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및 시사점]

세계 R&D 투자는 1992년 $6,720억에서 2021년 $2조 2,200억 이상으로 3배 증가

∙코로나19는 이러한 증가 경향을 다소 둔화시켜 전 세계R&D 투자 증가율이 2020년과 2021년에 
2% 미만으로 감소

∙중국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튼튼한 경제를 구성하는 38개 OECD 국가들이 더 이상 
전 세계 R&D의 유일한 동인(drivers)이라고 할 수 없음

[R&D 투자] 미국은 세계에서 R&D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

∙EU와 일본은 안정적으로 R&D 지출이 유지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감소
[R&D 집약도] 이스라엘과 한국은 R&D･혁신에 대한 상대적인 집중이 미국, 중국보다 강함

∙ 미국은 1990년 중반 5위권 밖으로 밀려난 이후 현재 다시 순위가 상승하여 2021년 4위
∙중국은 GDP 대비 3%를 목표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데이터 미비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
[연구원 현황] 중국이 2013년 이후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 연구원 배출 국가로 자리 매김

∙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연구원 증가
[과학 출판물 현황] 중국의 출판물이 최근 10년 간 4배 이상 급증하여 2021년 미국보다 우위

∙중국은 코로나19 팬더믹 과정에서도 2020년 14%, 2021년 17%의 증가율을 보였던 반면, 미국은 
증가율이 완만하여 중국이 미국보다 많은 과학 출판물을 생산

∙ 2021년 영국이 3위, 독일이 4위, 인도가 5위를 차지
[특허 현황] 중국의 특허 출원 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음

∙ 중국은 2015년에 총 PCT 특허 출원에서 1위를 차지한 후 그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음
∙ 2019년에 미국은 그동안 2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2위 탈환
∙ 한국은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유지 중
중국이 다수 지표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증가 중 

∙ 연구인력, 과학 출판물, 특허에서 중국은 세계 1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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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과학기술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는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R&D 정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AAAS는 ’76년부터 ‘R&D예산과 정책 프로그램(R&D Budget and Policy Program)’을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R&D투자 동향에 관한 분석을 수행

∙ 예산 분석 외에도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관련 교육,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위한 과학 생태계 조성, 공공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

AAAS는 R&D에 대한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의 약진에 대해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

∙중국은 과학 출판물에서 미국을 앞질렀고 여러 분야에서 특허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한국, 대만 등은 연구개발과 연구자 집약도(Intensity)에서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음

∙미국은 2021년 R&D 집약도 4위, 2019년 기초 과학 집약도 10위, 2020년 근로자 대비 연구자 
비중이 14위에 위치

∙AAAS는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이 유지되기 위해 현재의 미국 R&D 상황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안내하는 「U.S. R&D and Innovation in a Global Context」 보고서를 작성

이번 호는 AAAS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U.S. R&D and Innovation in a Global Context: The 

2023 Data Update」 내용을 요약･발췌

∙ ’22년 AAAS는 미국 경쟁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위하여 R&D와 관련된 국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3년 4월에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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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투자

2-1. 전반적인 투자 경향

세계 R&D 투자는 1992년 $6,720억에서 2021년 $2조 2,200억 이상으로 3배 증가

∙코로나19는 이러한 증가 경향을 다소 둔화시켜 전 세계R&D 투자 증가율이 2020년과 2021년에 
2% 미만으로 감소

∙중국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튼튼한 경제를 구성하는 38개 OECD 국가들이 더 이상 
전 세계 R&D의 유일한 동인(drivers)이라고 할 수 없음
※ 2018년 중국은 비OECD 국가 R&D 투자의 82% 차지

∙OECD 국가들의 R&D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2.56%의 R&D집약도에서 2021년 
2.71%로 증가

주1) 단위: 구매력평가 지수(PPP)로 보정된 불변(Constant) 10억 달러
주2) 중국의 2019~2021년 수치는 AAAS의 추정치로 그래프의 빨간색 선은 중국 추정치가 포함된 수치임

[그림 1] 1992년 이후 전 세계 R&D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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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별 투자 경향

미국은 세계에서 R&D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

∙EU와 일본은 안정적으로 R&D 지출이 유지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감소
※ 2019~2021년 중국 데이터는 R&D 측정 기준인 Frascati 매뉴얼과의 적합성 문제로 OECD 검토 중

주) 단위: 구매력평가 지수(PPP)로 보정된 불변(Constant) 백만 달러

[그림 2] 전 세계 R&D 추이(국가별/지역별)

이스라엘과 한국은 R&D･혁신에 대한 상대적인 집중이 미국, 중국보다 강함

※ R&D 집약도(R&D투자/GDP)는 한 경제에서 R&D에 할애되는 자원의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며, 국가의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 미국은 1990년 중반 5위권 밖으로 밀려난 이후 현재 다시 순위가 상승하여 2021년 4위
∙중국은 GDP 대비 3%를 목표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데이터 미비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

[그림 3] 국가별 R&D 집약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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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R&D 집약도의 선두는 한국, 노르웨이, 독일이며, 미국은 2019년 기준 13위

∙한국은 2021년까지 공공 R&D 집약도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아직 2021년 수치가 보고되지 않은 
국가들이 추후 수치를 보고한다고 할지라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 공공 R&D가 급증하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 
R&D 투자 둔화가 지속되고 2011년 예산통제법*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2008년 금융위기 대응으로 확대된 정부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

[그림 4] 국가별 공공 R&D 집약도 추이

한국은 민간 R&D 집약도에서 1위이며, 미국은 4위

※ 참고로 R&D 집약도 1위인 이스라엘은 공공/민간보다 국외 투자 비중이 높음

∙민간 R&D 투자가 한동안 정체되고 있는 일본과 감소한 독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민간 R&D 투자가 증가하는 국가들은 혁신 산업을 유치하는 세제 개혁, 조세 혜택(한국), 해외 
직접 투자(대만) 등을 통해 증가

[그림 5] 국가별 민간 R&D 집약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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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인력

중국이 2013년 이후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 연구원 배출 국가로 자리 매김

※ 중국의 데이터 문제로 2019년 이후를 확인할 수 없지만 AAAS는 EU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

∙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연구원이 증가

주) 상근상당 연구원(FTE) 기준

[그림 6] 국가별 총 연구원 수 추이

한국이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가 가장 높으며,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가 높은 순위임

∙AAAS는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한국의 원인으로 「BK21 
four」 사업을 들고 있으며, 벨기에 증가는 국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개혁의 결과로 언급

[그림 7]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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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 출판물

중국의 출판물이 최근 10년 간 4배 이상 급증하여 2021년 미국보다 우위

※ 과학 출판물 현황은 Web of Science(WoS) 의 국가별 정보 사용

∙중국은 코로나19 팬더믹 과정에서도 2020년 14%, 2021년 17%의 증가율을 보였던 반면, 미국은 
증가율이 완만하여 중국이 미국보다 많은 과학 출판물을 생산

∙ 2021년 영국이 3위, 독일이 4위, 인도가 5위를 차지

[그림 8] 2021년 기준 출판물 수 상위 8개 국가의 총 출판물 추이(단위: 천 건)

출판물 규모 외 지표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중국이 뒤를 쫓고 있음

∙[피인용 횟수] 중국이 출판물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했음에도 2022년 피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자
(분야별 상위 0.1%)는 미국 출신 연구자가 2,764명(38.3%)으로 가장 많음
※ 중국은 1,169명으로 2위, 영국이 579명으로 3위

∙ [기관] 2022년 상위 5개 기관 중 미국은 Havard(1위), Stanford, National Institute of Health가 
포함되었으며, 중국은 Chinese Academy of Sciences(2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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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

중국의 특허 출원 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음

※ 특허 정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PCT 승인 특허 데이터 사용

∙ 2015년 이후 중국은 총 PCT 특허 출원에서 1위를 차지한 후 그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음
∙ 2019년 미국은 그동안 2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2위 탈환
∙ 한국은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유지 중

[그림 9] 2021년 기준 PCT 특허 출원 수 상위 8개 국가의 총 특허 추이

기술 분야별로 강점을 보이는 국가들이 각각 존재하지만, 의료기술･생명공학･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특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의료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감소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팬더믹 동안 해당 분야 특허가 
감소하였으며, 반면, 중국과 한국은 팬더믹 기간 동안 급증

∙생명 공학 분야에서 중국의 특허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미국을 추월하고 그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음

∙반도체 분야에서 그동안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던 일본이 감소세를 보이는 동안, 중국, 한국의 
특허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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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분야별 PCT 특허 출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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