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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일본의 노벨상 수상이 이슈로 대두

□ 2002년 노벨상 수상자에 일본인이 2명이나 선정

- 고시바 마사토시 동경대 교수가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데 이

어 다나카 고이치 시마즈제작소 연구소 주임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

·3년 연속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일본 기초과학의 저력이 화제로 등장

-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이공계 분야 수상자를 일본이 지속적으로 배출

·2002년까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과학 부문 9명, 평화상, 문학상 등 3명

으로 총 12명에 달함

노벨상 개요

- 스웨덴 알프레드 노벨이 유산을 수상기금으로 제공

·순수과학 분야 등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

-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의학·생리학, 문학, 경제학의 학술부문 6개와 평화상을

합쳐 총 6개가 매년 주어짐

·1901년부터 경제학상을 제외한 5개 학술부문 시상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을 기념하여 경제학상을 제정, 시상하기 시작

·평화상은 오슬로(노르웨이), 나머지는 스톡홀름(스웨덴)에서 시상

-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삶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은 인류와 각국의 발전에 주는 의미가 큼

□ 한국은 아직 과학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없음

- 2000년 김 대통령이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 유일

- 세계적으로 27개국이 과학 부문의 노벨상을 수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수상자가 없음

·아시아에서는 일본 9명, 중국 2명, 인도 및 파키스탄이 각 1명씩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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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

□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때가 되었음

- 한국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할 경우,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 이 경우 이공계 기피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학기술계가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도국의 과학부문 노벨상 수상 사례

- 인도는 일찍이 1930년 라만(C. Raman)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여 영국 식민

지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

- 파키스탄은 1979년 살람(A. Salam)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여 잠재력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각인

□ 노벨상 수상은 단순히 수상자와 수상국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그치지 않으며

국가 장기발전의 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음

- 노벨상 수상은 과학자들에게는 노벨상에 도전하는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정

책당국에게는 과학기술 투자 확대에 무게를 실어주게 됨

Ⅱ. 일본 노벨상 연속 수상의 배경

2002년에 노벨 물리학ㆍ화학상을 동시 수상

□ 일본은 19년만에 4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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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바 마사토시(小紫昌俊, 76세) 동경대학 명예교수는, 뉴트리노(우주로부

터 날아오는 소립자)의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

- 고시바 교수 그룹은 뉴트리노를 관측하기 위해 거대 지하 만원경인「가미오

간데」라는 관측장치를 개발하여, 1987년 뉴트리노 관측에 성공

□ 교토에 있는 시마즈(島津)제작소 분석계측사업부 라이프사이언스 연구소의

다나카 고이찌(田中耕一, 43세) 주임연구원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

- 다나카 연구원은 21세기 생명과학의 핵심인 단백질 등 생체고분자의 질량이

나 입체구조를 해석하는 방법(소프트 레이저 이탈법)을 개발

- 다나카가 개발한 이탈이온화법은 단백질의 입체구조나 질량의 분석을 통해

단백질 기능 등 생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크게 공헌

ㆍ이로 인해 신약 개발에 혁명을 가져와 유방암, 전립선 암 등에 대한 조기 진

단이 가능해짐

□ 일본은 물리학과 화학 두 분야에서 대학의 노 교수(76세)와 젊은 기업 연구

원(43세)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로 동시에 노벨상을 수상

- 일본 전체가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에서 3년 연속 노벨상을 수상하여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음

- 특히 박사학위가 없는 젊은 기업 연구원이 비전공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음

ㆍ"연구에 몰두할 수 없을 것 같아 진급시험도 포기했으며, 돈벌이를 생각하지

않고 연구를 하게 해 준 직장에 감사한다"(다나카씨의 발언)

3년 연속 과학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의 저력

□ 지금까지 일본은 국력에 비해 노벨상 수상자가 적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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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제2의 공업국을 이룩한 일본이 이에 걸 맞는 노벨상

수상자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

- 기초 과학기술을 구미에 의존하고 상품개발에만 치중한 결과 창조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아 왔음

ㆍ평균적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때문에 창조적인 교육이 결여

□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으로 일본의 과학기술력을 세계에 과시

- 일본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총 9명이 수상하여 과학기술 대국임을 입증

- 일본의 연구 수준은 독보적인 몇 명의 과학자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

상급 연구자들이 산맥을 형성하는 단계에 와 있음

ㆍ노벨상에 근접한 연구자도 20명 정도에 달한다는 평가

- 과거의 노벨상은 기초과학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응용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어서 향후에는 일본이 강점이 발휘될 전망

일본의 노벨상 수상 현황

연도 물리학 화학 의학생리학 문학 평화 경제학

1949 湯川秀樹

1965 朝永振一郞

1968 川端康成

1873 江崎玲於奈

1974 佐藤榮作

1981 福井謙一

1987 利根川進

1994 大江健三郞

2000 白川英樹

2001 野依良治

2002 小紫昌俊 田中耕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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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 분야에서 9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일본이 서구식 진리탐구나

창조성을 가장 빨리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

-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서구식 문화를 가장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나라

서양의 「창조」와 동양의 「계승」문화

◇ 진리탐구와 창조적 연구의 학문적 전통이 문화로서 계승되는 서구와는 달리,

동양에서는 스승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연습하여 최종

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전통이 지배적

☞ 동양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독창적인 연구

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

일본 과학기술력의 현황(2000년 기준)

미국 일본 한국

연구자수(만명) 111.4 72.8 16.0

연구개발비(억 달러) 2,472 1,320 122

특허출원건수(만건) 220.6 79.2 12.2

기술수출액(억달러) 380.3 102.3 n/a

기술무역수지

(수출/수입)
2.36 0.93 0.07

첨단기술산업

수출액 점유율(%)
25.5 13.2 n/a

노벨상수상자수

(자연과학)
204 9 0

자료 : 일본 과학기술백서 2002년, 한국 산업기술백서 2002년

첨단기술 기업이 노벨상 수상의 배경

□ 고시바 교수의 뉴트리노 검출은 시즈오카현(靜岡縣)에 있는 하이테크 기업

「하마마쓰(浜松)포토닉스」사의 높은 기술력에 의해서 가능했음

- 매출 500억엔, 종업원 2천명인 이 회사는 고시바 교수가 의뢰한 50㎝ 광

전자배증관(망원경의 눈)을 개발하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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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당시 세계최대가 20㎝였는데 그 2.5배 수준의 개발을 강행하여 성공

ㆍ완성된 배증관은 전자를 천만 배 이상 증폭시킬 수 있음(월면에서의 회중전

등 빛을 검출해 낼 수 있을 정도)

ㆍ이후 정밀도를 2배 향상시켜서 현재 세계 배증관의 60%를 점유

□ 다나카 연구원의 시마즈(島津)제작소는 생명과학 관련 분석기기분야에서 세

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

- 생명과학 분야에서 최첨단의 일본인 연구자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시마즈

제작소의 기기는 세계의 일류 연구자들이 대부분 사용

ㆍ시마즈제작소는 내외의 기술을 섭취하고 일관성 있게 연구개발에 힘을 기울

여 세계적인 지명도를 유지

□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일본 첨단기술 기업들의 기술력이 드러났음

시마즈(島津)제작소

◇ 매출액 약 2천억엔이며 창업 130년의 역사를 지닌 교토 소재 기업

- 1875년 학교용 이화학 기계 제조ㆍ판매 회사로 창업한 이후 축전지 개

발, 의료용 x선 장치 개발에 주력

ㆍ지금은 분석계측기 메이커로서 세계적인 기업

ㆍ최근 2년 연속 적자로 게놈이나 담백질 해석 관련 비즈니스를 강화

- "일본이 가야할 길은 과학기술입국이다"이라는 사풍을 가지고 있으며

사원 약 3,200명의 절반이 기술자

ㆍ업계에서는 독창적인 사람이 많은 회사로 정평이 나 있음

ㆍ업적이 나빠도 시마즈과학기술진흥재단에 대한 지출은 아끼지 않음

□ 일본은 구미와 비교하여 민간이 공공보다 과학기술연구비가 많은 특징이 있

어서 향후에도 민간기업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음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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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의 노벨상 수상은 동경통산공업(소니의 전신)에서의 업적으로 1973

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에사키(江崎玲於奈)씨에 이어 이번이 2번째

□ 일본기업들은 IT +바이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

- 최근 시마즈제작소, 히타찌제작소 등 첨단 IT기업들이 신규로 바이오 분야

에 뛰어들고 있어, 아직 연구가 일천한 IT+바이오 분야에서 앞으로 일본기

업의 연구성과가 기대됨

일본 정부는 향후 50년간 30인의 노벨상 수상을 목표

□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노벨상 수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

- 일본정부는 과학기술과 창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3월 제2차 과

학기술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

ㆍ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 전

략성을 강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노벨상으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과학상의 수상

자를 구미 주요국 수준으로 배출할 것(50년간에 노벨상 수상자를 30명 정

도)」을 정책목표로 설정

□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벨상 관련자들을 일본으로 초대

- 2002년 3월에는 일본에서 「노벨상100주년기념포럼」을 개최

- 일본학술회의가 전액 부담하여 노벨상 선정위원회나 재단의 대표를 포럼에

초대하고 강연회 등을 개최

ㆍ일본학술회의의「외국인저명연구자초빙사업」으로 연간 3명 정도를 1년씩

초빙

ㆍ외무성은 부문별 선정위원장 등을 초대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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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에 연구연락센터를 개설하여 노벨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

□ 노벨상을 정부정책으로 내걸고 수치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비

판이 있음

- 스웨덴 노벨상위원회는 일본이 노벨상 관계자에게 초대 공세를 가하고 있다

고 불만을 표명

ㆍ장래 일본인이 수상했을 경우 수상자의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도 있음

-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노벨상의 수치목표를 세우

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대두

□ 일본의「노벨상 국가목표」에 대한 서구의 비판은 동양과 서양간의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음

- 진리탐구의 문화적 배경이 없는 동양에 대해, 서양인이 국가목표를 이해하

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연구원에 대한 처우와 보상 문제가 제기

□ 다나카의 노벨상 수상은 기업 연구자의 처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

- 수상대상 기술의 특허에 대해 시마즈제작소가 다나카에게 지불한 돈은

1만 1천 엔에 불과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나카씨는 불만 없이 기업에 계속 남아 있었고 오히려

연구 분위기에 만족

ㆍ노벨상 수상 후에도 파격적인 승진을 거부하며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을 회사측에 대해 요구

- 다나카의 사례는, 우수 연구자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직급상 높은 처우를 하

는 것이 좋은 연구결과를 낳다는 기존의 연구자 관리 정책에 변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음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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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술자의 연구 의욕은 금전적 가치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

- 좋은 처우보다는 연구 자체에 만족하고 꾸준하게 연구하기를 바라는 연구원

에 대한 보상방식을 개발할 필요

ㆍ자신의 호기심에 충실한 연구를 하게 하는 것이 왕성한 연구개발 의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졌음

일본기업의 연구자에 대한 처우 사례

기업명 처우 제도 개선 사례

히타찌

제작소

ㆍ임원대우로 자유로운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펠로제도」를 3년 전

부터 도입

ㆍ현재 세계적인 연구자로 알려진 3사람에게 적용

ㆍ2년에 한 번 경영회의에서 후보자를 심사

ㆍ노벨상, 수학의 필즈상, 문화훈장을 수상한 경우에는 인정

소니

ㆍ연구자의 최상위 포스트로서 임원대우의 「코퍼레이트 리서치

펠로」제도

ㆍ현재 4명의 연구원이 펠로

도시바
ㆍ기술계 사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코스의 최상위 직급인 「首席

技監」으로 10월부터 집행임원대우를 설치

미쓰비시

화학

ㆍ작년부터 칩사이언티스트의 인정제도를 출발시켜 연수의 20%의

추가보수를 지급

ㆍ150건의 특허를 취득한 자가 인정을 받음

자료 : 일본경제신문에서 발췌

□ 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귀속 문제도 제기

- 최근 특허 등 기술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대가를 높여서 의욕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증가

ㆍ일본에서는 근무중에 발명한 직무발명의 귀속문제에 대해 소송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업들이 근본적 대책을 모색 중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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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현실

취약한 기초과학 수준

□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

는 아직 세계수준과 격차가 벌어져 있음

-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은 정부 및 민간 부문의 과학기술 투자 확대에 힘

입어 2002년 세계 10위로 상승(IMD의 과학부문 경쟁력 평가)

□ 연구성과 및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

- 미국 특허 및 해외 논문 발표건수 등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만선진국에 비해 절대규모가 작음

ㆍ특허의 활용도, 논문의 피인용도 등 질적 수준에서 상당한 격차

- 기술수준의 경우 일부 영역에서는 선진국에 접근한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

으로 선진국의 60~70% 수준인 것으로 평가

ㆍ기초기술 및 원천기술에 기반한 기본설계, 소재,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이 전반적으로 낙후

- 생산기술은 주로 설비와 기계에 내장된 기술들을 소화, 흡수한 것으로서 고

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술의 고도화도 당면과제

□ 연구개발 자원의 절대규모도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

- 총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미국의 1/20, 일본의 1/11, 독일의 1/4 수준

ㆍ국내 총연구개발 투자가 다국적기업 1개사와 비슷한 규모

ㆍ주요 선진국의 정부부담 비율은 30~40%이지만 한국은 25%에 불과

- 연구원 수는 미국의 1/10, 일본의 1/6, 독일의 1/2

ㆍ1만명당 연구원수는 22.9명으로 일본 52.1명, 미국 41.0명, 독일 29.3명 등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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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과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수 비교

구분
한국

('00년)

미국

('99년)

일본

('99년)

독일

('99년)

프랑스

('98년)

영국

('98년)

연구개발비(억불)

정부부담비율(%)

122.4

24.9

2,435.5

33.2

1,319.7

27.4

514.7

33.3

316.8

39.1

257.6

35.8

연구원 수(만명)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명)

10.8

22.9

111.4

41.0

65.9

52.1

24.0

29.3

15.7

26.7

15.9

27.1

자료 : 산업기술진흥협회

국가 차원의 기초과학 육성의지가 약함

□ 정부는 2006년까지 정부 연구예산 중 기초연구 예산 부문을 25% 이상으로

확대해 간다는 목표를 설정

- 2002년 기초연구예산 규모는 9,408억원으로 정부연구예산 대비 19.0% 차지

기초연구예산 증가 추이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추정)

4,997억원 5,732억원 6,350억원 7,288억원 9,408억원 1조 131억원

- 2006년까지 SCI 논문발표 건수는 10위권, 논문 피인용도는 40위권 수준으

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 인구 1만 명당 연구원 수도 영국, 독일, 프랑스 수준인 30명 전후까지 확대

시킬 계획

□ 정부차원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절대규모나 수준이 아직 낮음

□ 그 밖에, 고등과학원 운영, 젊은 과학자상 운영 등 몇몇 주목할 만한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장기적 비전하에서의 추진은 미흡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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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과학원 운영을 통하여 노벨상 도전이 가능한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겠다

는 목표로 추진 중

ㆍ‘선진국과 대등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하여, 세계적 석학을 유치하여 국내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고등과학원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고등과학원 인원 현황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9

현재

2002

정원

연

구

직

석학교수 1 1 2 2 2 2 2

교수 6 6 8 9 12 13 17

연구원 11 30 28 34 42 40 55

소계 18 37 38 45 56 55 74

지원인력 11 12 12 13 16 16 17

총계 29 49 50 58 72 71 91

주: 원장은 연구직에 포함.

노벨상 수상 가능성 제고에 소극적

□ 능력 있는 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연구대학 집중 육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

- 우리나라의 158개 4년제 대학 중 몇 개를 ‘연구대학’으로 집중 육성할 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

ㆍ미국의 경우에도 모든 대학이 연구대학이 될 수 없음

ㆍ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하나씩만 설치해도 16개

- 연구대학의 개수도 문제지만, 연구대학의 혁신적 운영능력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총장 선거제도, 대학교수의 정년보장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대학 제도들이

잔존하고 있어 유능한 대학 경영자와 교수 초빙에 어려움이 있음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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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 및 연구 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

- 미국대학은 학생 선발과 교수 채용시 지역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교수 및 연구원을 유인하는 한편, 형식적 관료주의(red tape)

가 적은 행정 지원으로 교육 및 연구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

- 국립 과학재단(NSF), 그리고 록펠러 재단 등과 같은 민간조직으로부터의 풍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 연구비를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함으로서 미래에 대비

한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개발

□ 노벨상 수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미흡

- 초점이 분산된 기초과학, 미래기술 추진정책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의 국

가적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함

- 국내외 과학자들 중 노벨상 수상에 근접한 후보군)에 대한 파악 노력이 제

대로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지원이 어려움

ㆍ노벨상 수상이 가능한 외국의 과학자층과 국내 유망학자 간의 공동연구 등

이 제대로 시도되지 못함

-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줄 세우기 풍토’가 남아있으며, 탁월한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사장(死藏)시키는 사회적 메카니즘이 작동

□ 연구성과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취약

- 노벨상 수상 프로세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과학자층과의 교류가 부족

- 과학자들간 교류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외교적 관계 강화 및 우리나라의

유력한 기술력이나 연구 관계자들의 대외 홍보하는 것이 걸음마 단계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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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기초과학연구의 저변 확대

□ 초중고교의 자연과학 및 이공계 교육과정에 ‘재미(흥미)’라는 요소를 가미

- 입시교육 때문에 ‘몸으로’자연과학에 흥미를 가질 기회를 잃은 어린 학생들

에게 자연과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도입

- 필답고사 외에 현장실험 경험, 특정 테마에 대한 토론능력 등을 평가에 포

함시켜 바람직한 교육 방향으로 유도

- 정규교육 과정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

ㆍ체험에서 나오는 과학적 사고력이야말로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밑거름이 된

다는 사실을 인식

ㆍ어린이들에 대한 TV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사이언스 드라마’같은 것을 제

작 방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과학체험 프로그램 실시 사례

- 서울 송파구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개월씩

과학교실을 운영 중 (현재까지 10회째 운영)

ㆍ·풍선으로 축구공 만들기, 아이스바 만들기, 치약 만들기 등 실험 위주의 체험

학습으로 인기

- 경기 안성시 체험문화시설인 엄마손목장에서도 어린이들에게 물로켓 발사 등

과학실험 프로그램을 제공

- 놀이공원인 서울랜드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

등 다양한 운동법칙을 공부하는 ‘어린이 과학교실’을 운영

ㆍ이 프로그램은 과학설명회, 문제풀기, 과학놀이로 구성돼 있는데 어린이와

함께 문제풀기를 원하는 교사들에게는 실험장소와 실험기구를 제공

자료: 동아일보 2002. 9. 24일자 등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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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과학영재를 적극 발굴하여 특별 관리하고 지원

- 산학관 협력 하에, 유능하고 잠재력 있는 이공계 학생들의 해외유학에 대한

‘조건 없는’지원 시스템을 마련

- 과학영재의 교육·훈련은 병역, 지력 및 체력 저하 연령대 등을 세심하게 고

려하여 이들 과학영재의 육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제도 개선을 모색

□ 기업이 대학이나 잠재력 있는 과학자 군(群)에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세제를 마련

- 미국의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등과 같은 조직이 있었기에 미국의 고등

교육과 과학기술이 발전

-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그 일정부분을 강제적으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

금으로 적립·활용하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록펠러 재단과 노벨상

- 록펠러 재단은 20세기 초부터 Post-Doctoral fellow 제도로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

- 2차대전 이후에는 학제간의 연구를 장려하는 등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환경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외국인이라도 우수하면 유치하여 아낌없이 재정

지원

ㆍ커렐(A. Carrel), 타일러(M. Theiler), 듀브(C. De Duve) 등의 외국인이 록펠

러 재단이 설립한 록펠러 대학(록펠러 연구소의 후신)에서 노벨상을 수상

☞ 록펠러 재단의 연구비 지원은 미국대학의 연구방향과 대학의 학과편성을 좌우할

정도로 민간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

□ 정부가 젊은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

-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실험기자재 구입 등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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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향상에 없어서는 안 될 고가의 실험기자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

고 구입을 지원

※ “자연과학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를 자연으로부터 빌리는 것이

지 정부가 내걸고 있듯이 과학기술 창조입국과 부국강병을 위한 것은 아니

다”(200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노요리 요지 나고야대 교수)

다나카의 노벨 화학상 수상을 부끄러워하는(?) 일본

- 다나카 코이치의 노벨화학상 수상은 ‘그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일본

학계의 역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어 이채

- 일본 질량분석학회는 1989년,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장려상을 다나카에게 수여

함으로써 그의 연구가 독특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긴 했으나, 그 중요성을 인식

하는 데에는 실패

- 일본정부도 「綜合科學技術會議」가 중심이 되어 ‘萌芽的인 卓越한 硏究’의

발굴을 목표로 노력해 왔고 ‘단백질 정밀해석’부문을 차세대 중심과제로 내세

웠지만, 다나카의 업적을 재발견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대두

자료: AERA, 2002. 10. 21일자

수상가능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 독창적 연구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

- 과학 부문의 노벨상은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개인의

학문적 업적의 인류복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수상여부를 결정

- 기초과학 분야 중 수상가능 부문에 대한 국가차원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

-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진작시킬 수 있는 포상제도를 확대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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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미국 유수대학의 전략적 차별화 전략

대학
노벨상 수상자 수

생존전략
수상자 수 ranking

MIT
11(1)

- 초기에는 기초과학보다는 산업연구를 중시

·20C초기에는 미국대학 자연과학 부문의 상징으로

부각

- 대공황 이후에는 연방정부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기초과학 연구에도 심혈

- 그 결과, 기초과학과 공학 중 어느 분야를 중점

분야로 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 상의 갈등이 내연5위

칼텍
14(2)

- 소수정예 추구

- 유럽에서 우수 과학자를 대거 초빙하여 단기간에

MIT를 추월3위

스탠퍼드
14(1)

- 스탠퍼드는 MIT를 따라잡는 것 대신 MIT가 소홀

히 하는 분야의 집중공략을 차별화 전략으로 채택

- 물리학과 전자공학의 협동연구에 전력을 경주

·공대학장이던 F. Terman은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 협동연구를 위한 마이크로웨이브연구소를

설립하여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 육성2위

주: ( ) 안의 숫자는 해당기관에서 재직 중에 수상한 외국인의 숫자임.

자료: http://www.nobel.se/index.html 등

□ 노벨상 수상이 가능한 해외 과학자층과 국내 유망 학자 간의 공동연구를 파

격적으로 지원

- 일본은 포함한 아시아 지역 과학 부문 수상자 11명(2002년 수상자까지 포

함) 중 7명이 선진국에서 연구활동 중에 수상하였음

- 국내 학술단체들이 10년 이내에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 과학자

를 추천하게 하고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

ㆍ노벨상 수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노벨상을 수상했거나 나중에 수상하게 되는

과학자들과 사제지간 혹은 공동연구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임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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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스웨덴 학술 협력 및 기본적 외교관계를 강화

- 스웨덴 왕립아카데미 및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등과의 학술교류를 강화

ㆍ과학 아카데미의 물리 및 화학 분과에 속하는 각각 50여명과 카롤린스카 연

구소의 Nobel Assembly에 속하는 50여명의 젊은 생리학자들과 학술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 노벨상 위원회 위원 15명(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과의 긴밀한 연계관

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

- 스웨덴 주재 대사관이 노벨상 위원회 및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 등과 긴

밀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

ㆍ일본의 경우, 해마다 駐스웨덴대사가 노벨상 위원들을 초청해서 일본 과학기

술의 우수함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 중

□ 스웨덴 뿐만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학자들과

도 긴밀한 학술 협력 및 외교관계를 도모

-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 후보 추천에 있어 추천권을 갖는 등 다른 나라

와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활용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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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국별 노벨상 수상자 추이

역대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현황 (1901~2002)

국가명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

생리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계

미 국 75 49 84 11 19 34 272

영 국 19 27 24 9 8 7 94

독 일 20 26 15 7 4 1 73

프랑스 11 7 8 13 9 1 49

스웨덴 4 4 8 16

스위스 4 6 6 2 3 21

소련

(러시아)
8 1 2 3 2 1 17

네덜란드 8 3 3 14

이탈리아 3 1 3 6 1 14

오스

트리아
3 2 4 9

캐나다 1 4 1 1 1 8

벨기에 1 3 4

일 본 4 4 1 2 1 12

덴마크 3 4 7

남아

공화국
1 1 2

스페인 1 1

중 국 2 2

호 주 4 4

아르

헨티나
1 2 3

인 도 1 1

헝가리 1 1 1 3

핀란드 1 1

체 코 1 1

포르투갈 1 1

파키스탄 1 1

한국 1 1

아일랜드 1 1

기타 45 40 6 91

계 168 139 176 99 90 51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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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노벨상 수상자 선정 과정

□ 후보자 추천은 정해진 엄격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 노벨 재단의 정관에 정해진 후보추천 자격자가 문서로써 각 노벨 위원회 및

상 위원회(간사)에 추천

- 수상 후보자 추천 의뢰 서한 발송 및 접수는 ‘전년도 9월~당해년도 1월’

·약 2,500~3,000여통의 서한이 발송되며 약 15%인 300~400통의 추천서가

접수

□ 심사 및 수상자 결정은 심사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결기관이 최종 결정

- 심사기관은 의결기관의 산하에 설치되며, 심사기관은 대략 4~5명으로 구성

- 각 의결기관은 한 번 내린 심사결과를 번복할 수 있음

- 정부관리나 국회의원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불가

노벨상 선정 프로세스

분야 심사기관 의결(시상)기관 비고

물리학, 화학 분야별 노벨위원회
왕립 스웨덴과학원

경제학 상 위원회

생리학(의학) 노벨위원회
카롤린스카 의과대

노벨총회
카롤린스카 의과대내

문학 노벨위원회 스웨덴 한림원

평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좌동
노르웨이 의회내
심사 및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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