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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절차�

[1]� 연구� 목표� 및� 배경

(연구 목표) 디지털 혁신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국가가 집중해서 육성해야 할 미래 ICT 기술 발굴 

연구 배경

(환경변화) 기술패권 경쟁 심화, 디지털 전환의 본격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움직임 등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R&D정책)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서 확보해야 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집중화된 R&D 정책 추진

(연구방향) 기술 환경 변화와 R&D 정책 추진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의 “완결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 ICT 기술을 도출하고 각 기술분야별 변화방향에 따른 미래 핵심 요소기술 제시

[2]� 탐색� 프레임워크

(환경분석) 미래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메가트렌드와 2022년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의 정
치·경제·사회·기술(PEST) 이슈를 분석

(기술분석) 후보기술 도출을 위해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주요 국가에서 전략기술로 선정한 
기술, 예측전문 기관에서 이머징 테크로 선정한 기술들을 분석 

(미래 ICT 기술 도출) 1차 후보기술에 대해, 국내외 기술-시장 변화 분석, 최근 정부 R&D정보 수집, 산학연 도메인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미래기술化작업 및 ▶국가전략기술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미래 ICT 기술 도출 

(미래 ICT 기술) ICT분야 ①초실감 공간컴퓨`팅, ②AGI 행동지능, ③초공간 인터넷, ④도메인특화 AI컴퓨팅, ⑤이종

집적 패키징, 융합분야 ⑥디지털 뉴로케어, ⑦디지털 파밍, ⑧디지털 기후테크의 총 2대 분야 8개 기술 도출 

(기술별 변화방향 분석) 도출된 기술별로 ①핵심 트렌드와 변화동인, ②시장과 기회 요인(Needs), ③미래 핵심 요소 

기술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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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ICT� 기술

[1]� 초실감� 공간컴퓨팅

(개념) 초실감 공간컴퓨팅은 스크린 기반의 한계를 넘어 공간(실제와 가상)에서의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판의 변화

(스크린 중심) 패널 디스플레이를 통해 키보드, 마우스, 음성, 터치를 활용한 컴퓨팅 : PC, 스마트폰을 통한 평면의 경험과 

작은 스크린 크기와 키보드, 마우스, 음성, 터치 기능으로 여전히 불편한 인터랙션의 한계로 제한된 기능의 게임, 소셜 중심

(공간 중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오감, BCI를 활용한 실/가상 공간 컴퓨팅 : 무한한 대화면 멀티플 공간디스플레이와 

몰입형 미디어 경험과 모션, 공감각, BCI를 통해 자유로운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다종 다양한 앱(App.) 활용이 가능

As-Is
⇒

To-Be

스크린� 중심 공간�중심

변화 동인

(기술적 측면) 생성형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넘어 동영상 제작, 배우 등 실제 인간 목소리와 얼굴을 본뜬 디지털 휴

먼 제작, AI를 통해 자동으로 자막과 목소리를 영상에 입히는 기술 고도화 등 신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

(응용서비스 측면) 응용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간컴퓨팅용 개발툴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속도 단축 및 시장진입장벽을 해소 추진

(콘텐츠 측면) 콘텐츠 기술의 표준화, 개발, 진화 및 성장을 위한 협력을 통해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개방형 표준 활성화

(생태계 측면) 노트북 PC, 스마트폰, 태블릿 시장은 포화되어 정체되고 VR 및 AR 시장은 XR기기들이 새로운 적용가능

성을 높여가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어 현재는 초기시장이나 점차 괄목할 만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미래 핵심기술

현재 스크린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 컴퓨팅 환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컴퓨팅,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주요 기술이 

발전할 전망

주요�기술 현재� (상용화� 기준) 미래� 핵심기술

디바이스
-� 4K급� ,� FoV� >100,� PPD� <40,�MTP� <12� (애플�비전프로�예측치�기준)�

다시점� ,�유사�홀로그램

-� 8K급,�광시야각,�

초저지연� True3D,�홀로그램

컴퓨팅
-�범용�+�MR�보조�프로세서(애플),�모바일용�기반�AR(퀄컴)�게임용�

리얼리티�엔진

-�공간컴퓨팅용�프로세서�

공간컴퓨팅용�리얼리티�엔진

인터페이스 -�키보드,�마우스,�펜,�터치,�음성,�동작 -�촉질감,�공감각,� BCI

*�사람의�시야각(field� of� view,� FoV),�각도�당�픽셀수(Pixel� Per�Degree,� PPD),�움직임�이후�투사지연시간(Motion� to� Photon� Latency,�M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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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GI� 행동지능�

(개념) 인간 수준으로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작업+이동)을 수행하는 로봇지능 기술

판의 변화

(특수목적 로봇) 제한된 환경에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용접로봇, 수술로봇, 안내로봇 등이 대표적이며, 

정해진 작업과 제한된 환경 내에서 자율성이 낮은 작업만 수행하는 한계가 있음

(다목적 로봇) 다양한 조건에 적응하며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작업의 학습능력과 이동의 자율성이 높아 

고난이도 작업과 임무 수행 가능

As-Is
⇒

To-Be

특수목적� 로봇 다목적� 로봇

변화 동인

(기술적 측면) ROS(Robot Operating System) 확산, 동적제어(Impedance control) 기술 등 로봇 기술의 발전뿐 아니

라 초거대 AI 기술이 로봇 기술과 융합하면서 로봇지능의 급속한 발전

(사회경제적 측면) 국가 간 갈등 심화로 선진국 중심의 제조업 회귀가 확대되고,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

서 로봇의 수요를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증가

(거대 자본 투자) 사회경제적으로 로봇 수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로봇 사업에 대한 

자본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

미래 핵심기술

(작업지능) 장기작업(long-horizon task: 서랍열기→접시집기→접시놓기 등), 다중작업(multi-task: 물건전달, 테이블 

정돈 및 세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중복합작업 모델 및 디지털 트윈, 도메인간 지능 전이 등이 중요

(이동지능) 바퀴, 4족, 2족 등을 사용해 실내외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율이동 모델, 실내외 

디지털 트윈 플랫폼, 초정밀측위, 초고속 융합인프라 등이 중요

주요�기술 현재(상용화�수준) 미래� 핵심기술

작업지능

-�단일�도메인�단순�작업�딥러닝/강화학습�

기반�모델� (협동로봇)

-�가상�작업�시뮬레이터� (Gazebo,OpenAI�

Gym,�Gym-gazebo�등)

-�다중복합작업�파운데이션(MMTF)�모델,�도메인간�

작업지능�전이�알고리즘

-�멀티모달�작업데이터�생성�기술,�다중�복합작업�환경�

Digital� Twin�플랫폼

이동지능

-�제한된�공간�자동/자율�이동�모델(AGV,�

AMR),�학습�시뮬레이터

-� Lidar/Vision� based� SLAM,�경로안내�

Navigation�등

-�대규모�자율이동�모델(Robotics� Transformer,� PINN),�

실내외�Digital� Twin�플랫폼

-� AI�based�SLAM,�초정밀측위(10cm이내),�초고속�

융합인프라(5G+,Cloud�등)

*� MMTF:� Massive�Multi-Task� Foundation,� PINN:� 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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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공간� 인터넷

(개념) 지상, 공중 및 우주 공간을 통합하여 이동 중에도 초고속과 초저지연 통신을 제공하는 기술

판의 변화

(로컬 무선) 현재는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마지막 구간을 무선(wireless)으로 연결하고(스마트폰과 기지국 또는 WiFi 

공유기 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커버리지에 한계(격오지, 해양, 고도 120m 이상 등)가 존재

(글로벌 무선) 미래에는 지구 상 어디에서 든 위성을 이용해 유선 연결 없이 무선으로 종단간(end-to-end) 초저지연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Global Wireless’로 전환

As-Is
⇒

To-Be

로컬�무선 글로벌� 무선

변화 동인

(6G 입체통신 부상) 위성통신이 6G 규격에 포함됨으로써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서비스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계기가 마련됨

(통신망 안정성 강화) 국내 보유 해저케이블의 이중화 부재와 지정학적 위험 국가들(중국, 대만)과의 케이블 회선공유

로 인한 데이터망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우주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신뢰 통신 기술 경쟁) 고신뢰 우주 인터넷을 위한 우주 기반 양자암호통신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음

(탄소중립 기여)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ICT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필요

미래 핵심기술

(통신) 테라급 초고속(현재 해저케이블 수준), 초저지연(6G 무선구간 + 지상/위성 전파전파 지연), 위성 백본망, 고신

뢰 우주인터넷을 위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중요

(컴퓨팅) 우주 데이터센터와 우주 엣지컴퓨팅이 주요 기술로 발전할 전망

(기대효과) 초공간 인터넷을 구현하는 핵심기술 확보로 위성통신 기술자립화와 데이터망 안보 강화

�

주요� 기술 현재(상용화� 기준) 미래� 핵심기술

통신
-�기가급�초고속�위성�간�링크�

(ISLs*)

-�테라급�초고속(현재�해저케이블�전송속도�수준),

-�초저지연(6G�무선구간� +�지상/위성�전파전파�지연)

-�위성�백본망

-�우주�양자암호통신

컴퓨팅 -�없음
-�우주�데이터센터

-�우주�엣지컴퓨팅

*� ISLs(Inter-Satellite� Links)� :� 레이저�통신�단말(LCT)을�이용해�초고속�전송링크를�구성하는�위성�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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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종집적� 패키징�

(개념) 이종집적 패키징은 단일칩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기능 고집적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반도체를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도록 패키징

AI,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메타버스, HPC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

판의 변화

(단일칩 최적화) 단일 실리콘에 여러 기능을 담아 하나의 칩으로 집적하는 기술로, SoC(System on Chip)이 대표적이

며 여러 기능을 하나의 칩에 담아야 하므로 개발 난이도가 높고 기간도 김

(다수 이종칩 패키징)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반도체를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패키지 기술로, 

칩의 크기를 작게 제조할 수 있어 수율향상에 따른 제조비용을 절감하고, 필요한 기능의 칩만 집중하여 개발할 수 있

어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As-Is
⇒

To-Be

단일칩�최적화 다수� 이종칩� 패키징

변화 동인

(무어의 법칙 한계) 반도체 산업은 ‘무어의 법칙’으로 지난 60년 동안 계산 성능을 개선하여, 대략 2년마다 로직 칩의 

트랜지스터 수를 두 배로 늘렸으나, 이제 한계에 봉착

(패키징 기술 경쟁) TSMC, 삼성전자 등 메이저 반도체 업체들은 초미세 공정 개발에 집중했지만, 최근 미세화 공정

이 한계에 부딪히며 패키징 기술로 경쟁력 차별화

(글로벌 기술패권 심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중·EU·일 등 주요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핵심

적인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미래 핵심기술

(2.5D/3D 패키징 기술) Si Bridge, Si Interposer, RDL Interposer 등의 2.5D 패키징 기술은 미래에는 Glass 

Interposer 기술로 발전하며, TSV+μbump, Hybrid Bonding(W2W, D2W) 등의 3D 패키징 기술은 미래에는 D2D 

Hybrid Bonding으로 발전할 전망

(이종칩 집적 기술) SoC와 메모리를 패키징(Logic+HBM)하는 현재 수준에서 미래에는 Chiplet-Based Heterogeneous 

Integration으로 발전할 전망

(Co-packaged Optics) 현재는 Pluggable Optics, On-board Optics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미래에는 2.5D/3D 

Co-packaged Optics으로 발전할 전망(Yole, 2023)

주요�기술 현재(상용화� 수준) 미래� 핵심기술

2.5D/3D�

packaging

-� <2.5D>� Si� Bridge,� Si� Interposer,� RDL� Interposer

-� <3D>� TSV+μbump,� Hybrid� Bonding(W2W,�D2W)

-� <2.5D>� Glass� Interposer

-� <3D>� D2D� Hybrid� Bonding

Heterogeneity -� Logic+HBM
-� Chiplet-Based� Heterogeneous�

Integration

Co-packaged�

Optics
-� Pluggable� Optics,� On-board� Optics -� 2.5D/3D� Co-packaged� Op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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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omain� Specific� AI� 컴퓨팅�

(개념) Domain Specific AI 컴퓨팅은 특정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또는 디바이스의 특성이나 목적에 

맞추어 특화전문화된 설계로 만들어진 AI 컴퓨팅을 의미

판의 변화

(일반 AI 컴퓨팅) GPU를 활용한 범용 AI 컴퓨팅 : 대용량 AI 처리를 위해 두뇌 역할을 하는 코어 수 증가를 요구하여 용량 

증가, 전력 소비 증가 등 한계

(특화전문 AI 컴퓨팅) 특정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또는 디바이스의 특성이나 목적에 맞추어 특화전문화된 설계로 만

들어진 AI 컴퓨팅을 통해 목적 달성을 위한 빠른 속도, 전력소비 감소, 탄소배출 저감 등 최적화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As-Is
⇒

To-Be

일반� (General� Purpose) 특화전문� (Specific� Purpose)

변화 동인

(생태계 측면) 엔비디아의 GPU 공급부족으로 대기시간은 길어지고(52주), 가격이 폭등(2배)하자 AI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컴

퓨팅 자원 확보에 어려움 증가

(기업경쟁 측면) AI 컴퓨팅 인프라 수요 증대가 최적화 이슈 강화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컴퓨팅 인프라

스트럭처 구조를 갖추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서비스 측면) AI 컴퓨팅 적용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디바이스가 지속적으로 다양화 : AI 서비스가 멀티모달로 진

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데이터 특성에 따른 컴퓨팅 자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전망

(공급망 측면) AI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데이터 주권, 조세 제도, 개인정보 보호 등 AI Nationalism이 대두

미래 핵심기술

현재 일반 AI 컴퓨팅 중심에서 특화전문 AI 컴퓨팅 중심으로 AI 컴퓨팅 환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시스템SW 분야

에서 주요 기술이 발전할 전망

주요� 기술 현재� (상용화� 기준) 미래� 핵심기술

반도체 -�엔비디아�GPU -�극저전력,�초고성능,�저탄소�NPU

시스템� SW -�엔비디아�GPU�전용� SW(CUDA)� � -� NPU� specific� SW,�고성능컴퓨팅�시스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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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뉴로케어(Neurocare)

(개념) 뇌 질환 극복을 위한 예측 의료가 가능한 디지털 기술

판의 변화

(진단 AI) 뇌 질환이 오랫동안 진행된 후의 현 상태를 진단하는 보조도구

(발병/예후 예측 AI) 뇌 질환 시작 시점을 발병 이전단계에 예측하여 조기 진단하고, 발병 진단 후에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 추천 및 예후 예측이 가능한 필수도구

As-Is
⇒

To-Be

진단� AI (발병/예후)� 예측� AI

변화 동인

(AI 기술 발전) 초거대 AI 기술과 디지털 신기술의 의료 분야 빠른 침투로 인해 의료 AI 솔루션의 신뢰성 향상 및 시

장 성장 가속

(의료 데이터 및 지식 확장) 의료 데이터 급증 및 새로운 의과학적 지식의 발견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 진입

(제도개선 및 정책 강화) 주요국 중심으로 신기술 의료 AI 규제 완화 및 정책 강화로 의료 AI 기술 확산 촉진

미래 핵심기술

(영상 데이터 중심의 뇌 질환 진단 AI) 향후 의료 데이터, 임상 데이터, 개인 유전체 데이터의 완전한 통합뿐 아니라 

뇌의 메디컬 트윈 기술과 연계해 개인 맞춤형 발병 예측 및 예후 예측 기술로 발전

(디지털 뉴로케어) 의료 AI 알고리즘과 메디컬 트윈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뇌 질환 극복 가능 

(뇌 질환 의료 AI 알고리즘) 발병 예측 및 예후 예측을 통해 의료진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점차 개인의 뇌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영역으로 확대 예상

(뇌 메디컬 트윈) 뇌 질환 원인 및 작동 원리 규명 등 의과학적 지식 발견을 통해 다양한 응용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적용 가능

주요� 기술 현재(상용화� 수준) 미래� 핵심기술

AI
-�뇌�질환�진단용�영상�판독�AI,� DTx(Digital�

Therapeutics)
-�뇌�질환� (발병/치료제/예후)�예측�Medical� AI

디지털�트윈
-�의료/임상/개인유전체�데이터�일부,�뇌�

MRI/CT�모델링
-�의료/임상/개인유전체�데이터�통합,�뇌�메디컬�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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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 파밍

(개념) 전주기 자율작업 및 정밀농업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

판의 변화

(원격제어) ① 농기계 원격 관제, ② 온도, 습도 등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③ 비닐하우스 자동개폐, ④ 관수 · 관비 

시스템 제어, ⑤ 생육정보 기반 환경 제어 등 원격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제어를 기반으로 편리성에 초점

(경험 기반 농업) 직관적인 경험 및 노하우 중심의 의사결정에 의존

(자율작업) 지능형 무인 농기계·로봇 공학을 통해 생산·관리 과정의 무인화와 자동화 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기후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지속가능 농업 구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솔루션으로서, 작

물, 경작지, 가축의 상세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적시적지(適時適地)에 물, 비료, 사료 등 적정량 투입으로 자원 사용 최

소화 및 수확량 증대

As-Is

⇒
To-Be

원격제어�

경험기반� 농업

자율작업

데이터기반� 정밀� 농업

변화 동인

(식량안보 확보) 국내 식량자급률이 40.5%(’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지정학적 갈등 발생과 

글로벌 기후위기의 심화에 대비한 식량안보 확보의 필요성 증대

(기존 실내농장의 한계 극복) 편의성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 기술이 고비용으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고, 수익성 충족

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

미래 핵심기술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미래핵심기술로서는 지능형 로봇 농장, 디지털 트윈 기반 전주기 관리 시스템이 부상

� � ※� 지능형� 로봇� 농장은� 로보틱스(robotics),� 신재생에너지� 기술,� 위성통신,� IoT� 등� 첨단�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완전�

무인·자동화�체계로�운영되는�농업�형태

(기대효과) AI 기반의 로봇화와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식량생산 수급 안정화

주요�기술 현재� (상용화� 기준) 미래� 핵심기술

AI
-�원격�시설제어(통합센서,�관찰/감시�CCTV,�

정보관리/환경제어�시스템�등)

-�지능형�로봇�농장� (첨단센서,�자율작업�로봇,�위성�

기반�실시간�제어�등)

디지털�트윈 -� IoT�기반�대응�시스템(환경정보� ·�생육정보�일부)
-�디지털�트윈�기반�전주기*� 관리�시스템(토지맵,�

환경정보,�생육정보,�질병정보�통합)

� *�작물의�선택,�파종,�생산,�수확을�포함하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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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 기후테크

(개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기술

판의 변화

(수치예보 모델) NWP(Numerical Weather Prediction) 모델로 불리며, 대기 상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단기 기상

정보(온도, 기압 등)를 예측

(지구 트윈 모델) 지구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디지털 트윈으로 표현한 포괄적 시스템

� � ※�위성�영상�등�고해상도�데이터에�AI� ·�빅데이터�기술을�사용해�대기,�해양,�육상,�생물권�등�지구�구성요소를�통합�모델링

� �※� 지구� 디지털�트윈은�①� 단·장기� 기상패턴�변화,� ②� 기후변화의�장기(10년�이상)� 추세와�생태계�영향,� ③� 재난예방�및�

대응�전략에�활용

As-Is
⇒

To-Be

수치예보� 모델 지구� 트윈� 모델

변화 동인

(AI 기반 기상정보 제공) 기존 수치예보모델 대비 기상예보의 정확도와 속도가 우수한 AI 기상예측모델(구글 

GraphCast 등)의 개발 및 활용이 본격화

(지구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지구시스템 관점에서 극한 기상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측 및 기후변화와 사회영향을 시

뮬레이션하는 AI 지구 디지털 트윈(엔비디아 Earth-2, EU DestinE) 구축 추진

(컴퓨팅 기술 발전) 복잡한 기상의 변화와 자연의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AI와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

미래 핵심기술

미래 핵심기술로는 AI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엑사급 AI 슈퍼컴퓨터와 디지털 트윈 Global Model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이를 통해 탄소배출이 없으면서 ICT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엑사급 이상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으로 모든 변수의 상호

작용을 모델링해 미래 기후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빠르고 정확히 예측할 전망

(기대효과) AI 기반 지구 시스템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고 극한 기후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주요� 기술 현재(상용화� 기준) 미래� 핵심기술

AI -�페타급�슈퍼컴퓨터 -�엑사급�AI�슈퍼컴퓨터

디지털�트윈 -�통계학적� Local�Model -�디지털�트윈�Global�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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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방향�

[1]�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성과

(미래유망기술 탐색) 국가가 확보해야 할 미래기술 발굴을 위해 메가트렌드/PEST분석, 주요국 전략기술, 전문기관 이머징 

테크 등을 분석

(탐색 결과) ① 초실감 공간컴퓨팅, ② AGI 행동지능, ③ 초공간 인터넷, ④ 이종집적 패키징, ⑤ Domain Specific AI 컴퓨팅, 

⑥ 디지털 뉴로케어, ⑦ 디지털 파밍, ⑧ 디지털 기후테크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별 해당 분야의 ▶ 핵심 트렌드와 변화동인, 

▶ 시장과 기회요인, ▶ 미래 핵심요소 기술을 도출

활용방안

차세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전략 수립 및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반 자료로 정부 부처 또는 유관 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시

데이터(증거) 기반 방법론과 ‘동인-니즈-기술’ 분석 프레임워크*를 병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출연(연) 및 국가 차원의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기획에 활용

   * 시장 개화/변곡점(Tipping point)을 고려한 핵심기술 정의

[2]� 향후� 연구방향

(국가 프로젝트 기획) 8대 미래 ICT 기술 중에서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차원의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National Project 기획

기술패권·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및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기술 

주권확보가 요구되는 핵심기술 2~3개를 전략적으로 선정

선정된 핵심기술의 성격에 맞는 기술 개발 타깃을 설정하고, 중점 투자분야 설정 및 산·학·연·관의 역할 분담 방안 마련

(전략기획보고서) 국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구체적 타당성 검증 및 기술 개발 전략 수립 추진

각 핵심기술별 시장기회/니즈 및 기술개발 역량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술개발 및 확보 전략 수립

① 외부환경 및 시장기회 분석, ② 세부기술 내역 및 내부경쟁력 분석, ③ 세부기술별 확보전략 수립, ④ 타당성 검증, 

⑤ 기획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통해 기획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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