도록 하며, 1989년도 및 1990년도에 종료된 프로젝트

에 대하여는 현재 종합적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편 生物系 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기

구에서는 종합적평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또한 1991년 3월에 실시한 民間企業에 대한 앙케이트 調査結果에 의하면 硏究開發 會社制度

의 개선점으로서 「출자 기간 종료후의 회사 운영, 연구 성과 활용 등의 지침의 확립」

(52.7%), 「출장 기간 종류 후의 회사 청산 방법의 명확화」(47.3%) 등의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農林水産省, 通産省, 郵政省 및 厚生省은 硏究開發會社에 대한 출자 제도에 대하여 

출자 기간이 끝난 硏究開發會社의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 평가를 조속히 실시하는 등 硏究

開發會社가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硏究開發推進法人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3. 硏究開發基盤의 整備  

(1) 국가의 연구 시설 정비 및 운영의 바람직한 상태  

가. 大型硏究施設·設備  

近年, 과학기술 활동의 高度化, 大規模化에 따라 연구 시설·설비의 기능과 성능이 연구의 

첨단성, 고도성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 되고 있으며, 美國으로부터 資金면에서 日本에 대한 

요청이 있는 巨大加速器(SSC)등과 같이 다액의 건설 비용, 광범위한 硏究資의 협력 등의 필

요성에서 1개 국가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硏究開發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배려하면서 짜임

새 있는 大型硏究施設·設備의 정비, 운영 및 국제 협력을 추진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연구 시설·설비의 효율적 정비 등의 관점에서도 共同利用이 요구되고 있다.  

대형 연구시설·설비 등 연구개발 기반의 정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각 省廳이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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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계획·정비를 추진토록 되어 있고, 국가 전체로서의 整合性의 

확보에 대하여는 大學을 제외하고는 科學技術廳이 각 省廳의 예산의 槪算方針의 조정을 통

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각 省廳이 整備를 진행하고 있는 대형 연구 시설·설비의 共同利用 등의 상황에 대

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① 科學技術廳은 1990년도부터 산하 특수법인인 理化學硏究所(이하 理硏이라 칭함)와 日本

原子力硏究所(이하 原硏이라 칭함)가 공동 설치 주체로서 大型放射光施設(이하 Spring-8이

라 칭함, 80億電子V, 1998년도 供用개시, 창설 경비 약 1,100億円)의 건설에 착수하고 있

다.  

Spring-8은 현재 運轉中의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은 文部省의 高에너지 硏究所

(이하 高에너지硏이라 칭함)의 放射光實驗施設(25億 電子V, 1982년 供用개시, 창설 경비 약 

183억 엔)의 蓄積電子에너지, 特殊光에너지(波長), Emittance(光의 發散度)를 대폭 상회하

는 세계 최대 규모의 大型放射光施設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科學技術廳은 本 시설의 건설에 있어 1987년에 文部省의 협력 하에 「大型 放射光

施設·整備연락협의회」(科學技術廳, 文部省, 大學, 國立연구 기관 및 民間의 관계자로 구

성)를 다섯 번 개최하여, 그 設置의 필요성, 高에너지硏의 放射光 施設의 앞으로의 계획과 

조정을 연락·협의하고 있고, 兩省廳 각각의 계획에 대하여는 硏究者의 意向 등을 참고하면

서 협력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Spring-8은 産學官 및 海外에 널리 開放된 본격적인 共同利用施設로서 계획된 것이

고, 高에너지硏에서는 1987년도부터 素粒子 실험용의 大型加速器트리스탄의 入射蓄積링에서 

얻어지는 放射光을 이용한 빔라인 3本(60-80億電子Volt. 設備비용 약 13억 엔)을 整備하여, 

1991년도부터 大强度 방사광을 사용한 각종 실험,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硏究成果 

등을 참고할 것이 중요하고, 60億電子Volt 이상의 대형 방사광 시설의 정비에 대하여는 기

술적 문제, 개발을 요하는 과제가 많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Spring-8의 설치, 이용 체

제, 人材育成의 검토 등에 있어서는 文部省을 포함하여 大學 관계자와의 제휴·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있다.  

또한 Spring-8은 理硏과 原硏이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서 본격적인 共同利用型 대형 연구 시설로서 운용하기 위하여서는 공동 이용 시설로서의 위

치 확정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② 국립 연구 기관 중에 시험 연구를 위해 필요한 施設·設備를 관계 行政機關의 共用에 供

하는 기관으로서 각 省廳의 設置法上에 明記되어 있는 것은 科學技術廳 산하 항공우주기술

연구소 및 防災科學기술연구소 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科學技術廳의 放射線醫學종합연구소(이하 放醫硏이라 칭함)에 있어서는 日本으로서

는 처음으로 重粒子線 암치료 장치(1984년도 착공, 1993년도 완성 예정, 장치 건설비 약 

326억 엔)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國立醫療機關中에는 本 施設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는 

관점에서 국립 의료 기관에도 開放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大學에 있어서는 陽子線을 사용한 硏究가 진행되고 있는데 重粒子線의 施設·設備를 

갖추고 있는 곳이 없으므로 人材養成의 관점에서도 大學 관계자에게도 널리 개방함과 아울

러 앞으로의 硏究成果를 보아가면서 共同利用을 위한 체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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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科學技術廳은 대형 연구 시설·설비의 설치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改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Spring-8의 設置, 運用, 産學官의 共同利用化를 검토함에 있어 文部省, 대학 관계자

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高에너지硏의 연구 성과 등도 도입하기 

위해 이들 관계자와의 連携·協力을 강화하는 제도 검토와 동시에 共同利用施設로서 운용함

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둘째, 放醫硏의 重粒子線 암치료 장치의 건설에 따라 同施設을 國立硏究機關, 國立의료 기

관 및 大學에도 開放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國立 연구 기관의 硏究施設·設備  

국립 연구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일반 기업으로서는 製造·保有가 곤란한) 施設·設備에 대

하여는 국가적으로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産學官의 각계에서 널리 이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 연구 기관의 施設·設備의 공동 이용에 대하여는 과학기술 회의 제11차보고, 제16차보

고 등에 있어, 각 연구개발 조직 테두리를 벗어나는 제휴·협력의 촉진 또는 최첨단 시설·

설비의 개발과 中核的 硏究機能의 정비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공동 이용의 촉진을, 한편 연

구 기기·설비의 진부화,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市販의 汎用機器 등에 대하여는 리스, 렌

탈 등을 적극 활용할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1987년 3월 31일의 閣議決定 「産學官 및 외국과의 硏究交流 촉진에 관한 諸制度의 

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에 대하여」에 있어 연구 기관의 연구 시설·설비의 외부에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당해 연구 시설·설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

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45개 국립 연구 기관의 시설·설비의 공동 이용, 외부 개방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① 국립 연구 기관의 연구 시설·설비의 共同利用에 대하여는 시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시

설·설비를 관계 행정 기관의 共用에 供하는 취지가 科學技術廳의 設置法에 명기되어 있는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共同利用에 供하는 것이 본래 업무가 아니며 공동 이용에 따르는 

특별한 조치도 국립연구 기관에 대하여 강구되어 있지가 아니하며 그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쯔구바硏究學園都市에 있는 국립 연구 기관을 보면, 大型風洞 실험 시설은 4개 

기관, 大型耐震 실험 시설은 2개 기관, 자동차 시험 도로는 3개 기관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

나, 이들 施設 중에는 1970년에 설치된 것 등 내용 연수가 경과된 것도 있고, 설비 경신에 

다액의 비용을 요하기는 하나 조건만 마련되면 共同利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관도 

있다.  

② 보유 시설·설비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外部利用規程을 제정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29개 기관(64.4%)인데 民間企業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한 실적이 있는 것은 7개 기관(24.1%)

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공동 이용이 촉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는 國有財産法(1948년 법률 제73호)에 있어 施設·設備는 그 용도 및 목적에 어

긋나지 않는 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硏究交流促進法에 근거하여 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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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外部開放은 연구 이외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강한데 

外部開放에 의한 利用料收入의 연구비에의 환원 등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연구 시설·설비에 대한 情報의 제공 상황을 보면 施設·機器 일람표를 작성하여 외부

에 제공하고 있는 곳은 14개 기관(31%)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편 民間企業에 대한 앙케이

트 調査結果 국립 연구 기관의 시설·설비의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61.3%로 

나타나고 있다.  

③ 연구 기관에 있어 機器·設備의 리스렌탈의 도입 상황을 보면 電子計算機를 제외하고는 

工作機械의 일부가 도입된 것 뿐이다. 科學技術廳에 있어 리스·렌탈의 도입에 대한 經濟性

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행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각 省廳의 연구 기관

에 있어서도 리스·렌탈에 의한 연구 기기·설비의 도입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도입의 

여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當廳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硏究用機器·設備를 취급하는 리스·렌탈會社는 상당수 

있으며 地方公共團體의 연구 기관에 있어 리스·렌탈이 도입되고 있는 例가 있을 뿐만 아니

라 民間企業에 있어서도 리스·렌탈은 상당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地方公共

단체, 民間企業에 있어서의 도입 예를 참고로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서도 이의 도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科學技術廳은 국가적으로 施設·設備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

은 改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립 연구 기관의 시설·설비의 共同利用 및 外部開放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상의 문제, 운용상의 문제, 각 연구 기관의 意向 등을 조사함과 아울러, 필요에 따라 관계 

省廳과의 협의의 場을 설치하여 협력을 통한 조건 정비를 추진토록 한다.  

둘째, 硏究用機器·設備의 리스·렌탈의 도입에 있어서의 경제성 등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

하는 등 그 촉진에 노력한다.  

(2) 각 省廳에 있어 과학기술 정보의 公開·流通의 촉진  

과학기술 정보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주요 기반의 하나이고 硏究開發活動을 효율적·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科學技術情報의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과학기술 정보의 유통에 관해서는 科學技術會議 제4차 보고 「과학기술 정보의 유통에 관한 

기본 방침에 대하여」(1969년 10월 31일)에 있어, 종합 센터, 전문 센터, 자료 센터, 지역 

서비스 센터 등의 각종 情報機關을 정비하여 그들을 中央調整機能下의 유기적 결합으로 과

학기술 정보의 全國流通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과학기술 정보의 全國流通 시스템

(NIST)」구상이 나타나 있다.  

또한 科學技術會議 제16차 보고에서는 「近年,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쟁의 격화에 따라 각 

硏究者에게 필요한 情報量은 점점 증대하고 있고, 항상 良質의 최신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필요가 있으나, 流通形態의 다양화에 의한 이용의 번잡성, 유통 경로의 제한 등으로, 이에 

대한 內外의 利用者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현상 인식 아래 「국가 기관이나 特殊法

人 등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 연구 등으로 산출되거나 作成하는 科學技術情報는 硏究者의 知

的所有權 등을 배려한 후에 널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과 「데이터베이

스의 작성 및 검색 방법에 대하여 標準化를 추진함과 동시에 각 情報加工·提供機關간의 네

트워크化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유통체제를 확립하고 유통 범위와 유통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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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 있는 情報의 流通을 추진하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관계 기관협의회와 같은 종합 

조정 기능에 의한 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 지적되어 있다.  

금번 각 省廳의 과학기술 정보에 관한 施策의 실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① 科學技術廳에서는 NIST 構想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16개 省廳에 의한 NIST 연락회의를 

설치하여 년 1회의 幹事會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정보에 관한 政策上의 課題, 각 省廳의 施

策紛介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회의 제16차 보고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의 실시에 관하여 同 連絡會議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과학기술 정보에 관한 

시책의 종합 조정을 행하는 場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科學技術廳에 있어 과학기술 정보에 관한 施策은, 산하 특수법인 「日本科學技術情

報센터」(1957년 설립)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全國的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보 유통 

체제를 정비하여 나가기 위하여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유통시키는 체제의 정비 등 

종합 조정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地域에 있어 과학기술 정보의 유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公設 연구 기관 중에는 

국립 지역 연구 기관과의 사이의 온라인化를 희망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온라인으로 인하여 국가의 물품을 사용함에 따른 物品管理法(1956년 법률 제113호)上의 취

급, 보수 관리·서비스 제공 체제의 정비, 사용 요금의 설정 등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統一된 方針이 제정되지 않는 한 대응은 곤란하다고 하는 省廳이 있다.  

科學技術廳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논문, 기술 보고 등의 표현 양식, 기록 양식 등의 표준화

를 위해 과학기술 정보 유통 기술 기준(SIST)를 작성하여 普及하고 있는데, 일부의 기준은 

보급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情報의 發信源 또한 SIST의 利用者인 學·協會의 충분

한 협력을 얻고 있지 못하여 普及이 불충분한 상황에 놓여 있다.  

② 과학기술 정보에 대하여는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를 비롯하여 각 省廳 등에 있어 다

종다양한 과학기술 정보가 생산되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연구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는 當該情報에의 온라인에 의한 억세스가 농림수산성의 部內者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流通經路 등이 한정된 情報로 되어있다.  

또한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 작성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45개 기관 중 15개 기관에 의

하여 45개의 科學技術情報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 중에 部外提供이 되고 있는 

것은 22개 데이터베이스(48.9%)이고, 기타의 데이터베이스는 당해 연구 기관 내 또는 硏究

者 개인 사이에 流通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고, 일반에게는 非公開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③ 大學에 있어 學術情報의 유통 체제에 대하여는 學術審議會報告 「今後 學術情報시스템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하여」(1980년 1월 29일)에 근거하여 1986년의 大學의 共同利用機關으로

서 學術情報센터가 설치되어, 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의 國公私立大學 등을 컴퓨터와 데이

터 通信網으로 결합하여 대학의 硏究者에게 온라인에 의하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學術情報센타의 데이터베이스에의 온라인에 의한 억세스는 大學硏究者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이 또한 제한된 流通經路로 되어 있다.  

④ 民間企業에 대한 앙케이트 調査結果에 있어서는 과학기술 정보의 이용상의 문제점으로서 

「억세스 절차, 검색 방법이 구구각각이다」(41.6%), 「검색 방법 등 사용 방법이 어렵다」

(28.6%), 「과학기술 정보에 관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28.6%) 등 데이터베이스의 

억세스 절차, 검색 방법 등의 표준화, 통일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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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科學技術情報에 대한 生産, 流通上의 문제점으로서 「국립 연구 기관, 국립대학이 

소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의 公開, 民間으로부터의 억세스 開放」(64.3%), 「각종 학회의 學術

情報, 논문 데이터베이스의 통일화」(55.4%),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의 데이터베이스化 

및 그 제공 기관의 일원화」(34.7%)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관계 省廳은 다음과 같은 改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科學技術廳은 과학기술 정보 유통에 관한 종합 조정을 강화하여 관계 成瘡과의 제휴

·협력 하에 온라인 情報의 통일적인 公開方策을 검토하는 등 全國的으로 짜임새 있는 과학

기술 정보의 유통 체제의 정비를 더욱 촉진할 것.  

또한 農林水産省은 上記 검토 사항을 참고하여 農林水産硏究情報센터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外部에 公開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公開方策을 검토할 것.  

둘째, 文部省은 學術情報센터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에 대하여 大學 이외의 硏究者 등

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公開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公開方案을 검토한다.  

4. 産學官의 연구 교류 촉진  

(1) 産學官의 硏究交流  

창조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硏究組織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共同硏究, 硏

究者交流 등을 적극 추진함이 중요하고, 국가의 연구 기관에 있어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産學官의 硏究交流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립 연구 기관 및 국립 대학 등에 있어 硏究

公務員 및 敎員의 任期付 任用制度를 설치함이 효과적이고 1991년 12월 28일의 閣議決定

「1992년에 강구할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行政改革의 실시 방침에 대하여」에서도 「硏究交

流의 추진을 위하여 任期付 任用制度를 포함하여 諸制度·運用에 대하여 검토할 것」으로 

되어 있다.  

금번 각 省廳에 있어 共同硏究規定, 受託硏究規定 및 硏究者交流를 위한 규정 정비 상황과 

硏究者의 任期付 任用制度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① 共同硏究의 실적은 있으나 공동 연구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국립 연구 기관이 있다(厚

生省 및 勞動省의 일부 국립 연구 기관 및 自治省의 국립 연구 기관). 또한 제정되어 있는 

국립 연구 기관의 공동 연구규정의 내용을 보면, 特許의 우선 실시권 및 특허 실시료의 징

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곳이 있다(運輸省의 일부 국립 연구 기관).  

② 대부분의 국립 연구 기관에서는 受託硏究規定에 있어 특허를 받을 권리 및 특허의 우선 

실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들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 

연구 계약서에 당해 사항을 명기하고 있지 않는 곳이 있다(運輸省 및 建設省의 국립 연구 

기관).  

③ 硏究者의 교류 실적이 있으나, 관계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는 연구 기관이 있다(運輸省 

및 自治省의 국립 연구 기관). 또한 규정이 있는 기관의 경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연

구 기관에서는 受託硏究者가 硏究中의 사고 등을 災害를 입었을 경우, 당해 연구자에 대한 

보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同規程에 受託硏究者의 신분상의 취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는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곳이 있다(환경청 및 厚生省의 일부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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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관).  

④ 국립 연구기관의 硏究公務員에 대하여는 硏究交流促進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1992년 

법률 제42호)에 의해, 연구 공무원의 任期制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기초적·창조적 연구의 주요 담당기관인 국립 연구관에 있어 硏究交流를 추진하기 위

하여 국립 연구 기관의 硏究者와 민간 기업, 사립 대학 등 외부 연구 기관의 硏究者가 국립 

연구 기관에 모여 서로의 지식과 발상을 교환하는 등 여러 분야에 관계되는 연구에 대처해 

나갈 필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국립 연구 기관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硏究者를 채용하려고 

해도 당해 연구자가 民間企業의 직원일 경우는 일정 기간 후에 복직할 수 있는 담보(任期를 

명시한 채용일 것)가 없으면 국가 기관에의 일시 근무를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學術硏究를 담당하는 국립 대학 및 大學共同利用機關(이하 國立大學 등 이라 칭함)에 

있어서는 硏究交流促進法의 身分法上의 특별 조치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敎

員의 任期付 任用制度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國立大學에 있어서도 국립 연구 기관의 硏究公務員과 마찬가지로 産學官의 연구 교

류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서로의 지식과 발상을 교환하고, 多分野에 관계되는 연구에 대처함

과 아울러 그 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해 敎員의 任期付任用制度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臨時敎育審議會의 「교육 개혁에 관한 제4차 보고」(1987년 8월 7일)에서 「人事의 폐

쇄성을 배제하고 그 流動性을 촉진하기 위해 敎員에게 任期制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省廳은 産學官의 硏究交流를 보다 촉진하는 관점에서 다음의 改善措置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청, 후생성, 운수성, 노동성, 건설성 및 자치성은 公共硏究規程, 受託硏究規程 

및 硏究者交流를 위한 규정의 제정 혹은 規程內容의 재검토를 실시할 것.  

둘째, 文部省은 국립대학 敎員의 任期付任用制度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  

(2) 産學官의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臨時行政調査會의 「행정 개혁에 관한 제3차 보고」(1982년 7월 30일)에서는, 官民分擔의 

방안으로서 국가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가능한 한 民間能力을 활용하도록 하고, 국가

의 연구개발에 대하여는 大學은 기초적 학술 연구를, 국립 연구 기관은 행정상의 필요에 의

한 것과 民間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 의 연구개발을 분담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회의 제13차 보고에 있어서도 국립 연구 기관은 硏究者 개인의 창의가 존중

되면서 組織的·重點的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대학은 科學創造가 근

본이며 硏究者 개인의 자유로운 發想을 중시하여 연구가 수행되는 場임을 밝히고 있다.  

금번 국립 연구 기관 및 국립 대학 등에 있어 硏究課題에 대하여 總務廳 통계국 실시의 

「科學技術硏究調査」의 성격별 연구비의 정의에 의하여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

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狀況이 확인되었다.  

① 抽出調査한 11개 省廳의 17개 국립 연구 기관의 硏究課題의 성격별 내역을 보면,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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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있어 연구 과제 중 기초 연구의 비율은 38.5%, 응용 연구는 43.0%, 개발 연구의 점하

는 비율은 18.5%로 되어 있다. 이 중 開發硏究는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와 비교하여 産官

의 역할 분담, 민간기업에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볼 때 각종 장치의 제조, 시스

템의 개발 등과 같이 민간 기업과의 공동 연구에 관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국립 연구 기관

의 일부(6개 省廳 소관)는 公募方式을 취하는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民間과의 共同硏究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開發硏究에 대한 共同硏究의 실시 상황을 보면, 개발 연구로 분류된 것 중에 공동 

연구를 실시한 것의 비율의 평균은 23.7%로 되어 있다.  

또한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 실시되고 있는 共同硏究에 대하여 그 實施經緯를 조사한 결과 

상대 기관으로부터의 제의에 의한 것이 62.1%, 국립 연구 기관으로부터의 제의에 의한 것이 

30.8%로 상대 기관의 제의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한편 국립 대학에 있어 共同硏究 및 受託硏究의 실시 상황을 보면, 外部資金을 도입한 

民間企業과의 공동 연구 및 수탁 연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1990년도에 공동 연구

는 869건(37.5억 엔), 수탁 연구는 2,203건(51.7억 엔)으로 되어 있다.  

大學의 硏究交流에 대하여 연구 과제를 성격별로 구분하는 일은 硏究者간의 연구성격에 대

한 기본 개념의 차이 등으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금번 6개 대학의 共同硏究 및 受託

硏究 147건을 抽出하여 성격별 내역을 조사한 결과, 1989년도에는 기초 연구가 74건

(50.3%), 응용·개발 연구(일부 대학에서 응용과 개발로 연구를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意見

이 있어 응용·개발 연구로 함)가 73건(49.7%)로 되어 있고, 敎授당 積算校費, 科硏費에 의

한 연구와 비교하면, 응용·개발 연구의 비율이 높다. 응용·개발 연구에 대하여 民間企業

과의 共同硏究의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는 특정한 기업이 製品化에 대학이 상당히 기여하

고 있는 事例도 있으며, 民間企業에 대한 앙케이트 調査 意見 중에는 기초적 학술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大學의 使命에서 볼 때 염려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관계 省廳은 다음과 같은 改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大藏省, 厚生省, 農林水産省, 運輸省 및 勞動省은 국립 연구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開發硏究 중에 民間企業과의 共同硏究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公募方式을 채택하는 등 될 

수 있는 데로 民間企業과의 共同硏究를 실시하도록 국립 연구 기관을 지도한다.  

둘째, 文部省은 국립 대학에 있어 共同硏究 受託硏究가 앞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그 실

시에 있어 한층 더 적정한 學內審査에 유의하도록 국립 대학을 지도한다.  

(3) 産學官의 硏究交流에 따른 특허권 등의 취급  

産學官의 연구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의 결과로 초래되는 特許權, 實用新案權(이하 

특허권 등이라 칭함)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중요 문제의 하나이다.  

현재 국가가 관여하는 硏究의 形態別 특허권 등의 취급을 보면,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한 共同硏究의 成果에 관련되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는 그 發明에의 공헌도에 따라 持分

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에서 委託한 연구 성과와 관계되는 특허권 등은 일반적으로 모

두 發明者인 受託者側의 硏究者에게 발생되므로 일단 受託者가 취득하지만, 當該特許權 등

은 국가의 자금 부담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硏究委託契約에 따라 受託者는 이를 국가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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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게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다.  

금번 국가와 민간 기업과의 共同硏究 및 국가가 民間企業에 위탁한 硏究成果에 관계되는 특

허권 등의 취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① 국가가 國家 以外의 者에게 委託하는 연구 성과에 관련되는 특허권 등은 上記와 같이 일

반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産業技術에 관한 연구개발 체제의 확립에 관한 

法律의 일부를 개정한 法律(1991년 법률 제64호)에 있어 국가가 국가 이외의 者에게 산업 

기술에 관한 國際共同硏究에 대한 연구 위탁을 할 경우 그 硏究成果에 관한 특허권 등은 국

가와 受託者가 公有할 수가 있고 당해 특허권 등을 受託者 자신이 實施할 경우에는 그 對價

를 무상 혹은 염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硏究交流促進法의 일부를 개정한 法律에 있어서는 産業技術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가 委託한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하여는 上記와 같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國家가 

資金全額을 제공하여 수행한 硏究成果에 관한 특허권 등의 취급은 先進諸外國에 있어서는 

受託者에의 귀속 또는 무상 실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國際的 均衡을 기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適用되는 것은 國家가 委託하는 硏究 중에 外國法人과 國內法人이 참가하는 

국제 공동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國家가 外國法人 또는 國內法人에 대하여 개별

적으로 硏究를 委託할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民間企業 등에 대한 앙케이트 調査結果「國家로부터의 委託硏究의 경우, 특허권 등은 

國家에 귀속되게 되어 있으나 受託者 혹은 發明者의 공헌을 평가하여 응분의 권리를 인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意見이 11개社로부터 제시되고 있다.  

또한 國家가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이하 NEDO라 함)에 출자하여 NEDO가 그 資金

으로 産業技術에 관한 연구를 기업에 委託할 경우, 당해 연구 성과에 관한 특허권 등은 

NEDO와 硏究를 受託한 企業이 公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NEDO를 경유하지 않고 國家가 

직접 企業등에 委託한 연구의 성과에 관한 특허권 등은 결과적으로 國家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國家의 委託硏究의 성과에 관한 특허권 등의 취급은 짜임새 있는 상황이라

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② 國家와 民間企業과의 共同硏究의 成果에 관한 특허권 등의 持分에 대하여는 調査한 거의 

모든 국립 연구 기관 및 국립 대학에서는 發明에의 공헌도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고 있으

나, 建設省의 국립 연구 기관 중에는 共同硏究의 상대인 民間企業이 多數인 경우에 있어서

도 國家의 持分을 ½로 하고 나머지 ½을 참가한 民間企業 등이 公有하도록 하고 있어, 民

間企業이 불리하게 되는 持分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  

따라서 관계 省廳은 다음과 같은 改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科學技術廳은 國家의 委託硏究의 성과에 관한 특허권 등의 취급에 있어, 國際共同硏

究에 참가한 國內法人과 참가하고 있지 않는 國內法人과의 整合性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조

사, 검토한다.  

둘째, 建設省은 國家와 民間企業과의 共同硏究의 성과에 관한 특허권 등의 持分에 대하여 

당해 연구에 관한 發明에의 공헌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를 확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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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國際硏究交流의 촉진을 위한 條件整備  

科學技術活動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 교류와 국제 협력은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日本과 先進

國과의 硏究者 交流에는 현저한 不均衡을 이루고 있고 日本의 주도적 주체적 國際共同硏究

는 별로 많지 않으므로 앞으로 과학기술 활동에 있어 국제 교류와 국제 협력의 강화가 과제

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日本에 있어 국제적으로 開放된 연구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국립 연구 기관 등에 있어 外國人硏究者의 영입을 적극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각 省廳에 있어 外國人硏究者를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이 확인되었다. 科學技術廳, 厚生廳, 通産省 및 郵政省은 각종 外國人硏究者의 초빙 제

도를 설정하여 1989년도에는 378명의 외국인 硏究者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制度의 內容을 보면, 각 制度의 目的, 대상자의 자격에 따르는 체재비 등의 조건이 다

른 바, 앞으로 초빙 외국인 연구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초빙 외국인 연구자의 資格이 거의 

같은 경우에 받아들이는 조건에 대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그 바람직한 기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外國人硏究者를 받아들임에 있어 연구에 직접 관계가 없는 생활 환경의 정비도 중요하

며 宿舍의 확보, 가족의 교육 등이 과제로 되어 있다. 科學技術廳에서는 모든 省廳의 초빙 

외국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宿舍를 정비하고 있는데 만성적인 不足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對

應에 고심하고 있는 국립 연구 기관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外國人 硏究者의 초빙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하여는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 

조건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科學技術廳은 外國人 硏究者의 초빙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省廳과의 조정을 통하여 

國家 全體的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外國人 硏究者를 원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각종 條件整備

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5. 國立 연구 기관 및 國立 대학 등에 있어 硏究 活動의 活性化  

(1) 조직·연구 체제 등의 재검토  

가. 國立 연구 기관  

각 省廳은 1983년 行政改革大網 및 과학기술 회의 제13차 보고에 근거하여 國立 연구 기관

의 活性化를 목적으로 한 組織 및 業務·事業의 재검토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45개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 조직 및 업무·사업의 재검토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불충분한 점이 확인되었다.  

① 45개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 조직 및 업무·사업의 재검토 상황을 보면, 硏究組織의 재

편성, 改組 및 支所 등을 폐지 한곳이 37개 기관(82%), 연구 조직의 신설 등 充實化를 실시

한 곳이 6개 기관(13%)이고, 나머지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가까운 시일 내 연구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고, 1개 기관은 재검토의 예정도 없다.  

② 總務廳 統計局이 실시한 1990년의 科學技術硏究調査結果에 의하면 직종별 연구관계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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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에 硏究 事務(관리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비율은 會社 등은 8.8%, 國·公·民營

의 연구 기관은 19.3%로 되어 있고 한편 45개 국립 연구 기관 管理 部門의 평균은 21.9%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관리 부문에 30%가 넘는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곳도 있다.  

③ 과학기술 회의 제13차 보고에서는 새로운 技術 Seeds의 創出 등 기초적·선도적 연구를 

중점 추진하는 관점에서 기초적·선도적 部門과 다른 硏究 部門을 연구 기관내 혹은 연구 

기관 레벨에서 조직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45개 

기관 중에 기초 부문을 다른 연구 부문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분리시켜 改編한 곳은 6개 기관

이다.  

④ 硏究 內容의 다양화, 고도화에 따라 국립 연구 기관 상호간 혹은 연구 기관 내에서의 硏

究 內容의 類似化가 진전되고 있는데, 省廳을 초월하여 常時的으로 매년 硏究 內容 등에 대

하여 情報 交換을 하는 硏究 連絡會를 개최하고 있는 국립 연구 기관은 1개 그룹(2개 기관)

뿐이고, 또한 종합적, 기동적인 硏究 課題 등에 대응하기 위해 硏究 그룹制, 프로젝트팀制

를 채택한 연구 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은 9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⑤ 국립 연구 기관의 연구 체제에 대하여 內部의 상설 위원회를 두고 계획적으로 개선을 강

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1개 기관 뿐이고 대부분의 기관은 재검토 개선을 위

한 委員會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⑥ 국립 연구 기관 중에는 연구원 1∼2명의 연구실이 전연구실의 약 35%를 점하고 있는 곳

도 있는데 연구 체제의 彈力化의 관점에서 한층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 연구 기관의 일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립 연구 기관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는 각 

硏究 部門별 서무 주임을 배치하고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관계 省廳은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립 연구 기관의 역할과 연구 조직 등

의 종합적 점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예를 들면 5년 정도)마다 조직 및 사무·사

업의 정기적인 재검토·개선을 가일층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國立 大學 등  

最近에 있어 學術硏究의 高度化, 學際化, 大型化 등에 따라 國立大學에 있어서는 연구 활동

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硏究者의 流動化, 연구 시설·설비의 共同利用化, 硏究者의 

양성·확보 등을 추진하는 일이 극히 중요하게 되었다.  

1983년 行政改革大網에서는 국립 대학 등의 개혁에 대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學部·

學科의 전환·재편성, 부설 연구소 등의 정리·개편(共同利用化 포함), 조직의 신설 등에 

있어서 存續期限의 설정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學術審議會보고 「학술 연구 추

진 체제의 개선을 위한 기본 施策에 대하여」(1984년 2월 6일)에 학술 연구 진흥 시책을 종

합적,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본 방침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조직·연구 

체제의 재검토에 대하여는 기존의 연구 체제를 포함한 기초적 연구 기반의 정비, 공동 연구

·공동 이용 체제의 확충·강화 등을, 또한 硏究者의 양성·확보에 대하여는 유능한 젊은 

연구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資金을 지원하여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는 制度(Fellow-

ship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文部省에서는 學術 硏究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 조

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관점에서 1984년도부터 硏究 部門制를 기본으로 하면서 大硏究部

門, 客員硏究部門, 流動硏究部門, 時限硏究部門 등을 설치하는 등의 시책을 도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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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5년도에는 우수한 젊은 硏究者의 양성·확보 등을 목적으로 大學 등에서 硏究에 전

념할 것을 희망하는 젊은 硏究者에게 연구 장려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연구비를 교부하는 特

別硏究員制度를 日本學術振興會의 사업으로서 창설하고 있다.  

이번에 學術硏究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 대학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

여 국립 대학의 조직·연구 체제의 개선 상황, 特別硏究員 制度의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① 文部省은 臨時行政調査會의 「행정 개혁에 관한 제5차 보고-최종 보고-」(1983년 3월 14

일) 등을 근거로 「국립 대학에 있어 조직 및 운영의 개선 실시에 대하여」(1984년 5월 14

일)라는 지시에 의하여 1984년도 이후 5년부터 6년 이내를 목표로 조직 및 운영의 전반에 

걸친 검토를 실시토록 국립대학에 하달하고 있다. 이에 의해 각 국립 대학에서는 조직·연

구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단계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금번 19개 국립 대학 부설 연구소에 있어 硏究活動의 基幹이 되는 硏究部門의 검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연구소 공히 未來計劃委員會 등을 설치하여, 부설연구소 전체의 검

토를 실시하고 있는데, 硏究部門을 개편하고 있는 곳은 7개 硏究所, 하고 있는 않는 곳은 

12개 硏究所로 되어 있다. 또한 그 중에는 상당수의 硏究部門이 있음에도 과거 10년 간 연

구 부문이 증가되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연구 부문의 개편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

다.  

또한 文部省이 硏究組織의 彈力化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大硏究部門의 도입 및 客員硏

究員의 배치에 대하여도 각각 4개 연구소 및 9개 연구소(全國의 自然科學系, 54개 국립 대

학 부설 연구소 전체에 있어서는 각각 18개 연구소 및 36개 연구소)가 실시하고 있을 뿐이

다. 더욱이 流動硏究部門에 대해 국립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는 1990년 10월 현재 도입하고 

있지 않다.  

② 공동 연구·공동 이용 체제에 대하여는 대학 공동 이용 기관, 전국 공동 이용 부설 연구

소, 전국 공동 이용 시설 및 학내 공동 교육 연구 시설에 있어, 각각의 설치 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국립 대학 부설 연구소, 학내 공동 교육 연구 시설 및 학부 부속 연

구 시설 중에는 ㉠ 당해 전문 분야의 전국적인 豫測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집중 처리하여 당

해 데이터를 전국의 硏究者의 이용에도 일부 제공하고 있고, 情報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共同利用型의 부설 연구소로는 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그 기능에 알맞는 역할을 충

분히 못하고 있는 경우, ㉡ 共同利用해야 할 대형 연구 시설을 갖고 있으며 硏究者를 당해 

대학만이 아니라 타대학으로부터도 받아들이고, 硏究動向 등을 근거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한다면 전국 공동 이용 시설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그리고 대학의 

學部 부속 연구 시설이 대규모의 국제 공동 연구에 참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규모 국제 

연구 협력의 바람직한 모습을 고려할 때 시설의 운영 성격에 대하여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경

우도 있다.  

③ 1985년도에 창설된 特別硏究員制度는 大學院 박사 과정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하 특별 연구원(PD)이라 한다)과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

되어 있다. 이 중에 特別硏究員(PD)이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은 日本學術振興會 特別硏究員 

모집 요강에 의하여, 새로운 知見에 접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서도 出身硏究室 이외의 

연구실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바, 1990년도에 있어 自然科學系 特別硏

究員(PD)의 所屬을 보면 出身 硏究室 이외의 硏究室을 선정하고 있는 특별 연구원은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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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文部省은 국립 대학에 있어 연구조직의 활성화 및 젊은 연구원의 육성을 위하여 다

음의 改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립 대학에 대하여 다음의 改善措置를 강구하도록 지도한다.  

㉠ 국립 대학 부설연구소에 대하여는 學術硏究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직·연구 체제의 정기적 검토 개선에 철저를 기할 것. 또한 그 개선에 있어서는 硏究者의 

流動性. 硏究組織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국립 대학 부설 연구소의 목적, 기능, 연

구 활동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大硏究部門, 客員硏究部門 등의 도입을 보다 적극 추진한다. 

㉡ 국립 대학 부설 연구소, 학내 공동 교육 연구 시설, 학부 부속 연구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재의 기능, 大型의 연구 설비의 설치·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共同利用化를 추진하는 

등 그 성격을 재검토 한다.  

둘째, 特別硏究員制度에 대하여는 특별연구원(PD)의 연구의 폭을 넓히는 관점에서 出身硏究

室 이외에서의 연구를 희망하는 자의 우선적인 채택을 배려하도록 日本學術振興會를 지도한

다.  

다. 國立大學에 있어 硏究支援機能의 강화  

국립대학에서의 敎育硏究支援部門으로서 情報처리센터, 低溫센터 등의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이 독립 조직화되어 學內外의 共同利用에 제공되고 있는 외에 學部, 부설 연구

소 등의 각 강좌, 연구 부문 등에 있어서도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 敎室系技術職員(행정

직 급여 적용직원)이 1990년도 현재 약 6,500명 배치되어 있다.  

과학기술 회의 제16차 보고에서는 연구지원 기능의 충실·강화, 직책·능력 등에 따른 地

位, 處遇 등의 改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연구 지원 기능의 독립화의 추진 등이 지적되고 

있고, 또한 臨時敎育審議會의 「교육 개혁에 관한 제2차 보고」(1986년 4월 23일)에 있어서

도 연구 지원 체제의 발본적 개선,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국립 대학의 學部 및 부설 연구소에 있어 연구 지원 업무 종사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① 敎室系技術職員에 대하여는 文部省에 있어서도 통일적인 직제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각 

국립 대학의 자율에 위임되어 있다.  

각 국립 대학에서는 1987년 6월에 개최된 國立大學協會의 총회에 있어 교실계 기술 직원의 

조직화에 대한 제언을 받아들여 1990년 10월 1일 현재 4개 대학이 學內措置로서 각 학보, 

부설 연구소 등의 조직마다 技術長, 技術班長 등의 職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學內組

織은 형식상의 직무 분담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교실계 기술 직원은 종

래와 마찬가지로 각 學科, 構座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연구지원 업무의 독립화 등의 실질

적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국립 대학 설치법 시행 규칙(1964년 제정)에 있어 國立大學 부설 연구소 중에 文部大臣

이 지정하는 부설 연구소에는 技術室을 설치하고 技術室長에는 技術職員을 임명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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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19개 부설 연구소 중에 文部大臣이 지정한 부설 연구소는 1개 기관 

뿐이고 所內措置에 의하여 技術部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행 규칙상의 技術室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는 부설 연구소, 각 부문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부설 연구소가 있는 등 연구 지원 

부문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한편 大學共同利用機關은 대학 공동 이용 기관 조직 운영 규칙(1975년 제정)에 의하여 技術

部, 技術課 등이 설치되어 연구지원 부문의 위치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③ 국립 대학 중에는 같은 特殊技術을 가진 연구 지원 업무 종사자를 2개 學部, 1개 부설 

연구소에 각각 분산 배치하여 비효율적 배치가 되어 있는 바, 特殊技術의 繼承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學部, 부설 연구소 등의 테두리를 넘어 全學的인 組織化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文部省은 연구 지원 기능의 충실·강화, 연구 지원 업무 종사자의 직책, 능력 등

에 따르는 지위, 처우 등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國立大學에 대하여 대학의 규모, 연구지원 

업무 종사자의 배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학부, 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 지원 부문의 조직화

·독립화 등을 지도함과 아울러 그 추진을 위한 조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2) 국립 대학 및 국립 연구 기관이 수령하는 外部資金  

대학의 학술 연구 활동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진흥 등과 관련하여 산업계 등 사회 각 방면으

로부터 많은 기대와 요청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 대학이 민간 회사, 연구 관계 공익법인 

등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장학 기부금이나 수탁 연구비 등의 연구 자금이 증가하

는 경향에 있다.  

국립 대학에 있어 이와 같은 외부 자금의 도입은 연구 환경 개선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산학의 연구 교류 촉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립 대학이 본래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경쟁

적인 환경 아래서 연구자가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켜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함에 있어 

뜻있는 일이며 외부 자금의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에서 외부 자금의 원활한 도입으로 유연

한 연구 운영을 위한 조건 정비가 과제로 되어 있다.  

금번 국립 대학 및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 장학 기부금 등의 외부 자금의 도입 상황을 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① 국립 대학 등에 있어 교육·연구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外部資金으로는, 

국립 대학 특별회계법(1964년 법률 제55호) 등에 의해 받고 있는 民間企業 등으로부터의 장

학 기부금을 비롯하여 「民間과의 共同硏究의 취급에 대하여」(1983년 5월 1일) 및 「수탁 

연구의 취급에 대하여」(1970년 4월 30일) 등의 지시에 의한 共同硏究費, 受託硏究費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장학 기부금의 취급에 대해서는 「장학 기부금 등 외부 자금의 도입에 대하여」

(1984년 12월 22일)라는 지침에 의해 기부의 취지에 따라 敎育硏究上 필요한 용도로 폭넓은 

사용을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국립 대학에 있어 장학 기부금의 도입 상황을 보면 1988년도에 352억 엔, 1989년도 380억 

엔, 1990년도 426억 엔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은 장학 기부금

의 증가에 따라 장학 기부금에 의한 연구에 따르는 光熱水費 등의 공통 경비도 증가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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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학 기부금은 현재로는 거의 敎授를 지정하여 기부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통 

경비에 지출되지 않고 당해 교수의 敎育硏究 활동 경비로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국립 대학에 있어서는 장학 기부금에 의한 硏究도 光熱水費 등의 공통 

경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장학 기부금의 일정률을 pool로 하여 光熱水費의 공통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탄력적인 조치가 취하여지

지 않고 있다.  

②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 外部資金의 도입에 대하여는 「官公廳에 있어 기부금 등의 억제

에 대하여」(1948년 1월 30일 閣議 결정)에 의하여 국립 대학과는 달라 受託硏究費만으로 

되어 있고 民間企業으로부터의 기부금 등 외부 자금은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금번 조사한 국립 연구 기관 중에는 文部省의 科硏費를 外部資金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 11개 기관이었고, 국제 휴먼 프론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 推進機構로부터 교부되

는 硏究 그랜트 자금을 받고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관계 省廳은 연구 환경의 개선, 産學硏의 연구 교류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다음의 改

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文部省은 장학 기부금의 기부 목적을 감안하여 그 일부를 대학의 공통 경비에 충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학 기부금의 탄력적 운용에 대하여 한층 더 철저를 기하도록 국립 

대학을 지도한다.  

둘째, 科學技術廳은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 연구 기관에 있어 기부금 등 外部資

金의 원활한 도입 방책에 대하여 검토한다.  

(3) 硏究 관리·評價 체제의 확립  

과학기술 회의 제11차 보고에서「제한된 時間과 硏究開發資源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合理的인 硏究評價가 중요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회의 제13차 보고에서도 ㉠ 각 기관에 있어 硏究의 性格에 따라 연구 평가의 

방법을 정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연구 평가의 결과를 연구비의 配分, 연구의 추진 방법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할 것. ㉡ 硏究評價에 있어서는 評價者의 資質·能力이 매우 중요하

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硏究가 극히 기초적인 경우, 취급 경험이 없는 새로운 分野의 展開

인 경우 등에는, 硏究機關 內部의 평가 능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外部의 專門家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 등이 지적되어 있다.  

더욱이 1991년 12월 28일의 閣議決議 「1992년도에 강구해야 할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行政

改革의 실시 방침에 대하여」에서는 대학 및 국립 연구 기관에 대하여 評價시스템의 도입 

등에 의한 硏究業績 평가에 근거한 硏究費의 配分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국립 연구 기관 및 국립 대학에 있어 硏究評價의 실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① 조사한 45개 국립 연구 기관의 모두가 硏究機關 內部에 있어 연구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실시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충실, 강화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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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省廳이 기획·입안하고 있는 프로젝트 硏究 이외의 연구 과제 선정에 대한 事前評價에 

관하여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연구의 필요성 파악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27개 기

관(60%)으로 되어 있다.  

㉡ 硏究의 進行管理 상황을 보면 1989년도에 연구 평가의 결과에 근거하여 硏究課題의 中止

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15개 기관(33.3%), 연구의 계속 발전에 반영하고 있는 기관은 35

개 기관(77.8%)인데, 아무 것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관은 9개 기관(20%)으로 되어 있다.  

㉢ 국립 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적·선도적 연구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다종 다양한 價

値觀에 입각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적인 연구 평가를 실시

하고 있는 곳은 19개 기관(42.2%)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초적 연구와 기타 연구별로 그 性格에 따라 硏究評價의 方法을 결정하고 있는 기관

은 전무한 상태이다.  

㉣ 硏究評價의 결과에 의하여 경상 연구비를 중점 배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기관은 6

개 기관(13.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理硏에서는 硏究室 및 硏究 group의 연구 활동 활성화와 새로운 硏究展開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해마다 硏究室 또는 硏究 group을 대상으로 하여 外部 專門家에 의한 연

구 평가를 公開實施하고,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독창성의 평가와 아울러 연구 내용 등에 대

하여 개선할 점, 수정을 요하는 점 등을 직접 평가받은 硏究實績 review 制度를 실시하는 

등 硏究의 活性化를 도모하고 있다.  

② 국립 대학에 있어서 硏究評價 체제, 방법 등은 일반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나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事例가 있다.  

㉠ 쯔쿠바 大學에서는 敎員의 업적 평가를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등으로 나누어 실시 가능

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 업적은 각 組織內에서 定한 평가 기준

에 의하여 각 組織의 長이 행하고, 연구 평가의 결과가 優秀硏究로 인정된 것에 대하여 연

구비를 중점 배분하고 있다.  

㉡ 東京大學의 生産技術硏究所에서는 연구 평가의 일환으로써 內部에 特別硏究審査委員會

(교수, 조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를 설치하여 硏究所內에서 연구 과제를 모집하여 심사함에 

있어 젊은 硏究者가 하고 있는 萌芽的 硏究에 연구비의 일부를 중점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12개 省廳 및 文部省은 연구 평가의 충실·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改

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계 12개 省廳은 국립 연구 기관의 연구 평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 평

가 시스템의 도입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평가 결과를 연구의 진행 관리, 연

구비 배분 등에 가일층 반영시키도록 산하 국립 연구 기관을 지도한다.  

둘째, 文部省은 연구 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힘쓰도록 국립 대학을 지도한다.  

(4) 국립 연구 기관 및 국립 대학에 있어 特許權 등의 취득 촉진  

국립 연구 기관 및 국립 대학은 設置目的, 硏究內容으로 보아 특허권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연구 성과로서 얻어지는 새로운 發明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것

페이지 25 / 26과학기술정책동향 Vol.3 No.3 1993.3 (통권 제48호) 003

2006-05-17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3-M03-003.HTM



은 學術論文의 學會에의 발표와 더불어 硏究成果를 나타내는 하나의 指標일 뿐만 아니라, 

硏究者의 士氣 앙양과 조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硏究成果의 公共 利用을 촉진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그 취득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학기술 회의 제13차 보고에서도 국립 연구 기관의 成果를 公共이 쉽

게 利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특허권 등의 취득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금번 국립 연구 기관 및 국립 대학에 있어 특허권 등의 취득 상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

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① 조사한 45개 국립 연구 기관의 특허권 등의 취득 상황을 보면, 거의 모두가 특허권을 취

득하고 있는데 農林水産省 및 厚生省 산하의 국립 연구 기관 중에는 전혀 특허권을 취득하

고 있지 않는 곳도 있다. 또한 厚生省 산하의 국립 연구 기관 중에는 1986년도 이래 특허 

출원이 1건 밖에 없고, 1988년도부터 처음으로 民間企業과의 共同硏究 계약서상에 특허권 

등의 취급에 대하여 明記하기 시작한 곳이 있는 등 同省 산하의 국립 연구 기관은 대체적으

로 특허권 등의 취득이 적은 실정이다.  

② 국립 대학에 있어 연구 성과에 관한 특허권 등의 취급에 대하여는 敎授當 積算校費와 같

은 일반 연구비에 의한 연구의 결과로 發明할 경우, 당해 발명에 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

는 發明者 개인에게 귀속되고, 응용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特定한 硏究課題下의 科硏費 등 

국가로부터 특별히 배분된 연구비에 의한 연구 결과의 發明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승계하도

록 되어 있다.  

국가가 승계한 1990년도의 전국의 국립 대학의 국내 특허의 출원건수는 74건으로 되어 있

고, 이번에 조사한 국립 대학의 硏究者 중에는 硏究成果에 대하여 學術論文의 발표를 중시

하고 특허 취득에는 소극적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계 省廳은 다음의 改善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厚生省 및 農林水産省은 특허권 취득이 적은 국립 연구 기관에 대하여 硏究結果의 發

明은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도록 지도한다.  

둘째, 文部省은 각 국립 대학에 대하여 연구 결과의 發明에 있어 國有의 특허권 등의 취득

에 힘쓰도록 지도한다.◈  

* 본 논문은 일본 총무청에서 1990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실시한 「과학기술행정의 현

상과 문제점」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요약·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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