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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한남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부교수)

1 . 머리말

미국의 대학들이 과학기술의 창출능력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세계를 선도하게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연방정부의 연구비를 수주하는데 급

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여

산업계로부터 연구개발비를 획득하고, 대학의 교수, 졸업생들이 직접 벤처기업을 창업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들은 또한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대학과 기업간의 연계

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이 보유한 부지를 산업계의 직접 생산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대학이 자구적인 차원에서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1980년대에 와

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대학 자체는 물론 정부가 대학의 기능을 이

용하여 국가 경제 구조의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미국 연방정부는 Bayh - Dole Act를

통과시킴으로써 대학의 구성원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생산되는

지적 재산권을 대학 자체가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과학기술의 산업화가 더욱 가속

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확보 및 연구의 활성화 등 대학의 내부적 변화는 물론 이러한

대학이 소재한 지역경제에 까지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

식기반 경제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의 고도화에 따라 대학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지역경

제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연구개발 관련 인력 및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대학이 보유한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면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가장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의

여러 대학 가운데에서도 Stanford, MIT , Johns Hopkins 대학 등이 가장 앞서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대학들을 사례를 분석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창출된 과학기술을 산업계로

인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최근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들도 과학기술의 상업화와 연구개발기능의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즉 KAIST 는 1994년부터 신기술창업단을 조직하고

2001년 3월까지 약 6년 동안 총 100개 정도의 첨단벤처기업을 유치·육성하면서 대학과 산

업계간의 연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동호, 1999). 그 외에도 서울대학교, 호서

대학교 등을 비롯한 경향 각지의 대부분의 일반 대학들이 이미 창업보육센터 등을 설립하여

대학의 연구개발 및 지역경제 지원기능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영배, 1999; 하상조,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전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학들이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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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성과를 분석한 다음, 그 가운데 가장 선도적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우리나라 대학의 과

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데 시사하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 대학기반 과학기술의 산업화에 있어서의 국제적 흐름

1) 미국

미국의 대학이 순수 학문적 탐구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산업화에 관

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50년대 이전부터 일부 대학들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Stanford 대학의 경우 공대 학장을 지낸 Frederic T erman 교수는 1930년대부터 자신의 제자

(William Packard, David Hewlett )들이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신생기업을 창

업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자신도 이러한 기업에 창업자금과 기술을 직접 지원하였다.

T erman 교수는 또한 Stanford 대학이 그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Honors

Coorporative Program을 개설하여 기업체의 인력을 대학으로 불러 들여 재교육하는 기능을

추진하였으며, 그러한 기업에 유능한 졸업생들, 즉, 기술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한편 대학은 그러한 기업들로부터 졸업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은 물론, 대학의 연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양호한 위치에 부지를 제공하였고, Office of

T echnology Licensing , Stanford Computer Forum 등과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대

학이 보유한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상업화시키는 일에 가담하였다(신동호 1999; Saxenian

1991; 1993).

이와 같은 대학의 첨단기업 창업지원, 그리고 대학과 산업계간의 연계강화는 비단

Stanford 대학뿐만 아니라 동부의 MIT , 중부의 Johns Hopkins 대학 등에서도 발달되고 있

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MIT 는 연방정부로부터 레이더 장비, 핵무기 등 군수시설 및 장비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한 때 4000명 정도의 인력이 MIT 의 군수장비

개발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크게

삭감되었고, 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MIT 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그 동안 대학에서 개발된 인력과 기술

을 산업화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즉, 일찍부터 Industry Liaison Program, T echnology

Licensing Office,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Counsel 등을 설립하고 대학의 교수와 대

학원생들이 산업계로부터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는 대가로 연구비를 조성하는 방안

을 강구토록 지원,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는 이러한 모델이 T exas, UC Berkeley , Harvard, NC Capel Hill, Purdue

등 미국의 주요 대학은 물론 유럽의 대학으로까지 확장되었다(Clerk, 1997; Gernsey and

Smith , 1998; Schager , 1997). 대학이 과학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속화함

에 따라 미국 대학들이 설립한 기술이전센터의 수가 늘어났고, 또 이들간의 협력단체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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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이전센터 관리자 협회(Association of Univer sity T echnology Manager s, AUT M )

가 결성되어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추진한 기술이전의 활성화는

이 협회가 조사한 결과에도 잘 나타난다. 즉 이 협회가 주관한 조사에 의하면 1990년 이래

그 조사에 응답한 회원 기관의 수는 물론 그러한 기관들이 추진한 기술의 재산권화, 기술이

전 및 창업 등의 건수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AUT M에 가입하고 있는 기관은 미국의 대학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과

학기술을 많이 창출하는 대학병원, 그리고 캐나다의 관련 기관들을 포함하는데, 회원기관 중

조사 대상기관은 1991년 이래 260개 기관에서 1999년까지 322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회원

기관의 수는 같은 기간내 260개에서 322개로 증가하였다(AUT M, 2000: 9). 조사에 응한 기

관의 수는 다소 기복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995년 이후로는 해마다 증

가하고 있다.

<표 1> 미국 AUT M회원 기관의 지적재산권의 산업화 현황(1991- 1999)

연도

특허 신규 신청 건 수 특허권 등록 건 수 지적 재산권 소득

총 응답

기관의

경우

9년 연속

응 답 기 관 의

경우 (N =77)

총 응답

기관의

경우

9년 연속

응 답 기 관 의

경우 (N =100)

총 응답기관

의 경우

9년 동안 응

답한 기관의

경우 (N =82)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643

1,951

2,433

2,429

2,872

3,261

4,267

4,808

5,545

1,297

1,435

1,561

1,732

1,857

2,107

2,983

3,182

3,595

N .A .

N .A .

1,603

1,874

1,833

2,095

2,645

3,224

3,661

N.A .

N.A .

1,310

1,492

1,429

1,645

2,042

2,469

2,834

186

248

323

360

424

514

611

725

862

149

196

253

282

326

397

473

590

655

자료 : AUT M (2000: 9- 16)

<표 1>를 통해 AUT M의 조사결과를 보면 각 대학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지적 재산권

출원을 제출한 건수가 첫 조사시점인 1991년의 1643건에서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 발표 연도

인 1999년까지 총 5545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지적재산권의 등록이 이

루어진 건수는 1993년의 1603건에서 199년의 3661건으로 증대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각 연도의 조사에 응한 모든 기관을 상대로 한 것인데, 만약 그 기간 동안 줄곧 조사에 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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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만을 상대로 할 경우에도 지적재산권 출원 희망 및 취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지적재산권 관리로부터 창출된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사의 첫 해인 1991년의 경우 한해 동안 총 1억 8천만 달

러의 수익이 있었는데, 1999년에는 8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학들은 이렇게 지적재산권의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체를 창업함으로써도

지역경제와 국가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표 2>는 이와 관련된 AUT M의 조

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사에 응한 대학 및 병원의 총 수가 154개 기관들이 1980년과

1993년 사이 창업한 기업은 1169개에 달한다. 조사에 응한 기관들은 매년 200- 400개의 기업

을 새로이 창업시켰는데, 1999년의 경우 344개의 회사가 대학에서 창출된 과학기술에 기초하

여 창출되었다. 이러한 기업이 창출한 고용기회는 27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획득한 생산액

은 490억불에 이르며, 이를 통해 기여한 세수 증대효과는 5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AUT M, 2000).

<표 2> 미국 주요 연구기관의 창업 건 수: 1980- 98

연도
응답한 기관

의 총 수

1건 이상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총 수
창업 건수

1980- 93

1994

1995

1996

1997

1999

1999

130

83

96

86

101

114

111

154

156

172

168

171

176

188

1,169

241

223

248

333

364

344

합계 2,922

자료: AUT M (2000: 16).

2 ) 유럽과 일 본의 대학

미국의 대학들이 비록 일부이지만 일찍부터 대학에서 창출되는 과학기술을 산업계에 직

접 이전하는 전통을 수립한 것과는 달리 유럽과 일본의 대학들은 주로 교육과 순수 학문연

구에 치중되고 있다(Kneller , 1999; Owen - Smith , forthcoming ). 유럽의 대학들은 그래도 산

업혁명의 진원지로부터 인접해 있었고, 또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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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용 과학기술 연구의 전통을 수립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학에 비하면 연구의 질적 수준

만이 아니라 전통이나 분위기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즉, 프레그마티즘을 추구하는

미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하에서 1930년대의 이념 논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미 대학이 순수한 상아탑으로 남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유럽의 대학들은 아직도 그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많고 또 대학이 가

지고 있는 연구능력의 개발 시스템도 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즉, 미국의 대학들은 모든

연구 중심 교수들은 T enure Sy stem이라는 엄격한 교수 선발과정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일정

한 연구능력 및 자질을 가진 자만이 대학 교수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

학들은 유연적인 교원 인력활용제도를 구축해서 교수들이 대학간, 대학과 산업계간의 이직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교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대학간, 대학과 산업계간 이전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의 대학들은 이보다 훨씬 경

직된 체제로 인해 교수들의 대학간, 산업계간 이직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교수직은 일

종의 종신직으로 취급되어 대학과 산업계간을 물론이고, 교수간의 지식의 교류가 매우 제한

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수는 용용과학기술을 창출하여 산업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보다 하나의 인격

적 지도자로써 후세를 양성하는 교육기능 을 중심으로 규정되는 현실 하에서 과학기술의

창출에 필요한 연구능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조성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

지로 유교적 전통 하에서 교수의 교육자적 기능이 강조되다보니 과학기술적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능력은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유럽과 일본 대학의 비효율적인 경

쟁체제, 경직적인 교원인사제도, 그리고 발전적이지 못한 대학 교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

으로 인해 대학이 산업계로 이전할 수 있는 많은 과학지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

니라 그러한 제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한 근거로서 Owen - Smith 등의 연구를 보면 생명공학

의 경우 우선 유럽의 대학은 미국에 비해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부설 연구소 보다 열

등한 위치에 있고, 연구용량을 보더라도 미국에는 비교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적을 뿐만 아

니라, 국제적인 연구의 연계도 훨씬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1>은 Owen- Smith 등이 생명공학 관련 5000여개의 연구사업을 포괄하는 미국

과 유럽의 연구사업 관련 중요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각 국가의 연구사업으로부터 창출

된 지적재산권의 수효와 각 연구사업이 다른 기관과 협력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각각 원의

크기와 위치, 타 국가와의 연계선 등을 표현한 것이다. 이 표에서 원의 크기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수행된 분석 대상 연구사업의 결과로 창출된 지적재산권의 수효를 국가 단위로

나타낸 것이고, 원의 위치는 각 국가가 그러한 연구사업을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심성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수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서 원의 크기가 매우 크고, 또 다른 나라와 협력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유럽 및 일본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역동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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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과 유럽의 생명공학 연구사업 네트워크

자료: Ow en - Smith, et al. (forthcoming : 23).

3 ) 한국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주창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이

라하기 힘들다. 원래 기술개발의 역사가 일천한데다, 대학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보다

는 학생교육에 치중하였고, 산업계는 신제품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게을리하면서 선진

국의 제품을 모방하는데 급급하였다. 결국 1980년대 이후부터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대한데 비해, 제품생산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를 통한 경제구

조의 고도화에도 실패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에 와서 결국 후발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이

설정해 놓은 높은 진입장벽 사이에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1990년대 후반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전국 거의

모든 대학들이 비록 영세하고 소규모이지만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과학 재단 및 정

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업체가 필요로하는 과학기술의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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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의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하상조(2000)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260여 개

의 대학 및 관련기관에서 산업자원부, 혹은 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총 320개의 창업보육센터

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보육센터에는 총 2968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또한 과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협력센터는 2000년까지 총 개의 대학 개의 프

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경북대학 등, 일찍 선발된 대학에서는 이미 특허 등 산업재산

권 및 벤처기업들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연구개발 기능과 과학기술의 상업화 정도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고, 또 그를 위한 충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대학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제

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즉 지적재산권 창출, 벤처기업 창업, 산업계 인력의 재훈련, 고급인력

의 공급 가운데 오직 창업보육사업 이라는 극히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만 대학간 무리한 경

쟁을 하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고(김홍범 1998; 이진주 외, 1999), 또 이로 인해

정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는 우선 대학이 가진 기술개발 관련 기능과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선진된 사례에 대

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연구개발 인력 및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단인

것을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이 보유한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면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이러한 노력에 가장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의 여러 대학 가운데에서도 Stanford, MIT , Johns Hopkins 대학

등이 가장 앞서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을 사례를 분석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

발의 결과를 산업계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3 . 스탠포드 대학의 사례

스탠포드 대학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약 60㎞ 떨어진 산타 클

라라라는 농촌에 설립되었다. 캘리포니아는 원래 농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1950년대까지만 하

더라도 사과와 포도, 그리고 쌀 경작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이미

1850년대부터 UC Berkeley가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이 여기에 입지

하게 된 것은 동부에서 골드러시를 따라 서부로 이주한 리랜드 스탠포드씨가 자신의 아들

리랜드 스탠포드 주니어의 요절을 추념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240㎢(대전시 면적의

44%에 해당)에 달하는 거대한 농장을 학교부지로 기부한데서 기인한다. 그는 동부의 대학

에 못지 않은 훌륭한 대학을 서부에도 조성하여 자신의 잃어버린 자식과 같은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 대학은 1891년에 설립되어 1900년 당시 학부생 1055명, 대학원생 114명, 그리고 교수

75명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 현재에는 학부생 6546명, 대학원생 7700명 그리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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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명을 보유한 세계 굴지의 연구 중심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이 대학은 1년 예산을 17억 7

천만 불로 책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8%를 외부지원에 의한 연구비로 충당하고 있고, 사

립대학이지만 학생 등록금 가운데 직접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학교 예

산에 기여하는 부분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학은 설립 후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배출하고, 대학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첨단기술을 개발해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로부터 직접 첨단 기술기업을 창업함으

로써 세계적인 첨단산업지역인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스탠포드 대학이 과학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는데 관여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

로 구분된다. 첫째는, 전통적인 대학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즉, 교수

의 연구를 통한 사회적 기여와 학생 및 산업계 인력을 교육시킴으로써 산업계의 필요에 부

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대학 고유의 기능과는 별도로 스탠포드 대학은 대학원생

및 교수의 산업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에서 창출된 과학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고 있다. 세번째는 대학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공간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산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대학이 보유한 토지를 산업계의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

으로 제공하여 대학과 산업계간의 관계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수의 현장 중심 연구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원생들의 현장훈련의 기회로도 이용

하는데, 이는 요즈음 미국내외의 많은 대학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는 스탠포드 대학의 이러한 활동을 교육훈련, 연구단지 조성, 창업지원 등 셋으로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육훈 련

스탠포드 대학은 특별히 산업계에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

의 많은 학과들은 실리콘밸리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한 예

를 보면 대학 전체에 개설된 창업관련 과목들이 2001년 현재 30여 개에 이르는데, 이들은 특

히 공과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스탠포드 대학에는 또한 일찍부터 산업계

인력을 재교육시키는 다양한 Program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들

면 Stanford Computer Forum (SCF ), Honors Cooperative Program (HCP ), Stanford

Instructional T elevision Netw ork (SIT N ), T utored Videotape Instruction Program (T VIP )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95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이 지역의 기업들의 요구에 응하여 기업체 기술인력들도 스탠

포드 대학의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당시 수업료를 실제 필요 경비의 반

액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기업체로부터 호응이 폭발적이어서 수업이 만원사태를 이루게 되었

다. 이에 대응하여 공과대학장 터어만 교수를 중심으로 대학은 1954/ 55년 학기에 HCP를 개

설하고, 실제 필요한 교육비를 제공할 수 있는 희망 기업체를 먼저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종업원을 선발하여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입학시키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는 Sylvania, Hewlett - Packard, SRI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스탠포드 창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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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물론 General Electric 등과 같은 대규모 회사들이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개설된 HCP가 1960년대에 와서 참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실리콘밸리 지역이 성장하자 교통량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교통체증

이 심해져 회사의 종업원들이 스탠포드 대학에 수업을 받으러 오기까지에는 통학, 주차장 물

색 등 꼭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이에 대응하여 스탠포드 대학

은 산업체 학생들이 대학까지 오지 않고 근무처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원격강의를

실시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업계로부터 60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회사에 텔레비전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시청각 강의실을 마련하여 1969년부터 원격 HCP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Stanford Instructional T elevision Netw ork (SIT N )이라 한다.

이 프로그램 역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SIT N의 주고객인 Hewlett -

Packard가 샌프란시스코 북쪽 산타로사 즉, 대학에서는 90㎞ 정도 떨어진 곳에 공장을 설립

하였을 때, 당시 그 대학의 텔레비전 전파는 70㎞이상의 거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응해서 스탠포드 공과대학은 T utored Videotape Instruction Program (T VIP )을 개설

하였다. 이는 스탠포드의 해당 과목 담당교수가 먼저 강의내용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고 학생

들은 학교에 등교할 필요 없이 이 비디오 테이프로 공부한다. 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강의

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해당 회사마다 스탠포드 담당교수가 선정한 한 사람의 책임자

(강사)를 선정하여 강의를 진행하게 하고 질의·토의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되는 과목과 같은 분량의 과제가 주어지고 평가방

식도 동일하여 이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변환할 수도 있음은 물론 타 대학에 편·입학하더라

도 정규과목과 같이 인정받는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원격강의와 비슷한데,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점은 T VIP를 수강한 학생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직접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들 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다. 1995년 이 프로그램은 St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미국 내 총 200개 지역에서 146개 업체가

참여하고, 일년에 약 5천명의 등록 학생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Stanford Computer Forum은 일찍이 1965년부터 컴퓨터공학과와 컴퓨터 시스템 실

험실이 공동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업계와 연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회사와 대학측의 대표가 각각 3명씩 참여하여 이틀간 진행되는 연차

회동(Annual Meeting ), 교수가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Faculty

Liaison, 1,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특별 세미나, 산업계 기술인력을 대학에 장기간 파견하는

사업, 그리고 연간 150여 회 출판되는 컴퓨터 공학과와 컴퓨터 시스템 실험실의 연구회보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은 또한 A sia Pacific Research Center (APARC)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국제적인 인력 재훈련 프로그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대학 재정을 확보

하고, 대학과 다국적 기업 및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양의 여러 나라 정계와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APARC은 일본의 Sony 등은 물론 한국의 삼성 등으로부터 재정적

인 후원을 받는 대가로 이들 국가의 고급 관료 및 기업체의 고급 간부들에게 Visiting

Scholar ship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PARC은 또한 실리콘밸리 지역의 유명 한인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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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종문씨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실리콘밸리 지역의 기업 네트웍에 대한 대규모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스탠포드 대학의 각 기관들은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서 대학이 가진 과학기술을 산업계로 이전시키고 있다. 이 대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동함

으로써 산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대학 내로 끌어들이며, 그래서 교수들이 산업계의 동향과 현

장감 있는 기술정보를 입수하고, 또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프로

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학원생들 또한 현장감을 제고할 수 있고 대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2 ) 연구단 지 조성

1800년대 말 스탠포드 대학이 입지한 후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전자공업이 미미하

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초 스탠포드 연구공원이 조성되면서 그 판도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Castells and Hall, 1994). 스탠포드 연구공원은 Fredric T erman교수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개발된 것이다. 터어만 교수는 이 대학 출신 졸업생들이 직장

을 구하기 위해서 동부로 떠나야하는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대학으로써는 당시 어

려운 대학의 재정상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대학이 보유한 막대한 부지를 이용하되, 대학

의 부지 일부를 공업용지로 전환하여 그 땅을 첨단과학 기술기업에게 장기 임대하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첨단연구단지의 조성이 시작되었다.

스탠포드 연구공원은 1953년 총 70만평의 부지에 세계 최초의 대학 내 산업단지로 설립

되었는데, 여기에 Varian Associates가 최초로 1953년에 입주하였고, Hewlett - Packard,

Eastman Kodak, General Electric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휴렛 팩커드와 같은 회사는 터만 교

수의 제자, Bill Hewlett와 David Packard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 후 1939년에 설립한 회사

인데, 1955년에 이 연구공원에 두 번째로 입주하여 세계 굴지의 컴퓨터 기업으로 성장한 예

이다. 이 연구공원에는 2001년 현재 162개의 건물에 150개의 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

며, 약 2만 3천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 연구공원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면적의 땅을

미개발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신동호, 1999).

이 연구단지는 현재 Stanford Management Company란 스탠포드 대학에 기부된 각종 부

동산을 관리하는 기구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스탠포

드 대학에 단순히 임대료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부금을 연구비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입주

한 회사들은 흔히 스탠포드 대학 교수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생산

된 각종 지적재산권을 구매하고 졸업생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대학과 산업계

간의 활발한 연계에 대한 국제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3 ) 창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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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 대학이 입지한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은 원래 농업 중심의 경제였지만 1890년경

에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되어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발한 창업활

동을 벌인 결과 오늘날 이 지역이 실리콘밸리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스탠포드 대학이 다른 대학, 특히 50년이나 먼저 설립된 주변의 UC Berkelery보다도 졸

업생 창업이 활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전통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1930년대부터 이

대학에 자리를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T erman교수의 역할로부터 기인한다. 즉, 그

는 대학원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갖고 학교 주변에서 창업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였는데, 그러한 전통에 영향을 받아 스탠포드 대학은 Hewlett - Packard를 비롯, SUN

Microsystems, Silicon Garphics 등의 반도체 회사, 그리고 Yahoo 및 Google과 같은 인터넷

업체 등 무수히 많은 기업을 창업시킬 수 있었다.

스탠포드 대학이 기업을 신규로 창업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대학원생이

학업기간 중, 혹은 학업기간이 끝나자마자 기업을 직접 창업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교수를

중심으로 창업하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구입해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대학원생이 창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때에는 관련 교

수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스탠포드 대학원 졸업생, 혹은 재학생이 창업

하여 실리콘밸리에서 활약 중인 기업은 실리콘밸리의 150대 기업 중 36개에 해당되고, 이들

의 매출액을 48%가 되는데, 그 가운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대

표적 검색엔진, Yahoo (1995년 창업)와 Google (1998년 창업) 모두가 이 대학 대학원 재학

생들에 의해 창업된 것이다. 그 외에도 잘 알려진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예를 보면

Hewlett - Packard (1939년 창업), Silicon Graphics (1982년 창업), SUN Microsystems (1984

년 창업), 등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과정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 1 ) 창업사 례 1 : H e w lett - P a c kard

Hewlett - Packard는 스탠포드 대학의 Fredrick T erman 교수의 두 제자인 William

Hewlett와 David Packard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로 매우 잘 알려진 회사이다. 이 회사 창업

자들은 공히 1934년 스탠포드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하였는데, 팩커드는 뉴욕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 취업한데 비해, 휴렛은 터만 교수의 지도 하에 1년 동안 대학원 수업을 받

다가 이듬해 석사학위를 하기 위해 MIT 로 떠났다. 휴렛은 그 후 1936년 MIT 에서 석사학위

를 마치고 새로운 학위를 하기 위해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왔다.

당시 터어만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이 동부로 떠나지 말고 대학 주변에서 기업을 창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저항으로 조정하는 진동기 (Oscillator )를 개발

하고, 이것을 산업화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장비보다도 쉽고 저렴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그 장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했었는데, 휴랫이

라디오 진동기 (Radio Oscillator )를 고안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진

동기는 불안정성이 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작은 전구가 갖는 비선형 저항온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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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빈도가 다른 신호를 발산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었다.

Hewlett - Packard가 생산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터어만 교수는 당시 Sperry Gyroscope라는 회사로부터 받은 연구비 1000불 중, 500불은 연

구조원인 팩커드의 급여로, 나머지 500불은 재료비로 썼다. 이 제품을 제일 먼저 대규모로

구입한 회사는 월트 디즈니인데, 이 회사는 환타지아라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진동기 4개를 구입한 것이다. 휴렛팩커드는 1939년 1월 상장회사로 되었고, 1995년 기준으로

볼 때 휴랫팩커드는 세계 각국에 약 10만명의 고용하고 있고 1년 수익이 300억불에 달하는

컴퓨터 및 전자 계측장비 제조회사로 성장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8만 8500을

고용하면서 연 매출 488억불에 달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2 ) 창업사 례 2 : Ci s c o S y s t em s

시스코 시스템즈는 1981년 스탠포드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부 컴퓨터 장비센터

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던 Sandy Lerner와, 같은 해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 공

학과의 컴퓨터 장비 센터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던 Leonard Bosack이 1984년에 공동 창업

한 회사이다. 시스코 시스템즈의 핵심기술은 1970년대 초에 스탠포드 대학이 개발한 대학내

로칼 네트워크, SUNet (Stanford University Netw ork ) 를 지원하면서 대학 내 각종 하부시

스템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인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코 시스템즈가 창업된

것이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업계에 LAN (Local Area Netw ork)과 WAN (Wide- Area Network )을

통합하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고성능, multiprotocol internetworking을 가

능하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스탠포드 대학 Medical School의 SUMEX- AIM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던 Bill Yeager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었다. Yeager는 1974년에 처음

으로 스탠포드 대학에 취업되어 스탠포드 Medical School이 미국 보건성(NIH )으로부터 따낸

Artificial Intelligence(AI)를 생명공학에 적용하는 프로젝트(1973- 1992)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1980년 Xerox가 스탠포드 대학에게 Ethernet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SUMEX는 1980년 네트웍 라우터와 T IP (T erminal Interface Processer )를 개발하는 과

제에 착수하였는데, 여기에 Yeager가 참여하게 되었다. Yeager는 1981년 여기서 PDP 11에

기초한 안정적인 라우터를, 이어서 1982년에는 T IP에 기초한 라우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

다. 이는 나중 같은 대학 컴퓨터공학과 Andy Bethtolsheim이 개발한 서큣보드에 올려놓는

기술로 개발되어 오늘날의 SUN Microsystems를 설립하는 기반 기술로 발전하였다. Yeager

가 개발한 이 라우터 기술은 스탠포드 대학에 제공되었고, 스탠포드 대학은 1985년 SUMEX

를 통해서 개발된 이 기술을 채택하여 대학 캠퍼스 전체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시스코 시스템즈를 설립한 러너와 보삭은 1986년 이미 조성된 스탠포드 대학의

Multiple- Protocol Router 기술을 스탠포드 대학의 Office of T echnology Licensing으로부터

매입하여 시스코 시스템즈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Yeager는 지적재산권 판매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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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명하고, 로열티의 85%를 할당받아 이를 SUMEX 프로젝트에 다시 기부하여 그 프로젝

트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중 Yeager는 SUN Microsystems로 직장

을 옮겼는데, 이렇게 설립된 시스코의 제품이 최초로 판매에 들어간 것은 1989년이었다.

시스코는 개별업체와 네트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상업용 목적으로 네트웍을

이용하는 업체에게 네트웍 솔류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써 업계의 세계적 선도 주자로 발돋움

하였다. 이 회사는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에만 2000년 현재 만 6천명, 세게

적으로는 총 4만 3천 명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수익이 189억불에 달하는 회사로 성장하였

다. 시스코는 현재 자체 판매망을 통해 115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225개의 판매점과

75개의 기술지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3 ) 창업사 례 3 : Go o g le

인터넷 서치엔진을 개발한 Google, Inc역시 스탠포드의 대학원생, Larry Page와 Sergey

Brin에 의해 창업된 회사이다. Google은 Internet상에서 하이퍼 택스트의 연계에 기초하여

찾고자하는 Site를 찾아주는 서치 엔진이다. 이 기술은 스탠포드 대학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인 Page 와 Brin에 의해 개발되어 그 대학의 기술이전센터(OT L)에 기술이 공개되었다.

Page는 컴퓨터공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미시간 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위싱턴에

있는 Advanced Management Systems , 일리노이주 에반스터에 있는 CongiT ek에 근무한 경

력이 있다. 그는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의 T erry Winograd교수의 지도하에 박사과

정 재학 중, 현재는 Google로 변신한 그룹스터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있다가 팀동료 Brian ,

Craig Silver stein등과 함께 Google을 창업하였다. 공동창업자 Brin은 러시아 모스코바 태생

인데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전공한 뒤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는 스탠포드에 다니면서 Page를 알게 되었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

Page와 함께 Google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Page와 Brin이 개발한 기술은 처음에 스탠포드 대학의 OT L에 일차로 공개되었다. OT L

은 처음에 이 기술을 기존의 회사에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결

국은 Page와 Brin이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직접 Google을 창업하도록 유도하였다. Google이

1998년에 처음 창업되었을 때에는 창업자들이 가진 신용카드를 갖고 장비를 구입하는 방식

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처지였는데, 1999년 6월까지 2천 5백만불의 자금을 동원하는데 성

공하였고, 1999년 12월에는 하루 약 6백만 건의 검색을 유인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2001

년 6월 현재까지 이 회사는 비록 상장되지는 않은 개인 기업으로 남아있지만 하루 약 5천만

건의 검색을 유치하게 되었고, 종업원 규모 200명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AUT M,

2000).

현재 창업자들은 아직도 대학원 학위과정 중에 있으며, Page의 지도교수 Winograd를 비

롯하여, Jeffery Ullman, Rajeev Motw ani 등과 같은 창업자들의 학과 교수들은 지금 Google

의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Page의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 공학과 동료이자

Google의 핵심기술이 개발 단계에 있을 때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Craig Silver stein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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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인의 박사학위과정을 일시 중단하고, Google의 기술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러한

Google 역시 스탠포드 대학이 스핀오프 기업을 창업하여 대학과의 활발한 연계를 형성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4 . 시사점

대학의 과학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계에 이전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의 연구

개발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만약 대학에서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훌륭

한 정책을 갖고 대학의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시키고자 하여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이 연구개발능력을 촉진하는 것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

의 초점은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 그 자체보다도, 그 결과로 산출된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계로 이전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있다.

미국 스탠포드의 경우를 보았을 때, 보다 활발하게 대학의 과학기술을 산업계로 이전시키

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터어만 교수 처럼 희

생적인 교수가 실용적인 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와 교육 역시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헌신적인 인물이 있어야 한다. 그는 스스로 졸업생들과 함께 기업을 창업하고, 그러

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 인해 스탠포드 대

학, 특히 공과대학은 대학 교수와 졸업생 창업이 매우 활발한 전통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

다.

대학내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분위기는 대학의 행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과대학

은 공식적으로 많은 산업인력 재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계가 직접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대학 교수는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산업계로부터 많은 연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대

학은 기술이전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기술이전과 창업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

구공원을 조성하여 첨단 기업을 유치, 지원하여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결국 스탠

포드 대학은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실리콘밸리라는 독특한 첨단산업지역을 조성하는

데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로써도 동부의 MIT 나 샌프란시스코의 UC

Berkeley보다 50년이나 늦게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그러한 대학 보다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은 연구역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대

학, 일부 교수들은 국제적인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대

학기반 과학기술이 산업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 교수들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또 교수의 연구

개발결과를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다시 대학의 연구기금으로 환

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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