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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제표준화 동향 

이달환1) 

1. 서론 

80년대 이후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지배하는 세계의 하이테크제품시장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6%
의 비율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일반제품의 성장률이 2.4%인데 비해 매우 높은 기록이다.2) 

이는 하이테크제품의 부가가치가 일반제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하이테크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에 
성공한 제품으로 수확체증현상이 발생하여 한번 성공하면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은 잠겨져(lock-
in) 후발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de facto standard를 획득하기 위한 노
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산업은 일반제품산업에 적용하는 기술개발전략과는 달리 새로운 혁신 패러
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도입기에서부터 경쟁이 격화되어 성장기에서 멈추며, 핵심기술의 외주와 보완적 동맹보다는 
기술, 마케팅, 자본 등의 분야에서 강자간의 제휴가 일반화되고, 시장의 규칙을 지키기보다는 시장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유형·무형의 규제장벽을 쌓아 외국제품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러한 규제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관세장벽 중 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 의한 기술장
벽(technical barrier)이다. 

표준경쟁은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 서비스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NIST의 R. Kammer회장은 98년 4월 
28일 미하원 과학기술위원회의 증언을 통해 제품, 공정, 서비스분야의 국제표준이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무역의 세계
화 현상에 따라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ALS나 CE 등을 통한 공정의 
표준화에 의해 Chrysler는 Neon을 30개월만에 완성하였고, 도요타는 95년말 소형차 미니밴「입섬」을 15개월만
에 완성하였으며, 97년 1월 RC차 스파시오를 15개월만에 출시시켰다. 이밖에도 HP의 Printer, Honeywell의 
Thermostat, IBM PC 등도 공정의 표준화를 통해 개발기간을 약 1/2∼1/3로 단축하였다. 

WTO체제 출범은 이러한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경쟁의 양상도 무역(trade), 기술(technology), 표준화
(standardization)라는 3각 구도하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역은 기술과 표준에 의해 확대되거나 제한을 받는 
반면 기술은 표준에 의해 고착되거나 진보되며, 표준은 무역을 통해 확산되고 기술을 통해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이 표준화는 무역과 기술과의 관계에서 제품, 공정, 서비스 분야를 망라하여 국제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
다. 

2. 최근의 국제표준화 동향 

냉전의 종결, 유럽통합, WTO설립 등을 배경으로 최근 세계 경제구조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을 둘러
싼 국제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동향은 ①규격 및 표준의 세계통일화 ②상호인정의 강화 ③제품인정
에서 시스템인증으로의 발전 ④기업의 전략상 표준의 중요성 강조 ⑤사실상의 표준과 공적표준(de jure standard)
의 연계강화 ⑥표준개발기간의 단축 등이 최근의 추세이다. 

1) 규격 및 표준의 세계 통일화 추진 

제6차 GATT 다자간 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는 일괄적인 관세인하를 도출해 냄으로써 관세의 무역제한 기능을 대
폭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과거의 관세역할을 대신하여 국제무역의 제한수단으로 남용되었으며 비관세
문제가 1974년∼79년의 동경라운드의 핵심의제가 되었다. 제7차 다자간 협상인 동경라운드에서는 기술장벽과 함께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정부조달, 반덤핑 등 6개의 주요 비관세장벽이 관해 분야별로 각각 협
정을 체결하는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de)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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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 또는 
Standards Code)은 1980년 1월 1일자로 발효하여 미국, EC, 일본 등 38개국이 가입하였고 우리 나라는 

〈그림 1〉WTO TBT 이후의 세계시장 경쟁의 구도

80년 10월에 가입하였다. 동경라운드의 TBT협정은 특정국가들이 자국의 표준화제도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하거
나 또는 타국과 다르게 만들어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기술장벽협정은 
각국의 상이한 표준화 관련제도와 절차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애"(unnecessary obstacles)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장벽은 TBT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각국에 의하여 더욱 효과
적인 무역제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이는 기술장벽이 비관세장벽인 쿼타 및 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에 비하여 기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무역장벽으로서의 가시성(visibility)이 쉽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위생·환경·안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고 일방조치(unilateral measure)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TBT협정은 이를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loopholes)들이 있었다. 

86년부터 시작한 UR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체제출범과 더불어 1994년 TBT를 개정 일괄 타결
하였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첫째, 동 협정의 적용 및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기존의 협정이 협정 가입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PTA)
이었던데 반하여, TBT협정은 다자간 협정(MTA)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
여 농산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은「동·식물 위해 협정」에서 관할토록 이관하였으며,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의 

개념을 도입,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도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공정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도 협정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각국에서 기술규정 및 표준화제도 제정시 일반원칙을 명시하였다. 모든 회원국은 합목적적인 수행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까다롭거나 난해한 기술규정 및 표준화제도는 도입할 수 없으며, 이러한「합목적적인」수행개념에는 환
경보호, 국가이익, 인체의 건강이나 안정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규격을 새롭게 정할 경우 ISO/IEC의 국제규
격을 사용키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국제규격과 국내규격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국제규격과 한국산업규격(KS)의 
부합을 원칙으로 하여 계속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인 규격통일을 향한 움직임은 유럽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영역권내의 규격통합을 진행시키고 있
는 유럽에 이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PEC에서는 각 회원이 국
가규격을 국제규격에 일치하도록 추진하는 과제를 '95년 오사카 각료회의에서「오사카 행동지침」으로 채택했다. 
이와 같은 국제규격으로의 부합화가 같은 통합권 내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또 세계적 
규격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은 ISO/IEC의 지침서에 의해, ISO 9000과 ISO 14000의 통합움직임 등으로 계속 확산되
고 있다. 각국의 규제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정해지고 국제적 조화가 모색됨으로써 무역이 한층 더 자유화되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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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2)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확대 

WTO TBT협정은「회원국은 적합판정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 절차가 자기나
라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과 표준(standards)과의 적합을 보증한다고 납득하
는 경우, 가능한 한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 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한다.(6.1). 특히 회원국은 다
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할 용의를 갖도록 장려된다」고 규정하여 상호인정협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
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의 움직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같은 경제
권내에 있는 국가들간에 상호인정「글로벌 어프로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96년 7월에는 
호주와, 97년 6월에는 미국, 캐나다와 통신단말기기, 전자파적합성(EMC) 등의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체결에 합의했다.4)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상호인정은 TBT 협정에서도 권장되
고 있으며, 또 APEC 등 다양한 장에서 역할이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
이 높다. 

상호인정의 추진에 따라 양국의 해당규격이나 기준이 동등할 경우에는 국내용·수출용 모두 한번의 검사절차로 대응

할 수 있다. 또한 이중 검사에 따르는 절차 등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통해 시장접근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에 관한 상호인정과 맞물려 각국의 규격이나 기준을 국제규격과 일치시킨다면 한번의 시험결과를 전세계가 인정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One stop testing accepted worldwide). 유럽에서도 적합성 평가에 관한 결과를 서로 
인정해 주는「Global Approach」와 함께 해당기준으로서 유럽표준화 기관이 책정한 유럽 통일규격을 존중하는
「New Approach」를 채용한 CE 마킹제도에 의해 한번의 시험결과를 유럽전역이 인정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One stop testing accepted Europewide). 그러나 이러한 상호인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장벽은 쉽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 EU의 경우도 비규제제품은 21%에 불과하고 상호승인이 진행된 분야는 9%에 불과하다. 선진 주요국의 
상호인정협정에 의한 제품분야를 예시하면〈표1〉과 같다. 

3) 개별 제품위주의 표준에서 시스템 인증으로 확대 

종래의 국제규격은 주로 개별제품의 구조 및 성능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이나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0)이 제정되고 이는 노동안전·위생경영시스템(OHSMS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ystem) 등으로 확대되고 인증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ISO 9000과 ISO 14000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TC 176과 TC 207 합동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체는 이를 통합하여 IMS
(Integrated 

〈표 1〉각국의 상호인정협정 제품분야('98. 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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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① ISO 9000 

60년대를 거쳐 70년대에 구미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품질보증규격이 제정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과거 값싸
고 저품질 이었던 일본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구미로의 수출이 급증하는 것에 자극 받았으
며, 둘째,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 항공기 제조, 식품, 제약과 같은 산업에 대한 절대적
인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미 선진국들은 이들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각자의 국가 규격
을 제정하여 산업에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그 시기에 제정된 대표적인 국가 규격을 보면 영국의 BS 5750, 프랑스 
NF X 50.110, 독일 DIN 55.35, 미국의 ANSI/ASQC Z 1.15 등이다. 

각국이 제각기 규격을 만들어 적용함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에서 오는 결함 및 통상장애를 배제하기 위해 이들 규격
을 하나의 국제규격으로 통합하고 세계적으로 공용될 수 있는 품질보증 시스템의 표준화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1976년 ISO는 품질 보증시스템의 표준화를 활동범위로 하는 TC 176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ISO 9000시
리즈의 출발이었다.5) 

ISO 9000은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제품자체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성(liability)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며 이때 신뢰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생산자 

〈표 2〉ISO 9000시리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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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매자가 아닌 제3자(인증기관)로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ISO 9000은 어느 특정 제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회사
의 품질보증 과정이 어떻게 발생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 

〈표 3〉전세계의 ISO 9000 인증서 발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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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아시아 주요국의 ISO 9000 인증서 발급실적 

니라 회사가 적절한 품질 규격을 정의하며, 그 공정을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두가지를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ISO 9000 발급실적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표 3〉에서 보듯이 '95년 말을 기준으로 ISO 
9000 시리즈는 127,389건으로 매년 약 4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가장 많은 3,762
건이며, 대만이 1,354건, 싱가폴이 1,180건, 홍콩 739건, 한국 619건으로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는 우리 나라의 인증실적이 가장 낮다. 

② ISO 14000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9-M01-004.HTM (6 / 13)2006-05-08 오후 1:12:37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9-M01-0022-02.GIF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9-M01-0023-01.GIF


과학기술정책 Vol.9 No.1/2 004

UN환경개발회의(92. 6)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의 소비자, 정부, 기업들 

〈표 5〉ISO 14000 기본내용 

에 확대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산업발전 및 국가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1996년 ISO 14000시리즈가 도입되었다. 

이들 규격은 또한 규정된 성능 개선율이나 규정된 정부 또는 조직의 정책을 갖지 않는다. ISO 14000 규격에 대한 인
증은 적용 가능한 법에 대한 부합성,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책임, 오염 방지에 대한 책임(예를 들어 리사이클링, 공정 
변경, 에너지 효율성 및 재료 대체)을 유지하는 환경경영 시스템, 절차의 도입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환경
라벨링이 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QS 9000 

QS 9000은 1994년 자동차분야의 Big 3(GM, Ford, Chrysler)의 공급자 품질 요건 태스크 포스가 개발한 것으로 
몇몇 중량급 트럭 제조업체와 기타 제품과 서비스 부품 및 자재를 국내외적으로 공급하는 신청 회사들의 기본 품질 
시스템의 기대 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QS-9000은 ISO 9000 규격을 기본으로 하여 ISO 9000규격을 포함
하고 있으나 그 요건들은 ISO 9001보다 광범위하고 훨씬 정밀하다. QS-9000은 다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ISO 9001의 정확한 원문과 함께 자동차, 중량급 트럭 제조 요건을 추가한 일반 요건 

나. 3개의 모든 제조업체에 적용되면서 ISO 9001의 범위를 초과하는 요건을 포함하는 추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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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ord, Chrysler, GM에만 적용되는 요건을 포함하는 고객 특수 부문6) 

4) 기업의 전략상 표준의 중요성 증대 

① 국제표준의 중요성 

멀티미디어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업종을 필두로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 사실상의 표준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제표준
을 목표로 한 제품개발이 기업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사실상의 표준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기업
간 기술의 균형현상과 규격보급기간의 단축으로 규격획득이 경쟁우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제표준이 된 기술에 대해서는 시장확대에 따른 로얄티 수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사업
의 확장으로 시장이 상승저으로 확대된다. 후속제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반대로 후발기업은 제
품개발부담은 회피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활동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업이 표준화를 중시하는 것은 제품분야 뿐만 아니다. 공정분야에서도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데 미국 ANSI는 SSM
(Strategic Standard Management)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HP, IBM, GM 등 굴지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
근 경제의 無國境化가 진전되고 여러 국가들간에 표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바야흐로 표준을 제압하는 자가 시장을 
평정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② 공적규격의 중요성 증대 

종래, 기업은 사실상의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시장 공유의 확대를 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ISO 등에서 선정된 공적표
준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TBT 협정이나 APEC 등을 배경으로 한 안전·환경 등의 강제 법규에서 국제규격을 활용하려는 움

직임도 공적표준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가령 압력용기의 경우 이렇다 할 국제규격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근 유럽 등에서 강제법규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규격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ITS)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거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공적표준 책정절차에 따라 표준화를 진행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표준화기관의 공적표준 책정은 사실상의 표준과 비교하면 표준책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책정과정
이 투명하고 공평하여 회원들의 광범위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표준화가 국제표
준화기관을 활용해서 진전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 이제는 사실상의 표준뿐만 아니라 공적표
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5)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표준의 연계 

사실상의 표준의 급속한 확대와 영향력의 증대는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표준의 협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
례가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제도다. 이는 사실상의 표준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공적표준의 제정속
도가 느린데 대한 각국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ISO/IEC에서는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84년에 ISO/IEC에서 Fast Track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87년에 정보
기술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실시하는 조직으로서 ISO와 IEC의 합동기술위원회로서 ISO/IEC JTC1이 설립되었다. 
1994년 10월에 JTC1에서는 급속한 시장변화에 대하여 표준화단체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인식
하여 PAS제도를 도입하고 포럼이나 컨소시엄 등에 의해서 작성된 표준을 IS 및 ISP로 받아들이는 규약을 체결하였
다. 

ISP(International Standards Profile: 국제표준 프로파일)은 JTC1에 있어서 OSI등에 의한 상호운용성의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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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실현하여 시스템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OSI 등의 기본표준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그것들을 조
합시킨 프로파일 즉, 실장규약(ISP)이다. 이 방침은 사용자, 포럼/컨소시엄 및 JTC1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PAS제도는 정보분야 등에서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규격, 즉 공적으로 인정된 표준(Publicly 
Available Standards)으로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표준을 국제규격(IS, ISP)으로 받아들이기 위
한 제도다. 또한, PAS를 표준으로 제정하는 방법으로는 Fast Track방식에 의한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 국제표준화
에 필요한 기간을 통상의 1/2정도로 단축하고 있다. 

동 제도에 의해 국제표준개발의 신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 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표 6〉과 같다. 

〈표 6〉PAS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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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개발기간의 단축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적으로 표준개발기간의 단축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ISO는 '96년 제정한 ISO 장기전략에 
의거 ISO의 핵심언어를 스피드, 효율성, 유연성, 개방성 및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하에서 
기술발전이 현저한 분야에 대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예비규격을 통하여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일본, 독일 등은 아예 연구개발단계에서 국제표준을 염두에 둠으로써 과거 제품이 출
시된 이후에 표준을 제정하려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표준개발기간 단축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Fast Track 방식(Fast Track Procedure) 

ISO/IEC에서는 국제표준 작성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국가규격 등 규격으로서 일정한 실적이 있는 규격
에 대하여 표준화절차를 간소화하여 표준화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Fast Track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동 
방식은 일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규격에 대하여 TC(Technical Committee)/SC(Sub-Committee)에서의 작
성원안(WD)의 심의를 생략하고 즉시 DIS화하여 규격안으로서 직접 투표단계에 심의를 거쳐 규격화를 꾀하는 제도
이다. 이 방식의 채용에 따라 국제표준화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의 1/2인 1∼2년으로 단축된다. 참고로 JTC1에서 통
상의 규격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JTC1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표준이 작성될 때까지 4∼5년
의 기간이 필요하다. 

·절차: 업무항목제안(NP)→작업원안(WD)→위원회원안(CD)→규격안(DIS)→투표(FDIS)→국제규격(IS) 

②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제도 

ISO/IEC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요한 기술정보를 조기에 공표할 목적으로 기술보고서를 발행한다. 

가. 규격원안이 승인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찬성이 1/2이상 2/3이하인 것) 

나. 기술적으로 발전단계에 있으며 국제표준화하는데는 시기상조인 것 

다. 규격과는 다른 데이터종류를 수집한 경우 

③ TTA(Technology Trends Assessment)제도 

전세계적인 기술 등의 연구개발단계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신기술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기술적 선택을 꾀하여 유연성, 신속성, 공개성을 갖는 표준화를 먼저 촉진하는 제도이다. 조사는 
ISO의 경우 ISO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조사기관 혹은 ISO중앙사무국에 의해 소집된 워크숍에서 한다. 

가. IEC의 경우는 제안방식, 제안은 학회, 기업에서도 가능 

나. 발행형식: 문서 

다. 제도창설: ISO = 1984, IEC = 1994년 9월 

④ PACT(The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on Fu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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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에서는 신기술, 융합기술 및 시스템(전기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것) 분야에 관하여 산업계에서 장래 필요한 표
준과 규격에 관한 제언을 하는 위원회로서 PACT를 1994년에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3. 결론 

기술장벽 관련 분쟁건수는 GATT체제를 통틀어 15건에 불과하였으나 WTO체제가 출범한 95년-97년 사이에만 
16건이 발생하였다. 미 상무부는 한 기업이 표준이나 인증 등 기술장벽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이 15%라는 수치를 제
시한 바 있으며 유럽의 경우 보험인증이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도 총 매출의 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 

이러한 기술장벽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은 무역과 표준과 기술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각종제도의 개선과 표준화의 국제규범화 등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국가기술이전 및 촉진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1996. 3. 7)을 
개정하여 표준제정시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일본공업표준
조사회의 답신과 제8차 표준화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국제표준의 부합화와 국제표준의 창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연구개발 단계의 표준화(R&D phase Standardiz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유럽공동규격인 CE
를 발전시키고 상호인증협정(MRA)을 강화하고 Framework Program을 통하여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표준을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
의 ANSI는 전략표준경영(Strategic Standardization Management)을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Motorola, Hewlett Packard, GM 등 주요기업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과 표준을 전략적인 시장계획
의 수립에 있어 근원적인 협조자(natural partner)로 생각하고 있으며 표준은 기술자나 엔지니어와 마찬가지로 경영
자에게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NRC가「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st Century」8)라는 보고
서를 통하여 21세기 미국의 표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OECD의 과학기술산업위원회의 도움으로 영국 Sussex 
大學內의 SPRU(Science Policy Research Unit)는 1993년 11월「표준, 혁신, 경쟁과 정책(Standards, 
Innovation, Competitiveness and Policy)」9)에 관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여 표준과 혁신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조망한 바 있다. 일본은 1997년 11월「일본공업표준조사회」가 통산산업성 장관의 자문에 대해「일본의 국제표준
화 정책의 나아갈 길」이라는 답신을 발표하였다. 이 답신에서 左波正一 회장은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처를 산업정책
과 연관시키기 위하여 97년 5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앞으
로 성장이 기대되는 15개 분야에 중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0) 

그 동안 우리 나라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논리적으로 볼 때 기업이 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연구인력의 규모확대와 고급화를 추진했다면 기업의 기술개발역량도 강화됐어야 했고 세계시장에서
의 경쟁력도 높아졌어야 하나 현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에 출발하여 제품의 생산·판매·서비스에 이르는 기업의 혁신 프로세스의 비효율로 말미암아 투입된 자

원이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였거나 기업이 세계시장의 주도적인 기술개발이나 기술장벽에 뒤늦게 대처하였거나 혹은 
잘못 대처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은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를 통하
여 기술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가교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표준제도도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쪽으
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선진각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체제, 관리 표준체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
함으로써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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