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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벌 시 에 살아남기 해서 세계 각국은 사

회, 과학, 경제, 정치 등의 여러 분야에서 국제

력을 함으로써 다양성  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국제연구 력(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은 한정 인 자국의 자원과 인력의 

한계를 월하여 고차원의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

기에 그 요성  필요성이 차 커지고 있다. 

즉, 국제 으로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연구 력

은 로벌 경쟁 시 에 살아남기 한 생존 략

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 것이다(오동훈, 안

혜린, 2009). 

한 근래에 4차 산업 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 의 도래로 인공지능 련 기술

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간의 능력  일자리 등이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과 감성 심의 

과학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으로도 이러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재 한국에서 

국내연구 력에 의한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연구

가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연구 력

보다 국제연구 력에 의한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

구가 부상(浮上)할 것이다. 

이처럼 미래 사회에 응하기 한 방안으로 국

제연구 력의 요성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 국내연구 력과 비교했

을 때 국제연구 력은 조한 상태이다. 즉, 최근 

국내에서 국제연구 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서 한국의 국제연구 력 연구의  단계를 진단하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국제연구 력 연구

의 발 방안을 제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연구 력 주제 연구동향을 

악함으로써 한국에서 국제연구 력을 보다 활

성화시키기 한 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지 까지 국제 으로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는 

아닐지라도 국내연구 력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의 동

향을 악한 연구(정진규, 박지훈, 양동훈, 2013) 

 융합연구(Convergence Research) 동향을 조

사한 연구(융합연구총 센터 2018)는 수행된 상태

이다. 한국의 국제공동연구 황  략 방향을 

분석한 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도 1999년

에 수행되었지만, 이는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에 따

른 국제공동연구사업만을 상으로 하 다. 그러

나 국내에서 1990년 에 비해 2000년 이후로 국

제연구 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재 2000년 이후의 국내에서 

출 된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연구논문도 분석

상으로 포함하여 한국의 국제연구 력 주제 연

구동향을 악하고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논

문  연구보고서를 상으로 한국의 국제연구

력 주제 연구동향을 악하고자 함으로써 한국에

서 국제연구 력을 더욱 강화하기 한 발 방안

을 제안하 다. 

본 연구결과는 국제연구 력 련 연구자들의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연구 상 

범 를 확 하여 국가별 국제연구 력 연구동향

을 비교․분석한 연구와 각 세부 학문분야별로 

국제연구 력 연구동향을 악한 연구  국제연

구 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 등의 향후 연구

를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국제연구 력

을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를 개 하면 다음과 

같다. 먼  유성재 등(1999)은 한국의 과학기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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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 정책 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심으로 

국제공동연구의 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략방

향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 1999년을 기 으로 한

국의 과학자들은 기 연구와 경쟁이  단계 수

의 국제공동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과

학기술 략과는 무 한 자유과제가 주류를 이루

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앞으로의 략방향으

로는 첫째, 과학기술부의 국제공동연구사업에 

한 산의 증 , 둘째,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

의 국제공동연구 역량 강화를 한 지원 확 , 셋

째, 해외 공동연구센터와의 인 라 구축 측면에서 

발생하는 실제 활동과의 불균형 문제해결, 넷째, 

력 상국의 강  분야를 국제공동연구의 과제로 

도출(학습형과 참여형의 공동연구형태 유리), 다섯

째, 국제공동연구기획 (가칭)을 구성하여 국제공

동연구의 략을 세우고 로벌 신시스템 차원에

서의 국제공동연구의 기회 발굴 필요 등을 제안하

다. 

이후 안은  등(2004)은 지구과학분야에서 1994

년부터 2003년까지 출간된 SCI 논문을 상으로 

국가별 비교를 실시함으로써 력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진 역  력연구의 특징을 규명하

다. 분석결과, 연구개발 심 국가를 강조함으

로써 국가 간의 경쟁을 조장하기보다는 국가별로 

한 역할을 부여하고 연구개발의 통합 인 

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김강회 등(2012)은 미국특허정보를 심으로 

국제공동연구의 네트워크를 분석하 으며, 결과

으로 매개 심성이 높은 국가의 순 는 미국, 독

일, 국, 캐나다, 랑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 

등(2013)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

구 성과와 국제기구  해외 환경 련 연구기

의 연구결과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국제공동연

구의 분야와 방향을 제안하 으며, 향후 KEI 기

에서의 더욱 활발한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기 

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력 원회(가칭)’가 설

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 김은주(2015)는 정신의학분야에서 2009년

부터 2013년 사이에 발표된 18,500건의 논문들을 

Web of Science를 통해 수집함으로써 한국의 국

제공동연구의 지 구조 네트워크를 악하 다. 조

사결과, 체 으로 5년 동안의 공동연구 비율은 

높은 편으로서 89.97%로 집계되었지만, 아시아 국

가들 간의 력연구는 미비한 수 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가별로 심성과 연구 성과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심성이 높은 국가가 연구 성과

도 좋은 것으로 밝 졌다. 장덕희, 최용진, 김진

(2016)은 남극분야에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출

된 78,445편의 SCI 논문을 상으로 하여 국가 

간 력네트워크를 규명하 다, 그 결과, 체 남극

연구 분야에 있어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력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생산하고 있는 논문 수에 비해서 낮은 수 의 심

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최근 변 호, 박노언(2018)은 신․재생에 지 분

야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간행된 

SCI 논문을 심으로 하여 연구 네트워크를 분석

하 다. 연구결과, 지난 3년 간 신․재생에 지 분

야에서 한국의 국제공동연구는 꾸 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국 등의 기술선

진국과의 력연구는 많이 수행된 반면에 상

으로 개발도상국들과의 교류는 조한 것으로 

악되었다.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사항은 국가별로 사업 리 방식이나 서식 등과 

같은 행정체계가 다르다는 이기 때문에 국제공

동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자 편의 심으로 행정체

계가 개선되어져야 할 필요성에 해 강조하 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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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의 동향을 악한 연구는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수행되어졌음을 악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 지구과학 분

야, 특허 분야, 환경정책․평가 분야, 정신의학 분

야, 남극 분야, 신․재생에 지 분야에서 생산된 

각 학문별 국제공동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 졌다. 하지만 모든 학문분야

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수행된 국제공동연구의 동

향을 악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이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의 국제공동연구의 황을 악한 연

구는 유성재 등(1999)에 의해 1999년에 수행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기와 

상 측면에서 제한 을 갖는다. 즉, 한국에서 1999

년까지 진행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만을 상으로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황을 조사하

기 때문에 1999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논문  

보고서를 포함하여 한국의 국제공동연구의 동향을 

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학문 분야를 통 하여 각 학문별로 생산된 

연구논문  보고서를 상으로 한국의 국제공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한 논의 과 발 방안  

향후 수행되어져야 필요성이 있는 후속연구를 제

안하 다. 

3. 국제연구 력 주제 연구동향 
분석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상인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연

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과 보고서를 수집하기 

해 국내 문 학술데이터베이스인 KERIS의 

RISS와 DBpia  KISS를 활용하 다. 검색 키

워드로는 ‘국제연구 력’, ‘국제공동연구’, ‘국제연

구개발’, ‘국제 R&D 개발’을 사용하 으며, 본 연

구와 련 없는 부 합한 자료  DB 간에 복

되는 연구논문  보고서는 제외하 다. 그 결과, 

연구논문 71편과 보고서 33편을 포함하여 총104

편의 자료를 최종 으로 본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 추출된 데이터를 연도별, 연구자 신분별, 

주 자  공동연구자별, 공별, 주제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연구 력 주

제 연구동향을 악하 다. 

2) 연구동향 분석

(1) 연도별 현황 분석

① 연구논문 발간 추이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으로 1993년

부터 2018년까지 총71편이 본 연구의 분석 상으

로 수집되었으며, 연도별 연구논문의 수  비율은 

<표 1>과 같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1990년

에 8편으로 11.3%, 2000년 에 63편으로 88.7%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이 출간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2000년 이후의 편수를 구체 으로 

집계하면, 2000년과 2002년에 각각 1편(1.4%), 

2004년에 2편(2.8%), 2005년 4편(5.6%), 2007년 

1편(1.4%), 2008년 3편(4.2%), 2009년 6편(8.5%), 

2010년 2편(2.8%), 2011년 4편(5.6%), 2012년 7

편(9.9%), 2013년 10편(14.1%), 2015년과 2015

년에 각각 4편(5.6%), 2016년 6편(8.5%), 2017년 

3편(4.2%), 2018년 5편(7.0%)의 국제연구 력 주

제 련 연구논문이 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제연구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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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련 연구논문이 가장 많이 발행된 해는 2013

년으로 10편(14.1%)이 출간된 것으로 밝 졌으며, 

1990년 (8편, 11.3%)에 비해 2000년 이후(63편, 

88.7%)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이 더

욱 활발하게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연구논문 수 비율

1993 2 2.8

1995 2 2.8

1996 2 2.8

1997 1 1.4

1998 1 1.4

2000 1 1.4

2002 1 1.4

2004 2 2.8

2005 4 5.6

2007 1 1.4

2008 3 4.2

2009 6 8.5

2010 2 2.8

2011 4 5.6

2012 7 9.9

2013 10 14.1

2014 4 5.6

2015 4 5.6

2016 6 8.5

2017 3 4.2

2018 5 7.0

계 71 100.0

<표 1> 연도별 연구논문 수  비율 

<그림 1> 연도별 연구논문 발간 추이 

② 연구보고서 발간 추이 

국제연구 력과 주제 련 연구보고서로 1990

년부터 2016년까지 총33편이 본 연구 상으로 수

집되었으며, 연도별 연구보고서의 수  비율은 

<표 2>와 같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1990년

에 9편으로 27.2%, 2000년 에 24편으로 72.7%

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보고서가 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의 편수를 구체

으로 집계하면, 2000년에 3편(9.1%), 2001년에 

1편(3.0%), 2002년과 2003년  2005년에 각각 

2편씩(6.1%), 2010년 1편(3.0%), 2012년 2편

(6.1%), 2013년 5편(15.2%), 2014년 3편(9.1%), 

2015년 2편(6.1%), 2016년 1편(3.0%)의 국제연

구 력 주제 련 연구보고서가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연구보고서 수 비율

1990 1 3.0

1992 1 3.0

1994 1 3.0

1995 1 3.0

1996 2 6.1

1997 1 3.0

1999 2 6.1

2000 3 9.1

2001 1 3.0

2002 2 6.1

2003 2 6.1

2005 2 6.1

2010 1 3.0

2012 2 6.1

2013 5 15.2

2014 3 9.1

2015 2 6.1

2016 1 3.0

계 33 100.0

<표 2> 연도별 연구보고서 수  비율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제연구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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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련 연구보고서가 가장 많이 발행된 해는 

2013년으로 5편(15.2%)이 출간된 것으로 악되

었으며, 1990년 와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보고서가 보다 활발

하게 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연도별 연구보고서 발간 추이 

③ 연도별 연구논문  보고서 발간 추이 련 

시사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연구보고

서의 연도별 발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시사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과 보고

서 모두 1990년 에 비해 2000년 이후로 더욱 활

발하게 출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국제연

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과 보고서가 가장 많

이 간행된 해는 2013년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력

사업과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연구재단에서는 ① 국제화기반조성사업, ② 동북

아 R&D 허  기반구축, ③ 로벌연구네트워크, 

④ 국제 력선도 학사업, ⑤ 과학기술 ODA, ⑥ 

로벌연구 력지원, ⑦ NRF 특별 력사업, ⑧ 국

제교육 력증진사업, ⑨ 외국박사학 신고조회사업

과 같은 총9개의 국제 력사업을 운 하고 있다. 

이  동북아 R&D 허  기반구축사업은 2004년 

이후로 2018년 재까지 추진 이며, 로벌연구

네트워크사업은 2008년 이후로 지 까지 진행 

이고, 국제 력선도 학사업은 2014년 이후로 재

까지 추진 이다.1) 

따라서 1990년 에 비해 2000년 이후로 한국연

구재단에서 국제 력사업을 보다 극 으로 지원

함으로써 결과 으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

구논문  보고서도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보아 향후 국가 으로 연구비를 증원함으로

써 국제연구 력 사업을 확 한다면 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근 4

차 산업 명 시 의 도래로 인해 융합연구가 주

목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여러 학문 분야에서 국

제연구 력은 더욱 부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자 신분별 분석

① 연구논문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의 자인 연

구자의 연도별 신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연구자의 신분을 크게 교수, 

연구원, 학생, 기타 네 가지로 구분하 다. 교수 

집단에는 교수  강사를 포함하 고, 연구원 집

단은 연구원  연구 원으로 구성하 다. 학생 

집단은 학부생, 석․박사 학원생을 포함하 으

며, 연구자의 신분을 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타 집단으로 분류하 다. 한 연구자의 신분이 두 

개 이상으로 표시된 경우는 더 높은 지 의 신분

을 선택하 고, 를 들어 박사과정이면서 연구원

인 경우 연구원으로 구분하 다. 

 1) 한국연구재단 웹사이트: https://www.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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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신분/연도 교수(강사) 연구( )원 학생 기타 계 비율

1993 - 5 - - 5 3.2

1995 - 5 - - 5 3.2

1996 2 2 - 3 7 4.5

1997 - - - 2 2 1.3

1998 3 - - - 3 1.9

2000 3 - - - 3 1.9

2002 - 3 - - 3 1.9

2004 1 4 - - 5 3.2

2005 3 4 - 2 9 5.7

2007 1 - - - 1 0.6

2008 1 4 - 1 6 3.8

2009 3 10 3 1 17 10.8

2010 1 1 1 - 3 1.9

2011 3 1 - 1 5 3.2

2012 2 11 1 - 14 8.9

2013 9 7 1 3 20 12.7

2014 3 - 1 1 5 3.2

2015 - 8 - - 8 5.1

2016 3 8 1 5 17 10.8

2017 - 10 - 1 11 7.0

2018 3 4 1 - 8 5.1

계 41 87 9 20
157 100.0

비율 26.1 55.4 5.7 12.7

<표 3> 연도별 연구논문 연구자의 신분  증감 추이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을 발간한 연구

자의 신분에 있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1순  

집단은 87명으로 연구( )원 집단이 55.4% 으며, 

2순 는 교수(강사) 집단이 41명으로 26.1%를 차

지하 다. 3순 는 기타 집단이 20명으로 12.7%를 

차지하 고, 4순 는 학생 집단이 9명으로 5.7%를 

차지하 다. 

이를 통해 연구( )원 집단이 1순 를 차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

문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간행

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향후 

개선 으로는 석․박사 학원생으로 구성된 학

생 집단의 연구수행 비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학문후

속세 들의 연구지원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연도별 추이를 고찰하면, 2013년에 12.7%로 가

장 많은 20명의 연구자들이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을 출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

음으로 2009년과 2016년에 10.8%로 17명의 연

구자들이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을 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1) 연도별 

황 분석의 연구결과와 계되는 부분으로 국제

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이 가장 많이 출간

된 해가 10편(14.1%)으로 2013년이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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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수행연구자 수치 역시 같은 해에 가장 많

은 것으로 도출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② 연구보고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보고서의 자인 

연구자의 연도별 신분  증감 추이를 악하면 

<표 4>와 같으며, 연구자의 신분은 연구논문과 

동일하게 교수(강사), 연구( )원, 학생, 기타 네 

가지로 구분하 다. 

분석결과,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보고서

를 발간한 연구자의 신분에 있어 네 개의 집단  

연구( )원 집단이 69.3%(88명)의 우월한 수치로 

1순 를 차지했다는 이 주목된다. 이는 연구보

고서의 특성상 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의 일환으

로 연구보고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

일 것이다. 이외에 2순 로는 교수(강사) 집단이 

22명으로 17.3%를 차지하 으며, 3순 는 학생 

집단이 11명으로 8.7%를 차지하 고, 4순 로는 

기타 집단이 6명으로 4.7%를 차지하 다.

연도별 추이를 조사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

지 체 127편  68편으로 53.5%에 달하는 국

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보고서가 68명의 연구

자들에 의해 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가장 많은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보

고서가 간행된 해는 2014년으로 21명(16.5%)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2012년 이후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보고서가 많이 발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할 수 있었다. 

연구자신분/연도 교수(강사) 연구( )원 학생 기타 계 비율

1990 - 3 - - 3 2.4

1992 - 2 - - 2 1.6

1994 - 1 - - 1 0.8

1995 - 4 - - 4 3.1

1996 - 4 - - 4 3.1

1997 - 1 - - 1 0.8

1999 - 7 - - 7 5.5

2000 - 7 - 2 9 7.1

2001 - 2 - - 2 1.6

2002 2 2 - 4 8 6.3

2003 - 4 - - 4 3.1

2005 1 6 - - 7 5.5

2010 1 6 - - 7 5.5

2012 4 12 - - 16 12.6

2013 5 2 11 - 18 14.2

2014 1 20 - - 21 16.5

2015 5 4 - - 9 7.1

2016 3 1 - - 4 3.1

계 22 88 11 6
127 100.0

비율 17.3 69.3 8.7 4.7

<표 4> 연도별 연구보고서 연구자의 신분  증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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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도별  연구자 신분별 연구 추이 련 시

사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의 

연도별  연구자 신분별 연구 추이를 분석한 결

과를 근간으로 하여 시사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즉,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

고서 모두에서 연구자 신분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집단이 연구( )원 집단에 편 되어져 있

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연구( )원 집단 이

외의 교수(강사)  학생 집단의 국제연구 력 주

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의 참여율을 높이기 

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 보다 

교수(강사)  학생 집단의 국제연구 력 련 사

업을 지원하는 한국의 연구 환경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주저자 및 공동연구자별 분석

① 연구논문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의 주 자  

공동연구자의 수  비율을 살펴보면 <표 5>  

<그림 3>과 같다. 조사결과, 1인 단독연구는 25

편으로 3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2인 이상 공동연구가 체 71편  46

편으로 64.8%의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은 주목할 만하다. 즉,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연

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은 1인 단독연구보다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 졌다. 한 2인 이상 공동연구는 세

부 으로 2인 공동연구는 22편으로 31.0%의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인 공동연구는 15편으

로 21.1%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4인 이상 공동

연구는 9편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계

25 22 15 9 71

비율 35.2 31.0 21.1 12.7 100.0

<표 5> 연구논문 당 공동연구자의 수  비율

<그림 3> 연구논문 당 공동연구자의 구성 비율 

② 연구보고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보고서의 주 자 

 공동연구자의 수  비율을 알아보면 <표 6> 

 <그림 4>와 같다. 분석결과, 1인 단독연구는 

7편으로 21.2% 으며, 2인 이상 공동연구는 체 

33편  26편으로 78.7%의 높은 비 을 차지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

연구 력 주제 련 연구보고서도 연구논문과 마

찬가지로 1인 단독연구보다 2인 이상의 공동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2

인 이상 공동연구를 구체 으로 고찰하면, 2인 공

동연구는 4편으로 12.1% 으며, 3인 공동연구는 

8편으로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인 

이상 공동연구는 14편으로 42.4%의 비 을 차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계

7 4 8 14 33

비율 21.2 12.1 24.2 42.4 100.0

<표 6> 연구보고서 당 공동연구자의 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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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보고서 당 공동연구자의 구성 비율 

(4) 전공별 분석

① 공별 황

국내에서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출 된 국제

연구 력 주제 련 총71편의 연구논문의 공별 

구성을 악하기 해 일차 으로 학회지별로 나

어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출간되는 학회지의 

종류에 따라 연구논문이 포 될 수 있는 공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연구보고서

는 연구자의 공을 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연구보고서의 공을 하나로 단정 내리기도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연구보고서의 공별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한 실질 인 

공별 분석기 으로는 한국 학교육 의회와 한

국 문 학교육 의회에서 운 하는 ‘ 입정보포

털어디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과정보를 활용하

으며, 소계열 기 으로 공별 분포를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먼  학회지별로 분석하면,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은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총21종의 학

회지에서, 자연과학계열에서는 총7종의 학회지에

서 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에서는 총 18

종의 학회지에서, 의학계열에서는 단 1종의 학회

지에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이 출간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체 71편  11편(15.5%)

으로 가장 많은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이 출 된 학회지는 공학계열의 기계공학 공 

련 기술 신학회지인 것으로 밝 졌다. 이는 과학

기술 R&D 개발과 련하여 국제 으로 공동연구

를 진행하는 국가연구사업이 국내에서 많이 추진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5> 소계열 기  연구논문의 공별 분포

공별로 악하면,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

구논문은 총24개의 공에서 출 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경 학,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법학, 군사․국방․안보, 도시․

지역․지리학, 문헌정보학, 언론․방송․매체학, 

행정학의 9개 공에서, 자연과학계열에서는 작

물․원 학, 지구과학, 천문․기상학, 해양학의 4

개 공에서 발행된 것으로 규명되었다. 공학계열

에서는 기계공학, 철도공학, 항공․우주공학, 토목

공학, 방재공학, 산업공학, 안 공학, 산학․컴

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에 지공학의 10개 

공에서. 의학계열에서는 의학 1개 공에서 국제

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이 출간된 것으로 

악되었다. 

문헌정보학 공에서는 총6편으로 정보 리학회

지에서 3편(4.2%), 정보 리연구와 한국도서 ․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서 각각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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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이 간

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공별 분석 련 시사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총71편의 연구논문을 

상으로 하여 공별로 분석한 결과를 기 로 하

여 시사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총

24개의 다양한 공에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이 출 된 것으로 밝 졌다. 그러나 한국

학교육 의회와 한국 문 학교육 의회에서 운

하는 ‘ 입정보포털어디가’에서 구분하고 있는 학

과 분류기 에서는 인문학과 사회학을 통합하여 

인문사회계열로 나 고 있다. 즉, 국제연구 력 주

제 련 연구논문의 공별 분포  인문사회계열 

부분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9개의 공  국

어․국문학과 일본어․문학 2개만이 인문계열 

공이고 이외의 공 7개는 모두 사회계열임을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문학 공분야에

서 한국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이 많

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시스템이 구축

되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5) 주제 분야별 분석

① 주제 분야별 황

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선정한 한국에서 간행

된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 총104편을 주제 분야별

로 분석하 으며, 분류기 은 한국연구재단의 ‘학

술연구분야 분류표’를 활용하 다.2) 이 분류표에

서는 연구 분야를 크게 네 단계로 분류(8개), 

분류(152개), 소분류(1,551개), 세분류(2,468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류는 세부 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술, 

체육, 복합학 등 8개로 나 어져 있다. 이를 기

으로 분류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체 104편

의 연구논문  보고서를 분류 기 으로 주제 

분야별 분포를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분류 기  연구논문  보고서의 주제 

분야별 분포

일차 으로 분류를 기 으로는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양학, 의약학, 복합학

의 총7개 주제 분야에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출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류를 기 으로는 첫째, 인문학에서는 언어

학, 일본어와 문학, 한국어와 문학 주제 분야의 3

편(3.0%)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과

학에서는 경 학, 국제/지역개발. 군사학, 경제학, 

교육학, 무역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정책

학, 지역학, 행정학 주제 분야의 30편(29.6%)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출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연과학에서는 

기과학, 지구과학, 천문학, 해양학 주제 분야의 

9편(8.8%)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넷째, 공

학에서는 건축공학, 기계공학, 속공학, 안 공학, 

 2) 한국연구재단 웹사이트: https://www.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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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학, 자/정보통신공학, 항공우주공학, 환경

공학 주제 분야의 24편(23.3%)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출 된 것으로 

밝 졌다. 다섯째, 농수해양학에서는 농학, 해상운

송학 주제 분야의 4편(4.0%)의 국제연구 력 주

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발행된 것으로 규

명되었다. 여섯째, 의약학에서는 병리학, 방의학

/직업환경의학 주제 분야의 3편(2.9%)의 국제연

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출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복합학에서는 기술정

책, 문헌정보학 주제 분야의 32편(30.8%)의 국제

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은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출 된 주제 분야는 복합학의 기술정책 

분야  연구개발  기술 리로서 체 104편 

 26편으로 25.0%의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

졌으며, 세부 으로는 연구개발  기술 리 

에서도 과학기술 R&D 개발 분야가 국내에서 

국제연구 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해서는 국제 으로 수행하는 공동연구가 필요

하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인 것으로 단된다. 

한 사회과학의 교육학에서 어교육학, 직업

교육, 컴퓨터교육, 평생교육 주제 분야의 국제연

구 력 주제 련 보고서가 5편(4.9%) 발행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의 교육과정이 융합교

육을 시하게 되면서 이와 련한 국가연구사업

이 추진됨으로써 교육학과 연계된 국제연구 력 

련 보고서가 출간된 것으로 사료된다.3) 

뿐만 아니라 복합학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국제연구 력 주제와 련하여 간행된 연구논문

이 6편으로 5.8%의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구체 으로 계량정보학 주제 분야의 연

구논문이 5편으로 4.8% 고, 편목/메타데이터 주

제 분야의 연구논문이 1편으로 1.0%인 것으로 규

명되었다. 

② 주제 분야별 분석 련 시사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를 

상으로 하여 주제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

로 시사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

양학, 의약학, 복합학의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국

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발행

된 것으로 밝 졌다. 세부 으로는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인문학에서는 언

어학, 일본어와 문학, 한국어와 문학 주제 분야에

서, 사회과학에서는 경 학, 국제/지역개발, 군사

학, 경제학, 교육학, 무역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

송학, 정책학, 지역학, 행정학 주제 분야에서 간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

구논문  보고서가 자연과학에서는 기과학, 지

구과학, 천문학, 해양학 주제 분야에서, 공학에서

는 건축공학, 기계공학, 속공학, 안 공학, 기

공학, 자/정보통신공학, 항공우주공학, 환경공학 

주제 분야에서 출간된 것으로 규명되었다. 국제연

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의약학에

서는 병리학과 방의학/직업환경의학 주제 분야

에서, 복합학에서는 기술정책과 문헌정보학 주제 

분야에서 출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다양하고 방 한 주제 분야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가 발행되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둘째, 종합 으로 보았을 때 사회과학과 자연과

학  공학 등의 다른 주제 분야보다도 인문학 주

 3)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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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분야가 총 104편  3편으로 3.0%의 가장 낮

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한

국사회에서는 융합교육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문학을 바탕으로 인간 심 사상 

기반의 기술을 목한 자연과학과 공학  의약

학 등과의 국제연구 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한 한국의 연구지원  환경조성이 구성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논의  향후연구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연구자별, 공별, 주제 

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내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동향을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

한 논의 을 통해 한국의 국제연구 력 발 방안

을 제안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한국의 국제연구 력 발 방안 

(1) 한국의 국제연구협력 생산물의 양적인 성과

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향상 도모 필요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한국에서 1990년 에 비

해 2000년 이후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

문과 보고서가 더욱 활발하게 출간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장 생산량이 많은 해는 2013년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업마다 추진시기가 상이하

긴 하지만 2004년 이후로 재까지 진행 인 한

국의 핵심연구기 인 한국연구재단의 국제 력사

업과 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보고서  논

문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국제연구 력과 련

된 사업이 보다 확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생산물의 양 인 

성과만을 시하기보다는 내용 인 즉, 질 인 측

면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 교수(강사) 및 학문후속세대인 학생 집단의 

국제연구협력 지원 연구시스템의 구축 필요

한국에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논문  보고

서를 간행한 연구자를 신분별로 분석한 결과, 연

구( )원 집단에 편 되어 있고, 교수(강사)  

석․박사 학원생인 학생 집단의 참여율이 비교

 조한 것으로 악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수(강사) 뿐만 아니라 학문후속세 인 학생 집

단의 국제연구 력을 지원하는 연구시스템이 구

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인문학을 기반으로 기술을 접목한 국제연

구협력 정책 마련 및 연구 환경 조성 필요

공별  주제 분야별로 나 어 한국의 국제연

구 력 주제 련 연구 성과물을 조사한 결과, 자

연과학  공학 공․주제 분야에서의 비 이 

높은 반면에 인문학 분야에서의 비 이 가장 낮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인문학을 바

탕으로 인간 심 기반 기술을 목한 한국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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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 력 사업  연구추진이 더욱 확 되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이를 해서는 

련 정책의 마련이 가장 시 한 과제로 단되

며, 한 국제연구 력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2) 향후 연구 제안 

최근 4차 산업 명 시 의 도래로 인해 융합연

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여러 학문 분

야에서 국제 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제연

구 력은 더욱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생산된 연구보고서  논문을 상으로 하여 한

국의 국제연구 력 주제 연구동향을 악한 본 

연구는 련 연구자들에게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

는 국제연구 력 련 미래연구로서 연구 상 범

를 확 하여 국가별 국제연구 력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한 연구와 세부 학문분야별로 국제연

구 력 연구동향을 악한 연구  국제연구 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 등을 제안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출간된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과 보고서 총104편을 상으로 하

여 한국의 국제연구 력 동향을 악하 으며, 분

석결과  발 방안을 종합 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연도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

우 국제연구 력 주제 련 연구논문  보고서

는 1990년 에 비해서 2000년 이후에 더욱 활발

하게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3년에 가

장 많은 수의 련 출 물이 생산된 것으로 밝

졌다. 이는 한국의 연구 추기 인 한국연구재단

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력사업과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연구 력을 활성화

시키기 해서는 이와 같은 국제연구 력을 지원

하는 사업이 많은 연구기 으로 보다 확 되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국제연구 력 생산

물의 양 인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연구의 질

인 향상을 지향(志向)해야 할 것이다. 즉, 국제연

구 력 사업 련성과를 측정할 때 생산물의 양

을 시하기보다는 질 인 면을 포함하여 평가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자 신분별로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지 까지 국제연구 력을 수행한 연구자는 연구

( )원 집단에 편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강사)  석․박사 학원생인 학생 집단의 

비 이 상 으로 조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

에 따라 앞으로 교수(강사)  학문후속세 인 학

생 집단의 국제연구 력을 지원하는 연구시스템

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한 

실천방안으로서 국제연구 력을 수행하는 교수

(강사)  학문후속세  집단에게 인센티 를 제

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공별  주제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연과학  공학 공․주제 분야에서 가

장 많은 국제연구 력 련 생산물이 출 된 것으

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인문학 분야에서의 비 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인문학을 근간으로 인간 심 기반 기술을 목한 

한국의 국제연구 력 사업  연구추진이 보다 확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 시   근래 4차 산업 명 시 의 도래

로 인해 앞으로 국제 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국제연구 력은 더욱 증할 것이다. 미래연구로 

국제연구 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  리즘

(PRISM)에서 검색된 국제연구 력 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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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으로 하여 동향을 분석한 연구 등이 수행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제연구 력 연구자들의 기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향후 한국에서 

국제연구 력의 양 ․질 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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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Subje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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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 of the subject of Korea's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For this study, 104 articles and reports concerning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published in Korea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year of publication, researchers, field and 

topics and analyzed to identify trend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regarding the year of publication, 

articles and reports were more active in 2000 and thereafter compared to those in the 1990s. 

Results also showed that as far as the position of researchers is concerned, the researcher 

(research member) group was more prevalent in the study than professors (lecturers) and student 

groups. Concerning the field and topics,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was less active in 

the field of liberal arts. Research results provide basic data for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and contributes to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in Korea. 

Keywords: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Research Trends,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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