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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1. 연구배경

1.1.1.1 정부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정책 

○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이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

리 표준지침’을 이행하도록 권고(‘11.6)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8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9항에 의해 정부 R&D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의 조속한 이행을 권고 

○ 각 기관은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장비 도입심의 강화, 등록관리 강화, 활용촉진을 

위한 공동활용 요령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해야 함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 NFEC)가 

설치되었으며(‘09.8), 국가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지도(NFRM) 작성

1.1.1.2. 연구 장비의 전 주기적(life cycle) 관리체계

○ 연구 장비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적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는 선진화된 관리체계 필요

○ ‘08.9: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08~‘12)｣ 수립 시 “연구시설･장비 전략적 확

충 및 활용”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 ‘09. 3 :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국과위 운영위)

○ ‘10. 12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제정(국과위)

1.1.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영성과계획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영성과계획서 ‘3.3 대회협력 및 소통체계’가 경영성과목표 



기관 공용 연구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획 연구

4 ••

중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목표의 성과지표 중에서 ‘연구시설·장비 통합관

리 조직설립 및 공동활용 실시율 제고’가 있음

○ 연구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연구기･장비의 

지속적인 대체와 새로운 첨단연구 시설･장비의 확충 시급

○ 해양연구선 및 연구기･장비의 공동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관련 연구･조
사･교육 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주도할 위치에 있음

○ 원내 유휴 장비 활용을 유도하고, 연구기･장비의 중복 구매를 억제하고 기･장비 구

매예산 집행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1.1.2. 필요성

○ 연구 장비의 투자 효율성 및 공동활용의 극대화

○ PBS 이후 연구책임자별로 각자 연구장 비를 구입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사용실

적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장비의 공동이용이 매우 저조

  ▪ 현장관측 장비의 경우에는 분실, 고장, 미교정 등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의 숫자

와 차이가 있음

○ 장비의 폐쇄적 활용에 따라 계속적인 중복 구매가 불가피하며, 장비 관리의 비효율

을 초래하고 있어 관리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1.1.2.1. 해양관측 자료의 품질 개선  

○ 검정, 교정, 보수,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구시설･장비로부터 생산되는 자료의 

품질 개선

○ 해양자료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해양연구 장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사전 

예방의 유지관리 필요

○ 최고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여 사용 연한을 연장하고, 해양자료의 신뢰도를 향상하

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1.1.2.2. 관측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 마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이전을 기해 관측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 마련

○ 연구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연구실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편리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현장에서 수행되는 해양관측, 연구조사가 많은 우리 연구원의 상황에 특화된 관

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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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표

○ 연구원 구축 연구인프라 통합운영 체계 수립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용 대형연구 장비의 중･장기 장비･시스템 구축계획 및 전 

주기관리방안 수립

○ 원내･외 장비 공동활용 및 공동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계획

1.3.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원 구축 연구인프라 통합운영 체계 수립

  ▪ 이미 구축된 연구인프라 현황 및 운영상태 파악

  ▪ 연구인프라 통합운영 체계 수립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용 대형 연구 장비의 중･장기 장비･시스템 구축계획 및 전 

주기관리방안 수립

  ▪ 기관 공용 기･장비 확보 및 운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기관 공용 대형 연구장비 전 전주기 관리방안 수립

○ 원내･외 장비 공동활용 및 공동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계획

  ▪ 공동활용 수요조사 및 공동활용 서비스 대상 장비 현황파악

  ▪ 장비공동활용 운영 매뉴얼 및 공동활용 서비스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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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2.1.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개요

2.1.1. 연구시설･장비의 국가적 관리 배경

○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과제 지원확대나 연구 인력

의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에서 폐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 28조 제 3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 42조의 2에 따

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이하 “지침”이라 칭함)에

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시설･장비의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 관리단계를 체계화하여 

관리함

  ▪ 지금까지 연구시설･장비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주로 확충에만 치중되어 있고, 구

축 이후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구시설･장비의 특성상 과제가 종료되거나 전문 인력의 부재 등의 이유로 인하

여 구축 당시의 계획과는 다르게 저활용･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예도 있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되지 않는 일도 있음

  ▪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연

구시설･장비의 활용성 극대화 노력이 요구됨

2.1.2.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표준지침 목적

○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되는 국가연구시

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구

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

해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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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표준지침 적용범위 및 근거조항

2.1.3.1. 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

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국

공립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에 모두 적용함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대상이 되

는 사업(과제)임

2.1.3.2. 근거조항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 9항에 따

라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함

2.1.4. 표준지침 구성 

○ 표준지침에 따라야 할 주체는 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 수행 부처, 관리기관(연

구관리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연구시설･장
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

○ 표준지침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전주기(기획⇒도입⇒등록⇒운영⇒ 

활용⇒불용처분) 관리에 대해 각 주체가 이행해야 할 표준적인 안내를 제공함

○ 제1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의 총론으로

  ▪ 제1장 표준지침의 배경 및 목적, 적용범위 및 근거조항 

  ▪ 제2장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활용촉진과 투자 효율성 제고라는 핵심쟁점에 따라 

활용 범위별, 상태별 등 연구시설･장비 구분,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 및 재원 

출처에 따른 관리 대상 제시

  ▪ 제3장 관리 주체, 도입심의, 전주기 관리단계 등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를 정

리하여 구성함

○ 제2부는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지침 내용을 

  ▪ 제1장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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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도입

  ▪ 제3장 등록

  ▪ 제4장 운영

  ▪ 제5장 활용

  ▪ 제6장 불용처분으로 구성하여 기술함

○ 본 장에서는 표준지침 내용을 서술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에 관해

서 기술하고자 함

2.2.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및 범위

2.2.1. 연구시설･장비의 개념

○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활동을 지지하는 자원 및 제반 지원체계를 총칭하는 과

학기술 기본구조, 즉 과학 기술인프라의 중요한 구성요소임

  ▪ 과학 기술인프라는 ‘연구시설･장비’, ‘연구자원’, ‘연구정보’와 같은 투입적 기반

과 ‘지식재산권’, ‘표준(화)’와 같은 산출적 기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연구

자원과 연구정보를 모두 포용하는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요소임

  ▪ 투입적 인프라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면 그 투입 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업종료 시점까지, 산출적 인프라는 사업이 종료된 후 성과 활용 기간까

지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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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

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함

  ▪ ‘연구시설’은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 지원시설 등과는 구별됨

  ▪ ‘연구장비’는 일반 사무기기, 자재 등과는 구별됨

2.2.3. 연구시설(Research Facilities)의 정의

○ 연구시설은‘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

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 공간’을 

의미함

  ▪ 주로 진공,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

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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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용 선박, 항공기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

동수단’을 포함함

○ 연구시설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특수설비, 연구장비, 그리고 부대시설로 구성되

며, 연구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로 구성되고 순수연구동, 교육시설, 지원시설 

등과는 구별됨

  ▪ 특수설비란 ‘특수한 기능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에 부착된 특수한 구

조물(공간 포함), 기계 또는 장치 등’을 말함

  ▪ 부대시설이란 ‘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가로 설치한 유틸리티, 숙소, 

응급실, 회의 공간 등’을 말함

2.2.4. 연구장비(Research Equipment)의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필요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 소비적 자산’을 말함

  ▪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하며, ‘개인

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

는 기자재’는 해당하지 않음

○ 연구 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장비, 보조장치, 부대장비로 구성되며, 연구 장비의 특성

에 따라 주장비, 주장비와 보조장치, 또는 주장비와 부대장비 등으로 구분되기

도 함

  ▪ 주장비는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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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장치는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닌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

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부속물을 말함

  ▪ 부대장비는 주장비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

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를 말함

2.2.5.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2.2.5.1. 연구시설･장비 구축방법에 따른 분류

○ 연구 장비는 구축방법에 따라 ‘구매 연구장비’와 ‘개발 시설장비’로 구분됨

  ▪ 구매 연구장비는 이미 완성된 제품으로 상업의 목적으로 제조 및 유통되고 있으

며, 구축 시 어떠한 연구개발 행위도 거치지 않은 완제품 장비를 의미함

  ▪ 개발 시설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결과물로써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시설장비를 의미하고 시작품(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

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 또는 시제품(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질 또는 제조품

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

능을 수행할 수 있고, 보유기관에서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장비

2.2.5.2. 용도별 연구장비의 구분

○ 분석장비: 분석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물리･화학적 분석기법(Analytical 

Technique) 또는 분석방법(Analytical Method)을 이용하여 유용한 자료(Data)를 얻는 

장비

○ 시험장비: 사전에 정의된 절차(Definitive Procedure) 및 규약(Definitive Protocol)에 따

라 이루어지는 시험을 위한 장비

○ 계측장비: 계측대상에 대해 일정한 기준(Standard)을 가지고 주로 물리적인 계측을 

통해 수치화하는 장비

○ 교육장비: 연구장비를 활용한 분석･시험･계측을 통해 장비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구축한 연구장비

○ 생산장비: 생산품의 설계･제작을 위해 물리적 절삭･성형･조립 등 생산 공정에 사용

되는 연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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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비용별 연구 장비의 구분

○ 초대형 연구장비: ‘500억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 대형 연구장비: ‘5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

를 의미함

○ 중대형 연구장비: ‘1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

를 의미함

○ 중형 연구장비: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 중소형 연구장비: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

를 의미함

○ 소형 연구장비: ‘1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

를 의미함

2.2.5.4. 활용목적별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 공동활용서비스(Public Use) 시설･장비

  ▪ 시설･장비의 구축부서 외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장비로 장비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장비

  ▪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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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활용허용(Joint Use) 시설･장비

  ▪ 연구자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외부기관과 시설･장비 구축

부서 외의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한 시설･장비

  ▪ 주로 장비보유 책임자가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

용할 수 있음

  ▪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단독활용(Private Use) 시설･장비

  ▪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

  ▪ 주로 개별연구자가 직접 운영･관리

  ▪ 구매부서만 활용이 가능

  ▪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장비로 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2.2.5.5. 활용상태별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 활용시설･장비: 애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

며, 가동상태 및 운영상황이 양호한 시설･장비

○ 저활용시설･장비: 애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

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장비

○ 유휴시설･장비: 애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

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시설･장비

○ 불용시설･장비: 애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목적 상실, 파손, A/S 불가 등

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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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2.2.6.1.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주체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주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

계 중앙행정기관, 지원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이 있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 제1항 및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법 시행령 제8조 제14호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

한 연구개발 시설･장비 고도화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설･장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전략적인 시설･장비의 구축 및 효율적

인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도화계획을 수립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장비 현

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소관 국가R&D사업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

○ 지원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2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6

항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를 범부처 시설･장비 총괄 지원기관으로 지정함(교육과학기술부 공고제2011-8호)

  ▪ 지원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8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기관 공용 연구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획 연구

18 ••

○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설･장비 

심의, 구축 점검, 정보 등록･관리의 관리･감독, 주기적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연구기관: 시설･장비의 기획, 구축에서부터 효율적인 운영체계 수립을 통하여 우수

한 연구 성과 창출 및 효율적인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관리를 시행함

2.2.6.2.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시설･장비는 다음의 심의

위원회 중 한 곳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

는 1억 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함

    - 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들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심의평가단)을 구성함

    - 심의위원회는 분과별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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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위탁연구사

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함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 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 결과를 ZEUS RED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이하 “ZEUS RED”

라 함)에 입력하여야 함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연구기관별 소관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

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함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ZEUS RED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 구축비용으로 산정하여 하나의 시설･장비로 심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공동관리규정 제3

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기본사업’과 연구기관 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정부위탁연구사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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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연구시설･장비 전주기 단계별 주요내용

2.3.1. 시설･장비의 기획

○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 

전략적 필요성, 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시설･장비의 운영의 계획성, 집

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중기구축계획 수립

  ▪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연구기관

의 시설･장비에 대한 대내외여건 및 역량을 분석하고, 시설･장비의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중기구축계획(3년 주기)을 수립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이미 구축된 시설･장비 현황 및 연계방안, 중점 연구분야 및 추진전

략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대상 시설･장비를 선정함

  ▪ 시설･장비의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의 과학적･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상 시설･장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함

○ 수요조사

  ▪ 연구기관은 향후 3년간 시설･장비의 도입 수요를 조사하여 연구기관별 중기구축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함

  ▪ 수요조사는 구축대상 시설･장비의 도출을 위한 ‘구축 수요조사’와 구축예정 시

설･장비의 공동활용 등에 대한 ‘활용 수요조사’로 구분해 실시함

  ▪ 수요조사의 범위는 연구기관이 속해 있는 지자체 행정범위 내에서 산학연을 대

상으로 전자우편, 웹사이트, 설명회 개최, 방문조사 등의 방법을 여건에 맞게 적

절하게 사용하며 구축하고자 하는 고가시설･장비가 희소하지만,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수요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기획검토

  ▪ 연구기관의 장은 중기구축계획에 포함된 시설･장비를 제안한 연구책임자에게 중

복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 방향을 고려하여 구축대

상 시설･장비를 확정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계획 수립 시 연구기관 내 집적시설에 집적 

여부와 향후 활용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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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기획보고서

  ▪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비용이 5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설･장비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예산요구 이전에 구축 타당성에 대한 사전기획을 시

행하여야 함

  ▪ 시설･장비의 구축 후 사업목적의 달성, 공동활용, 사업종료 후 활용계획 등을 통

한 내･외부 활용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록할 수 있음 구축비용 5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경우에도 사전검토 강화 차원에서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사전기획보고서 내용

  ▪ (필요성) 구축 시설･장비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시급성) 해당 시설･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차별성

  ▪ (적정성) 해당 시설･장비의 도입방법과 구축비용의 적정성 및 구축 시 고려사항

  ▪ (활용성) 구축 시설･장비의 활용도 및 운영･활용계획(운영비용 등)

  ▪ (파급성) 시설･장비의 투자 효과



기관 공용 연구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획 연구

22 ••

○ 중복성 검토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ZEUS RED를 통하여 

중복성 검토를 하여 중복구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다음의 판단요소

를 고려하여야 함

    - 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 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 시설･장비용도

    - 시설･장비 활용분야

  ▪ 연구기관의 장은 중복성 검토확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업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 기관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 동일지역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가 이미 구축된 경우

    - 구축하고자 하는 시설･장비가 이미 구축된 시설･장비와 제작사, 시설･장비명, 모

델명, 사양, 용도, 활용분야 등이 같거나 유사한 시설･장비

  ▪ 중복시설･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됨

    - 설치된 위치와의 거리

    - 구축 시기, 구축금액

    - 활용 범위(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 기술분류(6T)와 5대 중점투자 분야

    - 용도(분석용, 계측용, 시험용, 교육용, 생산용, 기타)

○ 중복성의 예외

  ▪ 시설･장비 구축 시 특수(독립)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등과 같이 연구개발 활

동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인정되는 경우 

  ▪ 지자체 행정단위 (17개 시･도) 지역 및 동일 광역권 내에 동일･유사 시설･장비가 

있더라도 활용수요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시설･장비의 도입 시 공동활용이 

예상되는 경우

  ▪ 전국적 수요가 있는 고가시설･장비에 대하여 이미 국내에 다수 구축되어 있더라

도 별도의 구축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 당초 수요파악 오류, 공동활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장비를 도입한 연구기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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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성 검토방법

  ▪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구축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를 선정하기 전, 

ZEUS RED를 통해 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를 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중복 대상 시설･장비 보유기관에 전화 

연락, 직접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중복성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때, 지원기관에 중복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2.3.2. 시설･장비의 심의

○ 심의대상은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시설･
장비이고 심의평가단의 본심의 또는 추가심의로 진행

  ▪ 본 심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1억 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차 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는 해당 연도 본 심의

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시심의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

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1억 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함, 본 심의를 신청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면 협약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업

계획서, 포기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ZEUS RED에 입력하

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세부심사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 시설･
장비의 도입, 매칭 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 중 정부 출연금이 1억 원 이상 투입

되는 시설･장비,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설･장비 구축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임

○ 심의대상 제외 시설･장비는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 건물 및 부대시설(시설작

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 심의위원회가 개발 시설･장비로 인정한 경우, 오

피스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범용 소프트웨어, 

국방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 시설･장비, 1억 원 미만인 

동일 모델 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하여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시설･장비, 

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의 구성요소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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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요청은 본 심의는 연 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상시심의

는 해당 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시설･장비 발

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으로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의요청은 ZEUS RED를 통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고 지원기관은 심의 결과를 

연구자와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총 구축비용이 50억 원 이상인 시설･장비는 

지원기관과 심의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최종과제 종료 시점 

(2개월 전)에 임박하여 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걸리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심의요청 시 제출서류

  ▪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 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

  ▪ 구축비용 5억 원 이상의 경우 사전기획보고서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 상시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구축비용 5억 

원 이상의 경우라도 사전기획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대학 공동활용시설 내에 간접비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 공동연구 장비의 경우,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 및 공동연구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간접비 계

상내역서, 자체장비심의결과, 산학협력단 공문 등)

○ 심의방법

  ▪ 본 심의와 상시심의는 심의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를 두어 1차분과 심의는 8개 

기술 분야 별 분과 및 대형분과, 2차분과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

계에 따라 8개 분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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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한 심의평가단 중에서 우선으로 분

과별 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분야 시설･장비의 심의 건수가 

과다하거나 기존 위촉위원이 검토하기 어려운 시설･장비 발생 등의 경우 추가로 

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음

  ▪ 분과별 위원 수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 1인당 1일 평균 3건의 연구 장비를 중점검토위원

(정위원)으로 배정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산정함 (산학연 비율은 1:1:1

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 가능함)

  ▪ 분과별 위원 중에서 평가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

원장은 해당 사업과의 이해관계, 장비 분야 및 위원의 전문분야, 구축금액 등을 

고려하여 장비별 중점검토위원을 배정함

  ▪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ZEUS RED를 통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ZEUS RED를 활

용하여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진행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 사전회의: 지원기관과 분과별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 

및 중점검토 위원을 선정하고 해당 심의 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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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회의: 분과별로 상정된 시설･장비 중 동일유사 시설･장비의 재검토 또는 공

통된 심의 기준 적용 등 기타 분과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기관과 

분과별 심의위원장이 개최함

  ▪ 1차 심의: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자는 해당 부처에서 선정한 부처사업담당자 

또는 연구책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책임자 부재 시 또는 해당 장

비에 대해 연구책임자보다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담당자가 있는 경우

에는 연구담당자가 발표 가능함 

  ▪ 1차 심의 결과 통보: 심의위원회는 1차 심의 결과에 대하여 구입인정, 조건부 인

정, 구매 불인정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지원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일

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사유를 해당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이의신청: 연구책임자는 1차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결과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명자료를 ZEUS RED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기관은 연구자와 

전문기관에 해명자료 제출양식, 제출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함)

  ▪ 2차 심의: 서면심의로 진행되며, 중점검토위원은 1차 심의 제출자료(심의요청서, 

장비구축 계획서, 발표자료), 1차 심의결과(심의의견서), 해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차 심의의견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구입인정, 조건부인정, 구입불인

정 중에서 결정함

  ▪ 최종결과 통보: 지원기관은 1, 2차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심의 결과를 이의신

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ZEUS 

RED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심의 기준

  ▪ 심의위원회는 사업(연구) 부합성, 국가 전략적 필요성, 시설･장비의 중복성, 시

설･장비의 활용성, 시설･장비의 적정성,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도입기관의 

시설･장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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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원기관과 전문기관에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 예

산으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 시설･장비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평가, 기관평가, 차년도 예산

심의 시 반영할 수 있음

    - 심의이행점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시설･장비가 심의결과(장비명, 구축비

용 등)에 따라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조사

    - 심의누락점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가 정상적인 심의체계를 수행하였는지

에 대한 여부 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년 초부터 심의위원회(본심의) 개최 이전에 시행

한 이행･누락 점검 결과를 해당 연구기관의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

정･배분에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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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시설･장비의 도입 시 일관된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를 적용하기 위하여 표준운영 매뉴얼(심의운영 방법, 심의평가지표, 관련문서 양

식)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음(지원기관이 제공함)

2.3.3. 시설･장비의 구축

○ 시설･장비의 구축이란 시설･장비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매, 도입, 취득까지 

완료하는 모든 절차를 말함

  ▪ 구매는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행위로서 연구자의 구매요구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 도입은 구매계약이 완료된 시설･장비를 연구자가 가동할 수 있도록 배송, 설치 

및 검사･검수하는 과정임

  ▪ 취득은 구축이 완료된 시설･장비의 자산등재 및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고, 대금집

행을 완료하는 과정을 말함

○ 구매원칙

  ▪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

하“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장비를 구축해야 하고, 과

제 종료 시점(2개월 전)이 임박하여 시설･장비가 구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시설･장비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구매 관련 관계법령에 따르고, 국

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하여 구매하고, 수의계약으로 시설･장비를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

27조, 제28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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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구축이 예정된 장비의 모든 문서를 검토한 후, 해

당 연구기관의 구매규정에 따라 구축하고, 구매담당자는 구매계약 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입찰서류를 시설･장비 도입부서의 실무책임자나 관련 전문

가에게 기술검토 및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고, 기술적 검토 완료 후 시설･장비 

구매부서는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 외자 시설･장비의 경우,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47호) 

제8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심의위원회 등을 통과하여 다음 연도에 구축예정인 

외자 시설･장비의 품명, 수량, 주요규격, 예산액, 구매방법, 구매 시기 등을 명시

한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함

○ 구매지원

  ▪ 구매정보 지원: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시 해당 연구기관이 구축

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의 정보를 ZEUS(또는 NTIS)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음, 구

매계약 전 가격 적정성 및 기술적인 검토･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수의계약 검토지원: 기존 시설･장비의 부품교환 및 설비확충 등을 위한 구매 시 

호환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시설･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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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없는 경우, 해당 시설･장비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독점적인 경우로서 다

른 시설･장비의 구매를 통해서 연구과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서를 제공할 수 있음

○ 검수 및 검정시험

  ▪ 시설･장비 구매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육안검사가 가능할 경우 포장파손, 내부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 발견 시 관련 조처를 하거나, 시설･장비 도입부

서의 시설･장비 인수자가 최종적으로 포장파손 및 내부파손 등의 육안검사를 실

시한 후, 문제 발견 시 바로 시설･장비구매부서에 통보하여 조처하거나 문제가 

없을 시 시설･장비를 넘겨받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함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제조사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한 납품 검수를 

통해 시설･장비가 실제로 정확히 납품되었는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함

  ▪ 단순한 서류검토보다는 실제 가동 여부 및 옵션 사양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함

○ 기술검수 및 검정시험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구축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에게 구매요구서에 명시

된 시설･장비의 성능 등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도록 하여야 

함, 단 정부 기관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된 공인 성적서를 첨부한 경

우 검정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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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비 구축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는 기술 검수 및 검정시험에서 부적합상

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매지원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적합사항이 해소된 후 재

검증을 시행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기술 검수 및 검정시험에 합격한 시점을 시설･장비의 도입완료로 함

2.3.4. 시설･장비의 등록

○ 시설･장비 구축부서는 기술 검수나 검정시험이 종결되어 납품이 완료된 시설･장비

를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관리부서를 통하여 자산등록 관리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자산관리부서는 시설･장비의 구매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

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하여야 함

○ 정보등록

  ▪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구축한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시설･장비 및 구축비용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
장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5항에 따라 취득* 

후 30일 이내에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함

    * 취득이란, 시설･장비를 개발 또는 구매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설치예정이었던 

공간에 설치 및 검수(도입)를 완료한 후, 자산 등재 및 대금집행을 완료한 것을 

뜻함

○ 정보등록 등록 절차

  ▪ 시설･장비 구축부서에서 자산관리부서로 장비등록신청을 하고 자산관리부서로부

터 자산비표를 발급받고 3천만 원 이상 장비 또는 공동활용 장비는 ZEUS(NTIS) 

등록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 자산관리부서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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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정보등록 빠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ZEUS(또는 NTIS)를 

통하여 신규로 구축된 시설･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증’을 발급받아 

해당 시설･장비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종료 시 ZEUS(또는 NTIS)에 등록한 시설･장비 현황(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시설･장비 등록번호 등)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제19조 제11항에 따라 사업비 정산 시 연구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시설･장비 정

보등록증’을 제출받아 ZEUS(또는 NTIS)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시설장비책임관은 주기적으로 관리카드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ZEUS 모바일 앱

을 활용하여 정보조회, 운영일지 및 유지보수일지 등을 작성함

○ 등록정보 연계

  ▪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관리 시스템(이하 “관리시스

템”이라 한다)과 ZEUS(또는 NTIS)간 등록정보 연계체계가 구축 된 경우 각 관리 

시스템에서 시설･장비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음

  ▪ 지원기관은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국가연구

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반영한 등록정보 연계방법(API12) 등)을 제공하여야 함

○ ZEUS에 등록하는 국가연구개발 정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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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관리정보 연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원기관을 통하여 시설･장비의 등록 빠짐을 방지하

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ZEUS(또는 

NTIS)간 연구비 관리정보의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ZEUS(또는 NTIS)간 

연구비 관리정보가 연계된 경우 예산집행 또는 정산단계에서 시설･장비 정보등

록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함

○ 등록정보의 관리

  ▪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

라 ZEUS(또는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 정보의 변동사항 발생 시 ZEUS(또는 

NTIS)에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연구기관 자산관리부서는 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의 상태변경 현황(활용상태, 

활용범위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ZEUS(또는 NTIS)에 등록한 시설･장비 정

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R&D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시설･장비의 ZEUS(또

는 NTIS) 등록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ZEUS(또는 NTIS)를 통하여 범부처 시설･장비 정보

를 통합관리 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ZEUS(또는 NTIS)를 활용하여 시

설･장비의 정보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함

2.3.5. 시설･장비의 운영

○ 시설장비책임관

  ▪ 연구기관의 장은 보유 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장급 1인을 

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수립여부, 개최와 

관련된 사항18) 및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결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시설･장비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구축 시설･장비의 정보등록 

여부, 등록정보 변경 시 수정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활용도가 낮고, 향후 활용 가능성이 희박한 

저활용･유휴･불용 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을 관리･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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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기관에

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지침 제34조의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활용실

적 수집 및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 공동활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규정 마련 여부, 온라인 예약서비스 구축 

및 예약정보 제공 여부 등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

  ▪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 계정 마련 및 시설･장비 

관련 항목만 지출하도록 점검

  ▪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단가의 적정성 및 기관 내 거래를 통한 이용료 집행현황

을 점검

  ▪ 시설･장비별 운영일지 및 유지보수일지 작성･관리현황을 점검

○ 전담운영인력

  ▪ 연구기관의 장은 지침 제10조 제2항의 구축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설･장비의 전

담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구축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 인력서비스

에 등록하여야 함

  ▪ 이미 확보된 전담 운영인력에 공석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인력

변동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ZEUS 인력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여

야 함

  ▪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별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여부 및 처우 수준을 점검하

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담 운영인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장비 인력 교육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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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하 “통합관리교육”이라 한다)’을 통합관리교육 의무대상자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시설장비책임관, 연구기관의 구매･자산담당자 및 ZEUS(또는 NTIS)에 등록된 시

설･장비의 연구책임자는 일반교육 의무대상자임

  ▪ 연구기관의 장은 통합관리교육 의무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실태조사 시 의무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운영관리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관리하여 

시설･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운영일지는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 또는 기관 자체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전

산 관리를 원칙으로 하나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전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수기로 관리할 수 있음

  ▪ 주장비와 함께 활용되는 부대장비 및 보조장치의 경우, 운영일지는 주장비만을 

대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음. 단, 부대장비의 활용목적이 변경되어 독립적인 

주장비로 활용될 때는 별도로 운영일지를 관리하여야 하고, 

  ▪ 시설･장비의 구축목적에 따라 항시 가동되는 시설･장비(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네

트워크서버, 항온항습기, 동식물사육장치, 기상 또는 방사능 측정 장치)는 주장비

라도 별도의 운영일지를 관리하지 않아도 됨

  ▪ 연구기관의 장은 지침 제29조의 운영일지 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필수항

목(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장비책임자, 작성자, 이용일시, 이용기관, 이용자, 

시료 개수, 인력투입시간)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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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전담 운영인력은 시설･장비의 성능에 대한 유지보수일지를 작성하여 시설･장비

의 성능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시설･장비 사용 전 정밀도 

확인 등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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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보수일지는 운영일지와 함께 작성･관리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유지보

수일지 필수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 또는 기관 자체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

를 원칙으로 하나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전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수기로 관

리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장은 지침 제30조의 유지보수 일지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필

수항목(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장비책임자, 작성자, 수리자, 유지보수일시, 

시설･장비 상태, 유지보수 결과)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지침 및 매뉴얼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 구축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품교체비, 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은 

해당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장비･재료비(세목)로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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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시설･장비의 활용

○ 활용범위의 변경

  ▪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미 구축된 시설･장비의 

활용범위가 변경된 경우 ZEUS(또는 NTIS) 시설･장비 등록정보를 수정하여야 함

  ▪ 지원기관의 장은 활용범위 변경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동활용체계

  ▪ 연구기관의 장은 ZEUS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서비스(이하 “ZEUS 예약서비스”라 

한다)에 등록된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규정

을 마련하여야 함, 공동활용규정에는 (1) 이용신청 및 절차, (2) 이용자 준수사항, 

(3) 이용료 산정기준, (4) 기관 내 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외부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쉽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ZEUS 예약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함

  ▪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이하 “자체 예약서비스”라 한다)를 보유한 전문

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ZEUS 예약서비스와 예약체계를 연계한 때에만 

자체 예약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 자체 예약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은 ZEUS에 참여기관 

신청 후 ZEUS 예약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체 예약서비스 구축 후 ZEUS 예약서

비스와 예약체계를 연계하여야 함

  ▪ 지원기관은 자체 예약서비스와 ZEUS 예약서비스 간 예약체계 연계가 가능하도

록 예약단계 및 예약정보표준 등을 반영한 예약체계 연계방법(API 등)을 제공하

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정보를 ZEUS 또는 등록정

보가 연계된 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ZEUS와 등록정보가 연계된 관리

시스템 어느 한 곳이라도 입력하면 ZEUS에 공동활용 실적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함

○ 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관리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료를 산정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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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 또는 시설･장비의 특성에 따

라 이용료를 산정하는 때도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정부로부터 직접비(유지보수비 등)와 간접비(공공요금 등)를 지원받는 공익성 시

설･장비는 시설･장비 이용료에서 지원되는 해당 부분만큼의 비용을 제외하고 산

정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더는 투입되지 않는 수익성 시설･장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포함해 이용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가서비스비(전처리 대행, 

시험분석 결과해석, 기술자문 등)’를 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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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기관의 장: 이용자가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시설･장비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에 따라 

시설･장비 이용료를 할인, 할증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장: 이용료 수입과 지출이 구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계

정 (전용 예산과목)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 

  ▪ 이용료 수입: 차년도 예산편성 시 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성능향상비(개조 및 신

규부품 구입비용 등), 처분에 드는 비용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

야 함

  ▪ 기관 내 거래: 연구기관 내 부서 간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후 현금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 연구기관의 장은 기관 내 거래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관 내 거래의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공동활용규정에 반영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 지침 제33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관 내 부서 간 

공동활용 후 이용료를 집행할 수 있음

  ▪ 타 부서의 시설･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전에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이용료를 집행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 시설･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용료 집행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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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 연구기관의 장은 지침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제2장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45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새로 만든 연구개발성과를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활용성과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시설･장비의 활용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설･장비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동

활용허용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실제 공동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관리하여

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요청 시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제

출하여야 함

2.3.7. 시설･장비의 처분

○ 활용상태의 판정

  ▪ 시설･장비 보유부서 담당자는 시설･장비의 가동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장비의 활용상태가 변경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시설장비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하

고, 시설장비책임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저활용･유휴 시설･장비의 활용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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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며,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저활용･
유휴 시설･장비에 대한 계속 활용 및 이전 재배치 등을 판정하여야 함

  ▪ 시설･장비 보유 부서장은 해당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판정하기 위하여 가동률 

증빙자료 운영일지 및 유지보수일지 등 시설･장비가동이 확인 가능한 자료 및 

현장점검 결과 시설･장비 현 상태(외관, 보관상태, 보조장치 또는 부대장비 분실 

여부 등)의 현장점검 결과 등을 첨부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

  ▪ 연구기관의 장은 저활용･유휴 시설･장비가 존재하는 경우, 활용개선 조치(보유부

서 내 계속 활용 등) 및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 기관 대여 등), 기관 내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을 먼저 추진해야 함

  ▪ 시설장비책임관은 저활용･유휴로 판정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활용저하 원인을 

파악하고, 시설･장비의 성능향상 또는 공동활용으로의 활용전환 등, 부서 내부에

서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함

  ▪ 시설장비책임관은 부서 내부에서 수요가 없는 경우, 활용수요가 있는 기관 내 타

부서 또는 외부 재배치(대여)를 추진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저활용･유휴 시설･장비를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내 게

시판 및 ZEUS 예약서비스에 대여 가능 시설･장비로 등록하여 수요조사를 하여

야 함

  ▪ 시설장비책임관은 기관의 내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 활용수요가 없는 

시설･장비거나, 사용불능 시설･장비인 경우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불용판

정을 받도록 의결 안건을 상정해야 함.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시설･장비의 처분

유형도 결정토록 하고, 우선순위는 지침에 따라 무상양여, 해체 후 부품･재료 재

활용, 매각, 폐기 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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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양여 및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으로 결정된 시설･장비는 ZEUS에 공고하

여야 하며, ZEUS 공고 후 수요가 없는 시설･장비는 기관 내 규정(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매각 및 폐기할 수 있음. 단, 사용 불능 시설･장비는 즉시 폐기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사용 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불용 시설･장비로 판정 후 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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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공고

  ▪ 연구기관의 장은 불용 시설･장비를 ZEUS에 공고하여 수요조사를 시행하기 전, 

기관의 자산처분 승인 등의 필요 절차를 완료시켜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불용 시설･장비를 ZEUS에 30일 이상 공고(이하 “1차 공고”라 한다)하여 수요조

사를 하여야 함, 단 ZEUS와 연계된 관리시스템에 불요 시설･장비의 처분을 공고

한 경우, ZEUS 공고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 연구기관의 장은 1차 공고 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때, 30일 이상 ZEUS에 재

공고 (이하 “재공고”라 한다)하고, 재공고 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때, ZEUS 

공고 연장 또는 ZEUS 공고 삭제를 지원기관에 요청하여야 함

○ 불용처분

  ▪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ZEUS에 공고하지 않고 무상양여를 추진할 수 있음

    - 국가R&D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가 이직하는 경우

    - 국가R&D사업의 수행연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 국가R&D사업의 협약에 따라 무상양여를 추진하는 경우

    - 주장비 보유기관으로 부대장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불용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극

대화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이전될 수 있도록 무상양여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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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기관의 장은 불용 시설･장비를 무상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 기관(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등)에 우선으로 무상양여를 추진하여야 함

  ▪ 무상양여로 시설･장비의 이전을 요청한 기관은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유휴･저활

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통하여 수리･이전･교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양수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무상양여 받은 시설･장비를 ZEUS(또는 NTIS)

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양수기관에서 해체 후 부품･재료를 재활용한 경

우, 잔여분을 자체적으로 폐기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 시설장비를 ZEUS에 

공고하여 수요조사를 한 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으면, 매각을 진행할 수 있으

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을 공

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ZEUS에 게재를 병행할 수 있음 (거래 실제 가격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한 예정가격 책정)

  ▪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매각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매각기관에서 흡수하

여 지침 별표 6의 시설･장비의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무상양여,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 매각을 통한 처분이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사용 불능 시설･장비에 해당하면 폐기를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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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 처분을 결정한 시설･장비에 대해 폐기에 따른 

수입 및 비용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장비의 폐기로 발생하는 수입은 매각 

수입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

○ 처분 시설･장비의 정보 변경

  ▪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설･장비의 활용상태가 활

용･저활용･유휴･불용으로 판정되면 30일 이내에 ZEUS(또는 NTIS)에 시설･장비

의 활용상태 정보를 변경하여야 함

  ▪ 시설･장비의 활용상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결과 또는 

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 불용처분 유형(무상양여, 해체 후 부품. 재

료 재활용, 매각, 폐기) 및 불용 판정일자와 해당 불용 시설･장비가 실제로 처분

된 유형 및 처분일자를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함

  ▪ 양도기관의 장 및 양수기관의 장은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 재료 재활용을 

통하여 시설･장비가 이전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ZEUS(또는 NTIS)에 정보를 

변경하여야 함

○ 처분의 특례

  ▪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

분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ZEUS(또는 NTIS)에 변경･등록하여야 함

2.4.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체계

2.4.1. 추진배경

○ 연구시설･장비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 확보 

및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그 중요성과 의존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 정부

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서 확대했음

○ 미국(NSF), 독일(DFG) 등 주요 선진국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

계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 연구 장

비 분류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시설･장비의 표준적인 분류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인 연구시설･장비의 조사･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관 간 다른 분류기준으로 

인해 상호연계 및 일관된 통계관리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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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조사･분석 및 효율적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범부처

적인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1차 국

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2010년 12월에 완성함 (8개 대분류, 48개 중분류, 

209개 소분류)

○ 이후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융합장비 및 신규 첨단장비의 증가, 기존 분류체계의 

범위를 벗어나 미분류 되는 연구시설･장비가 점점 증가하여 국가적 통계로서의 활

용도 및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저하됨

○ 이에 1차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기존 분류체계의 

한계를 수정･보완하고, 신규 도입 및 개발된 연구시설･장비를 포괄하는 분류체계로 

개정함(2015년 7월) 

2.4.2.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기본방향

○ 포괄성, 연계성, 활용성, 신뢰성의 4대 기본방향 하에서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함

○ 2010년 표준분류체계 개편 요구

  ▪ 기존 분류체계의 범위를 벗어난 융합 장비 및 신규 첨단장비의 증가로 미분류 

된 연구시설･장비의 비중이 높아짐

  ▪ 동일계층 간 분류기준의 일관성 미흡으로 혼동 발생 및 논리성 부족

○ 1차 개정(안) 마련 (2014년 10월)

  ▪ 1차 개정(안)의 분류체계에 따라 NTIS 등록 장비 (48,221점)의 재분류를 통한 각 

분류별 적정성 검토

○ 1차 개정(안) 확정 (2014년 11월)

  ▪ 분류가 세밀해지고, 중소분류의 십진법 체계를 폐지함에 따라 분류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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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8개 대분류, 48개 중분류, 209개 소분류

  ▪ 신규: 8개 대분류, 53개 중분류, 449개 소분류

○ 표준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분류체계 검증 (2014년 11월~12월)

  ▪ 1차 표준분류 개정(안)을 바탕으로 분류체계 검증을 위한 대분류별 분과 구성 및 

장비전문가 배정 (8개 대분류별 분과 구성 및 전문가 23명 배정)

  ▪ 분과별 중점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각 위원이 제시한 이견을 조율하고, 각 분류별 

해설서 작성

○ 2015년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개정(안) 마련 (2015년 2월)

  ▪ 대분류 (8개), 중분류(54개), 소분류(410개)

○ 2015년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개정 10대 기본방향 (2015년 2월)

  ▪ 대분류는 현재 표준분류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8대 분류를 준수하고, 중

소분류를 중심으로 신설, 병합, 변경, 삭제

  ▪ 중분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장비’를 분석하여 소분류를 포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폭 추가하거나, 의미가 유사한 분류를 통합하고, 분류명칭이 모호한 경

우 명칭 변경

  ▪ 소분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장비’ 그룹 중 동일 장비가 일정 수 이상 있는 경

우 분류를 신설하고, 미분류 된 연구장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개정

  ▪ 의미상 2개 이상 분류에 포함되어 복수 분류에 속한 연구장비는 연구장비의 특

성을 파악하여 최적의 1개 분류체계로 편입

  ▪ 기존 분류체계에 포괄할 수 없었던 대형연구시설은 ‘H.환경조성사육시설’의 중분

류를 추가하여 반영

  ▪ 융･복합 되어 개발된 연구시설･장비를 포괄하는 분류를 생성

  ▪ 동일모델(모델코드가 동일한 경우)의 연구시설･장비는 동일 표준분류에 포함

  ▪ 분류 간에 의미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분류명칭을 사용하여 분류를 

신설

  ▪ NTIS 등록장비를 해당 분류별로 매칭 하였으나, 분류별로 해당되는 연구시설･장
비수가 극히 적어 삭제가 필요한 분류는 삭제하되, 등록장비의 표준분류는 타 분

류에 포함

  ▪ 단, 분류별 매칭된 연구시설･장비 수가 극히 적더라도 현재 구축이 많거나, 향후 

많은 구축이 예상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는 신 분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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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표준분류체계 주요 개정 내용 

○ 십진법 체계의 폐지

  ▪ 2010년도 표준분류체계에서는 1개의 대분류군, 중분류 내에 포함되는 중분류, 소

분류를 10개 미만으로 제한

  ▪ 십진법 체계에서는 분류별로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연구시설･장비 영역을 포

괄하기 어려우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신규 분류로 담는 데 한

계 존재

  ▪ 대(중)분류별로 포함되는 분류수의 제한을 없애고, 미분류 된 연구시설･장비를 

대부분 신규 분류로 추가하여 중소분류의 개수가 확대

○ 중소분류의 증가

  ▪ 자체 마련한 분류체계 개정(안)에 대하여 용어변경, 불필요한 분류의 삭제, 분류 

간 통합,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장비의 신 분류 추가

  ▪ 현 분류체계 대비 중분류는 6개 증가, 소분류는 201개 증가

  ▪ 광학･전자영상장비는 카메라･영상처리 장비에 신설된 소분류가 많아 기존 18개

에서 54개로 36개 증가

  ▪ 기계가공･시험장비는 성형･가공장비, 반도체장비, 재료물성시험장비에 신설된 소

분류가 많아 기존 47개에서 125개로 78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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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 분류체계의 도입

  ▪ 2010년도 표준분류체계는 연구시설･장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평면적으로 나열

한 평면배치형

  ▪ 평면배치형은 분류체계의 작성 및 사용이 간단한 형태이나, 해당 연구시설･장비

가 적용 분야와 목적과의 연계성 파악이 곤란

  ▪ 2차원 분류체계는 연구개발 수행 도구로서의 연구시설･장비와 이러한 연구시설･
장비가 연구개발 수행에 활용되는 용도 및 기술 분야, 그리고 중점투자 분야로의 

완전한 매칭을 통한 연구개발 전략목표(파급지표)와의 연계 명확하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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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표준분류체계 활용방안

○ 최종 확정된 표준분류체계를 ZEUS 장비 활용서비스,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

리 서비스 내 표준분류 코드에 일괄 적용

○ 연구기관 자산관리시스템과 NTIS 시스템 간 정보연계 API에 신 표준분류코드 반영

○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연구시설･장비별 구 표준분류(2010년도)와 개정 표준분류가 

맵핑 데이터를 연구시설･장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 연구장비 예산심의를 위한 장비중복성 검토, 사용자 장비정보 검색 시 검색도구에 

적용,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 분석 시 구축현황 및 활용실태 파악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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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20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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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시설 구축현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주요 연구인프라는 국내거점연구소, 국외거점 및 국외협력센

터, 해양연구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내거점연구소는 부산 본원, 동해연구소, 남해

연구소, 제주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통영 해양생물자원기지가 있음

○ 국외거점 및 국외협력센터는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IOST-NOAA Lab, KIOST- 

PML Science Lab, 태평양 해양과학기지,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한･
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가 있음



기관 공용 연구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획 연구

70 ••

○ 해양연구선은 이사부호,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1호, 장목2호가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시설장비･시설구축 현황은 앞서 설명한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NFEC)의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기준에 따라 파악함

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내거점 해양연구시설 구축현황

3.1.1. 부산본원 연구시설현황

○ 부산본원에는 연구행정지원을 위한 행정동, 제1연구동, 제2연구동, 제3연구동, 제4

연구동, 연구장비정비동, 생물실험동, 수리실험동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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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제1연구동

○ 냉장/냉동시설

○ 청정 실험실

○ 미량유기화학 실험실

○ 해수생지화학 시료처리실

○ 유기화학 실험실

○ 유기화학 기기분석실 

○ 해수기기분석실

○ 해수생지화학 분석실 Ⅰ

○ 해수생지화학 분석실 Ⅱ

○ 퇴적물 환경 실험실

○ 환경시료 청정 전처리실

○ 천연물 질량분석실

○ 천연물 실험실

○ 천연물 합성실험실

○ 핵자기공명 분광분석실

○ 퇴적물분석 실험실

○ 해수화학분석 실험실

○ 생화학분석 실험실

○ ICP 분석실

○ 심해퇴적물 실험실

○ 현장측정기기 및 센서개발실

○ 해수안정동위원소 분석실

○ 안정동위원소 분석실

○ 미량원소 분석실

○ 미량원소 분석실험실

○ RI기기 분석실

○ 방사능분석 실험실

○ 탄소순환실험실

○ 기기 분석실

○ 습식 실험실

○ 미생물천연물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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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배양 실험실

○ 해양지질･지구물리 실험실

○ 해양지질 실험실

○ 생지화학 분석실

3.1.1.2. 제2연구동

○ 정보전산실

1. 경영정보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
수, 사용자 기술지원)

2.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보수(Network 구축, 운영 및 증설, 업무용 PC 유지･
관리)

3.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중 전산부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산장비 관리 및 정보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해양과학데이터운영실

1. 해양데이터과학 기술 개발 및 확산(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 규정 업무 수행, 해양데

이터과학 연구 및 활용기술 개발, 해양데이터과학 기술 확산 활동)

2. 해양공간정보 활용 기술 개발(국가해양공간계획 지원 및 공간특성평가 수행, 해양

공간분석 연구 개발 및 활용, 연구사업 지원 GIS DB 구축 및 가시화)

3. 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시해양관측자료 체계 구축 및 운영(KUMOS 등), 

해양연구지원용 WebGIS 구축 및 운영(GFOR),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

타 연구 및 기관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1.3. 제3연구동

○ 세포독성 실험실

○ 천연물추출 실험실

○ 현미경실

○ 저서동물 Wet Lab.

○ 미소생물 분리･배양실

○ MMG

○ 세포생화학 실험실

○ 해양미생물 분석실

○ 해양미생물자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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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동물 Dry Lab.

○ 미세조류색소 분석실

○ 미세조류분자생태 실험실

○ 미세조류분석･전처리 실험실

○ 해양생물반응 분석실

○ 김영옥박사님 실험실

○ 해양어류플랑크톤생리생태 실험실

○ 해양극한미생물･분자생물학 실험실

3.1.1.4. 제4연구동

○ 퇴적물종합 분석실

3.1.1.5. 연구장비정비동

○ 각종 해양관측장비의 정밀한 기기검교정을 위한 시설

○ 염분(전기전도도) 검･교정실

○ 수온(온도) 검･교정실

○ 수심(압력) 검･교정실

○ 시험수조실

○ 공작기계실

○ 수압(밀)시험실

3.1.1.6. 수리실험동

○ 인공적으로 파도나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안 및 

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재현하고 실험할 수 있음

○ 부대시설로는 천장 크레인(크레인A, B), 촬영 전용 조명(LED/메탈할라이드 등), 계

측센서(용량식 파고계, 초음파식 유속계, 6축 로드셀, 초소형 파압계, 소형 1축로드

셀), 데이터 수집 장치(DAQ앰프, DAQ소프트웨어, 고속 카메라) 등이 있음

○ 주요 활용분야 : 항만 및 해양 구조물(방파제, 안벽, 부유식 구조물 등), 해양 장비

(수중 드론, 수중 모니터링 장비 등), 해양 에너지(조력･조류 발전 장치, 해상풍력 

발전 장치 등), 연안 및 해양 환경(양식 구조물, 연안 표사이동, 해양쓰레기 등)



기관 공용 연구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획 연구

74 ••

○ 구성(총 면적 4,006㎡)

  ▪ B1층(92㎡)

    - 펌프실

    - 저수조(A&B)

  ▪ 1층(3,777㎡)

    - 3차원 조파수조(Wave basin)

<주요 사양>

규모 : 45.3m×44.5m(W)×1.2m(H)

저수조(A)용량 : 3,300㎥/s

급수 시간 : 80분(수위1m기준)

배수 시간 : 50분(수위1m기준)

<파도 발생장치>

전기서보식 피스톤형 조파기 5대(조파판 폭4m)

규칙파 및 불규칙파 조파 가능

최대파고(규칙파 기준) : 0.4m

주기 : 0.7~0.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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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원 조파수조Ⅰ(Wave flumeⅠ)

<주요 사양>

규모 : 50.0m(L)×1.2m(W)×1.6m(H)

저수조(B)용량 : 300㎥/s

급수 시간 : 30분(수위1m기준)

배수 시간 : 65분(수위1m기준)

<파도 발생장치>

전기서보식 피스톤형 조파기

규칙파, 불규칙파 및 고립파 조파 가능

능동형 반사파흡수장치(ARC)

최대파고(규칙파 기준) : 0.55m

<흐름 발생장치>

흐름 발생구간 : L=14~44m

최대 유량 : 0.06㎥/s

    - 2차원 조파수조Ⅱ(Wave flumeⅡ)(구축 예정시기 2019.09)

    - 2차원 개수로(Open Channel)(구축 예정시기 2019.03)

    - 실험장비 보관실  

    - 모형 제작실

    - 관측장비실

    - 토질 및 구조재료 실험실

  ▪ 2층(137㎡)

  - 제어실

  - 분석실

  - 회의실

3.1.1.7. 생물실험동

○ 다양한 해양생물연구를 위해 해수･담수 공급이 가능한 시설

○ 바이오수소생산 실험실

○ 어류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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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동해연구소 연구시설현황

○ 동해연구소는 2008년 10월 열었으며 3개 연구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동해특성연구센터는 동해를 대상으로 대기-해양, 표층-심층 물질순환, 해수 중 이산

화탄소 분포･거동, 고부가 해양 식량･생물자원 개발, 해양심층수 수질분석 연구를 

수행함

○ 국가지정 독도전문연구기관인 독도전문연구센터는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해양과학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및 독도 관련 국가

정책수립 지원과 대국민 독도 정보서비스 등을 수행중임

○ 동해연안침식연구실은 점차 증가하는 동해안 침식피해에 효율･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출범. 정밀관측을 통한 쇄파대･포말대 수리･표사현상 규명과 장단기 연안

지형변화 예측 및 친환경･고효율 대응공법 연구를 수행함

○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해 연안･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며 그 변

동양상을 신뢰성 있게 예측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자 함

○ 주요기능 : 동해의 특화된 연구수행(동해의 연안~심해 해양현상연구, 동해해역 방위

를 위한 지원연구활동 등), 국가 독도전문 연구기관, 동해종합연구전전기지, 유기적

인 공동협력체계 구축

○ 방사능계측실

○ 기기분석실

○ 방사성동위원소분석실

○ 해양동위원소추적자실험실

○ 청정실험실

○ 동해연구소 공동실험실

○ 해양기능성 바이오신소재 실험실

○ 해양생물다양성실험실

3.1.3. 남해연구소 연구시설현황

○ 남해연구소는 남해권역 해양 전문 연구기관으로 대형연구 선단을 운영하며 남해안

의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함

○ 남해특성연구센터 및 선박평형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유류오염, 선박평형수, 미세

플라스틱 오염, 해양병원체, 해역 건강성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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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 분야에서는 기반시설인 해양시료도서관 및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육상시

험설비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기능: 해양생태기능연구(연안과 하구역 생태계의 건강도지수(NIMI)개발, 국제사

회 규제에 대한 선박 평형수201 배출에 대한 생태계 위해도 평가 등), 해양환경위

해성연구(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해양바이러스 병원체 진단키트 실

용화 기술개발 등)

3.1.3.1. 제1연구동

○ 생체지표실험실(LMO)

○ GC분석실

○ LC분석실

○ 미량분석실

○ 환경화학실험실

3.1.3.2. 제2연구동

○ 생물시료처리실

○ 순수배양실

○ 현미경실

○ 부유생물생태실험실

○ 고분해능질량분석실

3.1.3.3. 제3연구동

○ 습식실험실

○ 환경시료전처리 및 기록실

○ 해양환경지화학실험실

○ 비파괴분석실3

○ 비파괴분석실1

○ 코어시료전처리실

○ 현미경실

○ 생물시료전처리실

○ 유전자시료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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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양식동

○ 양식동실험실1

○ 양식동실험실2

○ 양식동실험실3

○ 양식동실험실4

3.1.3.5. 장비보관동

3.1.4. 제주연구소 연구시설현황

○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는 2015년 6월 제주권역 특성화 연구를 통해 환태

평양 해양과학기술 연구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소하였음

○ 제주권역 해양생물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연구와 제주도 근해 해양바이오산

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해양환경변화연

구의 핵심 전초기지 역할 수행 및 산･학･연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주 현안 해결

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기능: 해양바이오산업 연구(해양 바이오매스 표준 생산기술 및 자원화 연구 

등),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변화 연구, 제주 현안 해결(제주 연안 안정성 확보 방안

연구 등), 국제 교육프로그램 및 공동연구 개발･운영

3.1.4.1. 제1연구동

○ 해양미세조류분석실

○ 해양천연물분석실

○ 생리활성소재준비실

○ 생리활성분석실

○ 유전자변형생물실험실

○ 유용효소개발실험실

○ 식물색소분석실

○ 광합성측정실

○ 식물플랑크톤 생리실험실

○ 해양화학실험실

○ 유기화학실험실

○ 미생물배양발효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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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미세조류배양시설

3.1.5.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는 과학기술과 애국심으로 독도와 울릉도의 해양영토 주

권을 지키고,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대응이 아닌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과학기술 연

구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 수호를 확실히 하고자 함

○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 생태계 변동연구와 해양수산자원 개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양영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주요기능 :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 해양생태계 변동 감시 및 해양생태계 보전, 울

릉도･독도 주변 해역 해양수산자원 증･양식 및 고부가 가치 해양 산업육성, 해양과

학영토교육 프로그램 및 Marine School 운영, 동해와 독도 해양연구 전진기지 

3.1.5.1. 제1연구동

○ 기기분석실

○ 시료전처리실

3.1.6. 통영 해양생물자원기지

○ 해양과학기술의 현장 연구 중심 인프라

○ 주요기능 : 해양생물자원 확보 사업, 해양생물자원의 분류 및 보존기술, 해양생물자

원 관리 기술(국내외 연구기관, 대학과의 공동활용, 체제 구축 및 교육, 현장학습 

기능 강화 등), 해양생물자원공급기지 및 법/제도 인프라 구축(장비의 고도화 및 인

프라 확대, 기술이전 및 교육 훈련 기능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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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외거점 및 협력센터 해양연구시설 

구축현황

3.2.1. 한･중과학공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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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 간 해양 분야의 교류 및 협력 추진, 양국의 해양과학기술 및 관리수준 

공동 제고, 해양환경 보전,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한중 양국의 해양 분야 교류와 협력의 “교량” 및 “창구” 역할을 수행함

○ 정부 간 협력 통로의 사무국 역할 수행

  ▪ 양국 정부 간 관리위원회(매년) 및 공동위원회(격년) 개최

  ▪ 관리위원회와 공동위원회합의결과 이행 및 사후관리

  ▪ 한중 양국 간 해양과학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교량적 역할 수행

○ 해양 정책 정보의 생산/보급

  ▪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관리 등 주요 정책/정보(News Letter)의 발간, 배포

  ▪ 한중 양국 간 해양활동 수행을 위한 정보 교류와 서비스 플랫폼 제공

○ 한중 공동협력연구의 개발 및 추진

  ▪ 양국 해양 관련 기관 간 협력연구 개발 및 사업 수행

  ▪ 양국 공동관심 의제에 대한 워크숍/심포지엄 등 개최

  ▪ 해양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이전 및 교류 추진

○ 운영현황

○ 설립일자: 1995년

○ 위치: 중국 청도

○ 홈페이지: http://www.ckjorc.org

○ 주요성과

  ▪ 산･학･연의 중국 거점 역할 강화

  ▪ 한･중 해양과학협력 사무국 기능

  ▪ 해양 정책 및 정보의 생산, 보급 기능, 협력연구의 개발 및 추진 기능

  ▪ 2010년 중국해양대학교와의 MOU

  ▪ 2007년 중국 서부감측설계 연구원과의 MO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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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KIOST-NOAA Lab

○ 설립목적: 세계 일류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인 NOAA 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우수연구인력 교류 활성화 및 공동연구 발굴 

○ 운영현황

  ▪ 설립일자: 2010년

  ▪ 위치: 미국 워싱턴 DC Silver Spring

○ 주요성과

  ▪ 미국해양대기청 NOAA와 한미공동연구사업(JPA; Joint Project Agreement) 수행

  ▪ 미국 내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2.3. KIOST-PML Science Lab

○ 설립목적: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와 기관 간 장점을 극대화한 연구 성과의 시너

지 창출 및 유럽의 해양과학연구 역량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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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 설립일자: 2011년

   ▪ 위치: 영국 플리머스

○ 주요성과

   ▪ 북서태평양 생태계모델링 과제의 공동수행

3.2.4. 태평양해양과학기지

○ 설립목적: 국내 미보유 생물자원의 확보 및 열대해양환경을 활용한 해양과학연구 

전진기지 

○ 운영현황

  ▪ 설립일자: 2000년

  ▪ 위치: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 주요성과

  ▪ 흑진주 등 해외생물자원 개발

  ▪ 해양바이오에너지 연구 개발 2010년 마이크로네시아 축 연방정부와의 협약서 체결

  ▪ 2010년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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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한･페루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 중남미 지역에서의 R&D 허브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중남미 국가와의 해양과학기

술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발굴 및 수행 지원을 통한 실질적 협력 추진 

○ 운영현황

  ▪ 설립일자: 2012년

  ▪ 위치: 페루 리마(IMARPE 내 위치)

  ▪ 홈페이지: http://www.kope-lar.org

○ 주요성과

  ▪ 중남미 지역 공동연구 여건 조사 및 협력 분야 도출

  ▪ 공동연구 수행 및 협력분야 확대

  ▪ 중남미 지역 정보 교류 및 해양과학기술 능력배양 프로그램 실행

3.2.6.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 2018년 9월 14일(금) 인니 치르본에서 개소식을 함

○ 인니 치르본의 반둥공과대학 제2캠퍼스 내에 마련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공동

센터장 2명을 중심으로 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 부서로 나뉘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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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우리 측은 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인니측은 사무실 등 센터 관련 인프라

를 지원하여 함께 연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인 인니 섬 지역에 해양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

력연구를 진행

○ 인니 최대 현안인 해양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니 해양플랜트 및 항만투자 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 방안도 모색할 예정임. 

양측은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향후 센터의 공동연구사업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

○ KIOST는 물론 국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인니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을 지원

하고,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등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전

망임

3.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 현황

온누리호

(‘92. 1 취항)

• 대양종합연구선

• 총톤수: 1,422

• 승선인원: 연구원 25명/승무원 15명

이어도호

(‘92. 3 취항)

• 연근해종합연구선

• 총톤수: 357

• 승선인원: 연구원 17명/승무원 13명

장목1호

(‘05.11 취항)

• 소형연구선, 연근해 저수심 해역조사

• 총톤수: 41

• 승선인원: 연구원 11명/승무원 4명

장목2호

(‘12. 3 취항)

• 소형연구선, 연근해 해역조사

• 총톤수: 35

• 승선인원: 연구원 8명/승무원 4명

이사부호

(‘16. 11 취항)

• 대형종합연구선, 대양연구

• 총톤수: 5,890

• 승선인원: 연구원 38명/승무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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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IOST 지역거점 실시간 관측 및 해양환경정보 표출시스템

○ 우리 원의 지역거점에서 실시간 해양환경관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활용

성이 높은 해양 정보를 수집, 생산, 및 제공하여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

○ 부산 신청사,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제주연구소,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등의 

지역거점에서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우리 원은 해양현상의 이해와 정부의 현안(임무) 해결형의 과제 중심으로 단･중기

적 해양관측자료의 확보와 기술개발은 잘 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우리 원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즉, 대표적인 해양관측소, 관측점, 관측라인, 관측해역 등의 장기적인 관

측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함

○ 부산 신청사 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부산 본원을 포함한 모든 지역거점에서는 기본 

해양요소 (수온, 염분, 조위, 유속, 파랑, 바람 등)의 지속적인 관측 및 자료를 활용

한 지역 현안 해결 필요

○ 시스템 구성은 부산 신청사, 동해연구소, 남해연구소,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는 

RBR concerto CTD를 설치, 제주연구소는 RBR concerto CTD와 AWAC 설치

○ 지역거점에 구축한 관측시스템은 CDMA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 과정을 요약하면, 수중설치 된 관측장비(CTD)로부터 관측된 해양

관측요소 등을 CDMA 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버 컴퓨터로 전송하는 시

스템이며, 서버 컴퓨터로 전송된 관측 자료는 D/B 구축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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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기능

관측 장비
층별 유속, 유향

파고, 파향
수온, 염분도, 조위

층별 1m 간격으로 유속, 유향 및 파고, 파향 관측(AWAC)
수온, 염분도, 조위 관측(RBR concerto CTD)

시스템 컨트롤러 CUBLOC CB405RT
센서의 관측스케줄 제어

서버컴퓨터와의 통신 제어

서버용 컴퓨터
서버컴퓨터
소프트웨어

현장자료의 D/B 구축
인터넷 서비스

3.4.1. 남해연구소

○ 남해연구소에는 2016년 12월 8일 장목호 접안부두 서쪽 모서리에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017년 1월 17일에는 조위를 고현항의 기본수준면을 기준

한 수준측량을 진행하여 조위계 설치와 표척관측 실시함(수준측량 결과로 해양관측 

시스템의 조위 관측 값을 Datum level로 보정하기 위한 보정상수 –3.116m 산정 – 
고현항 기준)

지명 
기본수준면성과표

남해연구소 이어도호 접안부두 

표지명 MS.01 

표고-DL  357.1

장소 남해연구소 이어도호 접안부두 서쪽

<표 3-1> 기본수준면 성과표(고현항)

○ 그림 3.2와 3.3은 남해연구소에 설치된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에 설치된 장비 및 

설치 위치를 각각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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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남해연구소에 설치된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그림 3-2] 남해연구소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설치 위치

3.4.2. 동해연구소

○ 동해연구소에는 2017년 2월 23일 죽변항 해군부두 옆 조선소 인근에 실시간 해양

관측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조위를 죽변항의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한 

수준측량을 진행하여 조위계 설치와 표척관측 실시함(수준측량 결과로 해양관측 시

스템의 조위 관측값을 Datum level로 보정하기 위한 보정상수 –0.87267m 산정 – 죽
변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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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기본수준면성과표

죽변항(경북울진)
표지명 TBM No.3
표고-MSL  197.2
표고-DL  210.6
위도  (WGS-84) 37-3-26.8 N
경도  (WGS-84) 129-25-13.1 E
지상 표지 진유원판
설표일자 2000-10-27
최종조사일자 2013-11-09
장소 죽변항길 16 밖 어선부두 앞

<표 3-2> 기본수준면 성과표(죽변항)

[그림 3-3] 동해연구소에 설치된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그림 3-4] 동해연구소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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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에는 2017년 3월 28일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전면 

방파제에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017년 3월 29일에는 조위를 현

포항의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한 수준측량을 진행하여 조위계 설치와 표척관측을 

실시함(수준측량 결과로 해양관측 시스템의 조위 관측 값을 Datum level로 보정하

기 위한 보정상수 – 1.5271m 산정- 현포항 기준)

지명 
기 본 수 준 면 성 과 표

현포항(경북울릉) 

표지명 TBM No.3

표고-MSL  162.0

표고-DL  177.1

위도  (WGS-84) 37-31-38.4 N

경도  (WGS-84) 130-49-21.4 E

지상 표지 진유원판

설표일자 2014-06-06

최종조사일자 2014-06-06

장소 (구) 현포급유소 우측 경계석 부근

<표 3-3> 기본수준면 성과표(현포항)

[그림 3-5]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에 설치된 실시간해양관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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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제주연구소

○ 제주연구소는 다른 지역거점과 달리 층별유속 및 파랑을 관측할 수 있는 AWAC을 

RBR concerto CTD와 같이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관측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구축함(33˚34´ 13.84N, 126˚48´ 26.43E). 

○ 2017년 3월 22일 월정항 전면 해상 수심 21m 해저면 AWAC을 설치하고 실시간 자

료 전송 부이를 수면에 띄워 1시간 간격으로 관측 자료를 CDMA modem을 이용하

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RBR concerto CTD는 자료 전송 부이에 부착되어 수면하 

약 1.2m에 위치함

[그림 3-6] 제주연구소에 설치된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모식도

○ 제주연구소가 위치한 제주도 세화항에 실시간 해양관측소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제

주 세화항에는 2018년 4월 10일 동방파제에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SBE 37-SMP 

MicroCAT CTP Recorder, Sea-bird)을 설치하였고 다음 날인 4월 11일에는 조위를 

세화항의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하기 위한 수준측량을 진행하여 조위계 설치와 표

척관측을 실시함. 수준측량 결과로 해양관측 시스템의 조위 관측 값을 Datum level

로 보정하기 위한 보정상수 –0.9676674179(m)를 구하였다(제주 세화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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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에 설치된 AWAC 실시간 자료전송 부이

실시간 자료전송 부이에 부착된 RBR 설치 위치

[그림 3-7] 제주연구소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

지명 
기본수준면성과표

세화항(제주) 

표지명 TBMNo.6 

표고-MSL  261.8

표고-DL  390.7

위도  (WGS-84)  33-31-39.9 N

경도  (WGS-84) 126-51-24.8 E

지상 표지 진유원판

설표일자 2012-03-31

최종조사일자 2013-06-25

장소 세화항 공중화장실 앞 가로등 아래

<표 3-4> 기본수준면 성과표(제주 세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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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제주 세화항에 설치된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그림 3-9] 제주 세화항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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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부산청사 관측시스템 

○ 부산청사에는 2016년 11월 3일 친수호안에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을 설치하였으

며, 2017년 1월 18일에는 조위를 부산해양박물관의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한 수준

측량을 진행하여 조위계 설치와 표척관측 실시함(수준측량 결과로 해양관측 시스템

의 조위 관측값을 Datum level로 보정하기 위한 보정상수 – 1.88262m 산정 - 부산

해양박물관 기준)

지명 
기 본 수 준 면 성 과 표

해양박물관(부산영도) 

표지명 TBMNo.01 

표고-MSL  404.4

표고-DL  465.7

위도  (WGS-84) 35-04-41.5 N

경도  (WGS-84) 129-04-52.5 E

지상 표지 진유원판

설표일자 2013-06-21

최종조사일자 2013-12-01

장소 해양박물관 좌측 요트전시물 좌측 전기콘솔박스 아래

<표 3-5> 기본수준면 성과표(부산해양박물관) 

[그림 3-10] 부산 영도 신청사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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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신청사

[그림 3-11] 부산 신청사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설치 위치

○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설치 후 부산 영도 신청사와 남해연구소의 염분도 측정센

서의 측정값에 이상이 생겼으며, 이상의 원인은 염분도 측정센서에 부착생물 등이 

부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2월 21일에는 부산 영도 신청사, 2017년 3월 9

일에는 남해연구소의 염분 센서를 세척함. 염분 센서 세척 후 염분값이 정상 범위

의 결과를 보였으며, 수온이 높아지는 하계 기간에는 부착생물 등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때는 염분값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이 발생할 

때 최대한 빠른 조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실시간 자료표출

[그림 3-12] INDEX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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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개원 이후 해양연구 수

행을 위해 현재까지 1,737억 원을 투자하여 총 6878점을 구축함

지역거점명
관측 
항목

관측 기간

비고2016년 2017년 2018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남해연구소

조위

2016.12.08 
설치

수온

염분

동해연구소

조위

2017.02.23 
설치

수온

염분

풍속

울진 실시간 
해양관측부이

수온

2017.01부
터 수신

염분

풍속

파고

유속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조위

2017.03.28 
설치

수온

염분

제주연구소

수온

2017.03.22 
설치

염분

풍속

파고

부산신청사

조위

2016.11.03. 
설치

수온

염분

<표 3-6> 실시간 해양관측시스템 관측 항목 및 자료 획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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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도별 연구장비 구축건수

[그림 3-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도별 연구장비 구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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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KIOST Open Lab 구축사업

○ 미래의 해양연구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기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 확보

○ 연구기기･장비의 공동활용을 조장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와 운용체

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투자를 절감하고 중복투자 방지

○ 획득되는 해양자료의 품질을 보증하고, 해양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리･분석기술 

확보를 통해 해양자료의 활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 해양연구 기장비의 운영기술과 노하우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등

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양관측분야(관측장비위원회, 계류장비위원회), 

연구선 장착장비위원회, 실험분석장비의 분석장비위원회, 전산연구장비분야(모델구

축위원회, 계산장비위원회)등의 4개 분야 6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대한 사업을 진행함

3.5.1. 관측장비 위원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보유 해양관측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관측장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에 의한 양질의 자료수집

○ 종합해양연구기관의 위상에 맞는 해양관측장비 개발 기반 구축

○ 해양관측장비 합리적 사용과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마련을 통한 유관해양관련기관

간의 효율적 운영방안제시

○ 안정된 해양관측환경 조성으로 관측 및 자료수집 업무의 효율증대와 예산의 올바

른 집행과 국민생활에 봉사하는 국가기관의 체제 확립 

○ 보유 장비 관리제도 현황, 공동활용 기본계획 및 구축안 수립, 장비운용제도 및 지

원체계수립, 공동활용 장비도입 및 개발지원 연구를 수행함

○ 구축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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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비명 규격
구입단가
(천원)

수량
구입총액
(천원)

활용분야 구입일
비고

(자산번호)

1 CTD
SBE19plus

V2
22,986 1 22,986 

통영해상과학기지 
주변 해역 조사

2015. 
11. 9

5420150315

2 ADCP
WHSentine
l600kHz 

39,547 1 39,547 
울돌목 기지 주변 

해역 조사
2015. 
11. 13

5420150341

3 SVP SVP Profiler 29,040 1 29,040 
연구선 지형지층 

탐사
2015. 
12. 14

5420150386

4
Wave 
glider

MK III 77,007 1 77,007
세월호 파향/파고 

자료 제공
2016. 
12. 29

5420160544

5
Argo 
float

APEX 21,358 1 21,358 
Argo국제프로그램
(AMDT-17)운영

북서태평양에ARG
OFloat를운영투하

2016. 
12. 29

5420160559

6
Argo 
float

APEX 19,878 1 19,878 
2017. 
8. 23

영구투하(반)
위해 비자산

3.5.2. 계류장비 위원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내 전문계류기술 제공 서비서가 가능한 계류전문조직 구축 및 

운영(안) 마련을 위해 필수 계류관련 장비 인프라 확보, 계류기술 체계화(계류기술 

매뉴얼 작성), 원내외 계류기술 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 주요 핵심해역별 KIOST 장기고정 시계열 관측점(KOO, KIOST Ocean Observatory) 

구축 및 운영

○ KOO-EAST구축: 동해 연안 장기고정 시계열 관측 Station 구축

○ 위치: 울진연안 북위 37도 5분 3.28초, 동경 129도 31분 19.02초 (수심: 145m)

○ 관측수심: 0m, 60m, 120m

○ 관측항목:

    - 해양기상: 풍속, 풍량, 기온, 기압, 습도, 일사량

    - 해양환경: 수온, 염분, pH, 일사량, 용존산소, 클로로필, 탁도, 유속, 유향,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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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Deep EAST구축: 동해 심해 장기관측 고정 Station 구축

○ 위치: 동해 울릉분지 중앙 북위 37도 0분 37.7초, 동경 130도 59분 27.9초(수심: 

2,145m)

○ 관측항목: 침강입자포획기 3대 (300m, 1,000m, 2,000m), RCM 2개수층(350m, 2,050m)



제3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시설 구축현황

••101

○ 구축장비목록

연번 장비명 규격
구입단가 
(천원)

수량
구입총액
(천원) 

활용분야 구입일 비고

1
MicroCAT C and T  

Recorder with 
Inductive Modem

37IM 14,245 2 28,49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0. 26

2
MicroCAT C and T  

Recorder
37SM 12,870 2 25,74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0. 26

3
Seaguard RCM  
DW(6,000m)

　 21,766 2 43,532 
동해 심해계류 

관측중
2015. 
10. 30

4
Universal Deck Unit  

Box
UDB-94
50E-LF6

18,728 1 18,728 
동해 심해계류 

관측중
2015. 
10. 30

5
Deep  Sea Acoustic 

Release
(865-A) 15,738 2 31,476 

동해 심해계류 
관측중

2015. 
11. 20

6
NiGK Ocean 

Sediment Trap
　 27,412 3 82,237 

동해 심해계류 
관측중

2015. 
12. 21

7
Deck unit of vertical  

profiling system
　 15,200 1 15,200 

동해 심해계류 
관측중

2015. 
12. 21

8 AS-900A 　 5,778 1 5,778 
동해 심해계류 

관측중
2015. 
12. 18

9 DF-500N 　 2,889 1 2,889 
동해 심해계류 

관측중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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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비명 규격
구입단가 
(천원)

수량
구입총액
(천원) 

활용분야 구입일 비고

10 RF-700A1 　 2,232 2 4,465 
동해 심해계류 

관측중
2015. 
12. 18

11
ECO-FLNTUrtd, 

Deep Chlorophyll & 
Turbidity sensor

　 11,561 1 11,561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12
SBE 18 pH sensor,  

1,200m
　 3,432 1 3,432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13
Y-cable for SBE18 

and SBE43
　   957 1 957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14
PREMIUM CTD  
TEMPERATURE 

SENSOR
　 6,017 1 6,017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15
TITANIUM 

SUBMERSIBLE 
PUMP

　 3,905 1  3,905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16
CTD 

CONDUCTIVITY  
SENSOR

　  7,694 1 7,694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17
SBE 4 or SBE 3 to 
SBE 9plus interface 

cable
　    748 1 748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18

Aluminum TC 
sensor mounting 

kit for 
SBE 9plus

　    363 1  363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19
TC duct &  

plumbing kit for 
user installation

　    396 1 396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20
Quick disconnect  

connector for 7/16" 
diameter tubing

　    38 1 38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21
Quick disconnect  

connector for 1/2" 
diameter tubing

　  38 1 38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22
SBE 5T to 9plus 

Mount  Kit
　 60 1   6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5.
12. 21

2015. 
12 .21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869 1  869 　

Y-cable for dual  
pumps, RMG 
connector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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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비명 규격
구입단가 
(천원)

수량
구입총액
(천원) 

활용분야 구입일 비고

24 RINO-BUOY 1000 　  5,500 1  5,500 
울진관측부이 

경계부이
2015. 
12. 22

25 센서 테스트용 수조 　 18,645 1 18,645 센서테스트용
2015. 
12. 29

26
Inductive  

communication set
　  3,850 1 3,85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6

27
Modular sensor for  

use in profillng 
mode only

　  4,180 1 4,18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6

28 2.4M Buoy Mast 　 17,930 1 17,93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6

29
Buoy Control &  
Telemetry Suite

　 10,670 1  10,67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6

30 Power Supply 　 4,290 1 4,29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6

31
Navigation &  
Safety System

　 7,700 1 7,70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6

32
RMYoungWindSpe
ed&DirectionSenso 

　 2,772 1 2,772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6

33
Vaisala Barometric  

Pressure Senso
　 3,190 1  3,19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6

34

Vaisala Air  
Temperature & 

Humidity Sensor & 
Shield

　 2,750 1 2,75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6

35
Wave elevation 

sensor with Compa
　 6,930 1 6,93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6

36
NiGK Acoustic  

Releaser
SMC-St
andard

8,166 1 8,166 
동해 심해계류 

관측중
2016. 
11. 23

37
SeaCAT plus 
Version 2

　 29,040 1 29,04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0

38
Satlantic Ocean pH  

sensor, 50m 
maximun

　 20,889 1 20,889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0

39
SBE 63 Optical  

Dissolved Oxygen 
Sensor, 600m

　 11,429 1 11,429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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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연구선 장착장비 위원회

○ 연구선 운항정보와 상시관측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제공 서비스 체제를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해양빅데이터 생산체계 구축, 연구선 운영의 효율증진과 KIOST 위

상제고를 비롯한 해양과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KIOST Underway Meteorological & 

Oceanographic System)구축

○ 상용 RDBMS인 Oracle에 공간데이터를 저장, 관리, 조작하기 위한 미들웨어인 

SDE(Spatial Data Engine)테이블 620개를 생성하여 유기적으로 동작하고 자체 관리

하여 연구선 상시관측 정보시스템인 KUMOS, GFOR관련 공간정보 데이터를 총 

220개 SDE테이블, 로컬 공간 포맷파일(shp)이 구축되어 관리

연번 장비명 규격
구입단가 
(천원)

수량
구입총액
(천원) 

활용분야 구입일 비고

40
Chlorophyll &  

Turbidity sensor 
with bio-wiper

　 15,730 1  15,73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0

41 2.4M Buoy Hull 　 26,620 1 26,62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08. 1

42
Inductive  

communication set
　 3,850 1 3,85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0

43
Modular sensor for  

use in profillng 
mode only

　 4,180 1 4,18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0

44 조립PC세트 　 1,276 1 1,276 
울진해양관측
부이 자료저장

2016. 
6. 7

45 Par sensor 　 9,713 1 9,713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6. 
11. 10

46 oxygen Sensor 　 11,451 1 11,451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7. 
9. 8

47
WET Labs  

ECO-Chlorophyl & 
Turbidity sensor

　 15,675 1 15,675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7. 
9. 8

48 MOSE G-1000 　 29,150 1 29,150 
울진해양관측

부이 장착 
측정중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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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장비 현황

○ 구축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018년 이후 연간 1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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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분석장비 위원회

○ 장기간 지속된 PBS제도 운영으로 고가 분석장비 도입이 어려워 1980년대 도입된 

고가 분석장비들의 노후화가 진행

○ 분석기기의 급속한 발달로 연구영역의 확충 및 새로운 과학지식 창출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함

○ 분석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체계에 대한 필요성 증가로 연구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고가 분석장비 확보, 분석장비 활용도 제고, 분석자료 품질향상을 

통해 국내 해양과학기술의 국제적 수준 향상을 위해 분석장비 위원회에서 최신 분

석장비 4건 도입

○ 분석장비 위원회에서 분석장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도입희망 장비 목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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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장비명 신청부서
장비용도

(활용가능 전공분야)
가격

(단위: 백만원)

1

영문 : Laser Ablation 
Multi-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LA-MC-ICP-MS)

국문 : 레이저 주사장치 장착 
다중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환경기반
연구센터

금속의 극저농도 측정,
금속 동위원소 

정밀 측정,
Laser ablation과 

결합함으로써 고체시료 
전처리 없이 측정
(화학, 생물, 지질)

1,021
(800,000 유로)

2

영문 :  High Resolution 
Multi-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HR MC-ICP-MS)

국문 : 고분해능 다중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환경기반
연구센터

금속의 극저농도 측정,
금속 동위원소 

정밀 측정
(화학, 생물, 지질)

766
(600,000 유로)

3
영문 : Laser Ablation system
국문 : 레이저 절삭 시스템

심해저광
물자원연
구센터

고체시료 전치리 장치
(화학, 생물, 지질)

-

4
영문 : 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IRMS)
국문 : 안정동위원소비 질량분석기

해양관측･
자료실

탄소, 질소, 산소 및 황 
동위원소 측정

(화학, 생물, 지질)

530
(425,000 유로)

5
영문 : CONFOCAL MICROSCOPE 

SYSTEM
국문 : 공초점 현미경

남해특성
연구센터

생물시료를 입체적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형광 현미경
(생물)

350

6
영문 :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국문 : 핵자기 공명 분광기

해양생명
공학연구

센터

유기 및 무기화합물 
분자구조 규명
(화학, 생물)

814

7

영문 : WD-XRF(Wavelength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국문 : 파장분산형 엑스선 
형광분석기

관할해역
지질연구

센터

X선 검출을 통한 물질의 
정성, 정량 분석

(화학, 지질)
-

8
영문 : Portable cell sorting system
국문 : 이동식 단세포 분리기

생태기반
연구센터

미생물을 one cell씩 
분리할 수 있는 장비

(생물)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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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장비 위원회 자체심사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 결정

○ 연구장비 도입우선순위에 따른 구축일정 

성과목표 2015년 2016년 2017년

장비구축계획

- 레이저 주사장치 장착 
다중검출기유도결합프라
스마질량분석기
(LA-MC-ICP-MS) 
(10억3천9백만원)

- 이동식 단세포 분리기 
(Portable cell sorting 
system)

- 3억6천9백만원

-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 9억원(기관주요사업 장비
구입비/해외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구축사업 
공동지원)

 - 안정동위원소비 질량
분석기
(High Sensitivity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5억6천6백만원)

- 파장분산형 엑스선 형
광분석기

- 공초점 현미경

구분 평가의견
평가
지표

대상 장비 
구축의
타당성

부합성 - KIOST에 부여된 기본적 연구기능에 부합하는 장비인가? 10

중복성

- KIOST 내에 유사중복 장비가 없는가?
- 타 기관에서 활용이 불가능한가?
-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KIOST가 독자적으로 구축해야할 

장비인가?

15

대상 장비 
구축의
필요성

기관전략 
필요성

- KIOST의 미래발전 전략 실현에 도움이 되는 장비인가?
- 대상 장비 도입이 해양연구기관으로서 KIOST의 국내외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기관운영 
필요성

- KIOST의 연구수월성 확보와 연구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는 
장비인가?

- 해당 장비의 당해 도입이 시급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20

대상 장비
의 활용성

운영의
계획성

- 대상 장비에 대한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장기적인 장비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5

공동활용
개방성

- 원내 사용빈도가 높은 연구 장비인가?
- 원내 연구진 간의 융합연구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가?
- 외부 연구진에게 사용 개방이 가능한 장비인가(대국민 서비스)?

15

대상 장비 
구축의 
적절성

예산

- ‘Open Lab사업’를 통한 구축이 타당한 시설장비인가 (‘노후장비 
교체사업’등 기타 원내 장비 지원 사업 또는 수행중인 과제를 
통한 구축은 어려운가)?

- 기기 도입비용 3억 원 이상인가(부서간 나눠먹기식 장비도입 지양)?

15

성능
- 도입 장비의 사양이 관련 연구진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가?
- 도입 장비의 현재 사양이 미래에 예상되는 기술적 수준을 갖추고 

있어 신규장비의 교체없이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가? 
5

유지보수
- 유지비용이 합리적이며 수리는 용이한가? 
- 부산 이전을 고려할 때,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한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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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원 이상 장비는 기획보고서 작성과 미래부 연구장비 예산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처 추진함

○ 당해 연도에 예산확정으로 정규심의 대신 추가심의를 받아 진행함 

○ 구축장비현황

연번 장비명 규격
구입단가
(천원)

수량
구입총액
(천원)

활용분야 구입일 비고

1
Hybrid 

Multicollector 
ICP-MS

Thermo 
Scientific 
Neptune 

Plus

925,974 1 925,974

해양환경 내 
무기원소 및 
이들의 안정 
혹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2016. 
6. 10

2

Portable cell 
sorting system/
이동식 단세포 

분리기(FACSJazz)

SH800SEP 291,424 1 291,424
미생물 

분리/분석
2016. 
6. 8

3
퓌리에 변환 
핵자기 공명 

분광기

AVANCE III 
HD 600

848,086 1 848,086 
천연물 

구조분석
2017. 
3. 13

297,113,165 
(KIOST 

OpenLab에서 
집행 금액)

4

253plus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System with 

standard 
accessories

Thermo 
Scientific 
253 Plus

527,484 1 527,484

탄소, 질소, 
산소 및 황 
동위원소비 

측정

2018. 
2. 2

3.5.5. 모델구축 위원회

○ KIOST 수치모델링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기관 차원의 인프라 자원으로 수치모델 

발굴 및 구축, 독자적인 수치모델 개발인력 및 자원 확보, 기관차원의 수치모델 배

포 및 관련 자료생산

○ KIOST 지구시스템 모형 및 지역 상세 기후모형 구축을 위하여 KIOST 지구시스템 

모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IPCC 6차보고서를 위한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생산 및 배포, KIOST 상세 지역기후 모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역기후 상세화 

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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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장비현황

3.5.6. 계산장비 위원회

○ 전산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쟁력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 해양순환 예측, 해양예보모델 연구 및 운용, 유전자료분석, 긴급한 

사회현안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등 대내외 역량 강화

○ 구축장비현황

연번 장비명 규격
구입단가
(천원)

수량
구입총액
(천원)

활용분야 구입일 비고

1
대용량 스토리지 

서버
600 
TB

89,980 1 89,980
KIOST 모델 
결과 저장

2015. 
9. 28

2
ICE X 컴퓨팅 

노드
24 

코어
12,267 18 209,840

KIOST 모델 
개발

2015. 
9. 28

3
ICE X 컴퓨팅 

노드
24 

코어
10,506 2 27,271

KIOST 모델 
개발

2015. 
11. 20

4
ICE X 컴퓨팅 

노드
24 

코어
12,291 20 245,826

KIOST 모델 
개발

2016. 
6. 6

5
ICE X 컴퓨팅 

노드
24 

코어
11,000 3 33,000

KIOST 모델 
개발

2016. 
10. 10

6
ICE X 컴퓨팅 

노드
24 

코어
11,000 20 242,000

KIOST 모델 
개발

2017. 
5. 31

7
대용량 스토리지 

서버
400 
TB

50,468 1 50,468
KIOST 모델 
결과 저장

2017. 
5. 31

연번 장비명 규격
구입
단가
(천원)

수량
구입총액
(천원)

활용분야 구입일 비고

1 DELL R730
Intel E5 2695 

v3(28core)
11,200 1 11,200 ◆클러스터를 도입 

후 활용을 위해매
년 수요조사를 실
시하여 2018년 현
재 총 8개부서(해
양순환･기후연구
센터,생태기반연
구센터,해양환경
방사능연구센터,
해양안전연구센
터,해양위성센터,
연구사업관리실,
해저활성단층연
구센터,운용해양
예보연구센터)19
명의 연구자가 공

2015. 
10. 28

2 DELL R630
Intel E5 2695 

v3(28core)
9,776 25 244,400

3 DELL R630
Intel E5 2680 

v3(24core)
9,100 1 9,100

4 MD3400

6TB 3.5-inch 
6G SAS 7.2K 

RPM *  
12EA(RAID6+S

PARE)

11,157 1 11,157

5 MD1200

4TB 3.5-inch 
6G SAS 7.2K 

RPM *  
12EA(RAID6+S

PARE)

7,000 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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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비명 규격
구입
단가
(천원)

수량
구입총액
(천원)

활용분야 구입일 비고

6
Mellanox 
InfiniBand 

QDR 36Port
36 QSFP ports 10,500 1 10,500

동으로 전산자원
을 활용중

*독도주변해역의 생
태계 변동성 재현 
및 미래변화 예측
을 위한 해양순환-
생지화학 결합 생
태계 모형개발

*인도양 순환-생지
화학 결합 모델링
기반구축

*태풍 급강화 기작
실험

*한반도주변해역 및 
북서태평양의 고해
상도 재분석자료 
생산 및 실시간 예
보시스템 운용

*SSHA에 대한 자료
동화기법개발을위
한 민감도 실험

*북서태평양 해양순
환모형 분석(수색
구조시스템 고도화
를 위한 고해상도 
수치 모델 수립 및 
테스트)

*우리나라 주변해를 
중심으로 한북서태
평양 해양 환경 및 
생태계 중장기 변
화 연구를 위한 해
양순환-생태계 접
합 지역 기후 모형 
수립 및 초기적용

*해양생물유전체 기
반정보 구축 및 분석

*태평양 식물플랑크
톤 다양성 및 군집 
생태이해

*급강화 태풍 예측
을 위한 고해상도
기상 모델 수립 및 
정기적 계산 수행

*향상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KOOSSST과
거자료 재생산 및 
신규 위성자료 추가

*고해상도 위성자료
와 재분석 자료를 
이용한 고수온/저
염분 현상 변동성 

7
HCA & 
Cable

Mellanox 
Infiniband 
QDR HCA

1,160 27 31,319

8 Cabinet

고급형 19" 
랙케비넷/

42U/H2000_W
600_D900/

920 2 1,840

9
KVM&
모니터

DELL16PortKV
MSwitch&17"C
onsoleMonitor

(1U) 

4,383 1 4,383

10 UPS
BTS2150 15K 
UPS 12KW

7,200 1 7,200

11 HUB
DELL48PortSwi
tch10/100/100
0(Rack)V-LAN 

699 1 699 

12 DELL R630
Intel E5 2695 

v3(28core)
11,066 2 22,132 

2015. 
11. 17

13
HCA & 
Cable

Mellanox 
Infiniband 
QDR HCA

1,485 2 2,970

14 DELL R730
Intel E5 2695  

v3(28core)
13,200 1 13,200

2016. 
6. 24

15 DELL R630
Intel E5 2695 

v3(28core)
10,516 17 178,772

16 MD3400

6TB 3.5-inch 6G 
SAS 7.2K RPM * 

12EA 
(RAID6+SPARE)

14,608 1 14,608

17

Mellanox  
InfiniBand 

QDR 
36Port

36 QSFP ports 13,200 1 13,200

18
HCA & 
Cable

Mellanox 
Infiniband 
QDR HCA

1,430 18 25,740

19 Cabinet

고급형 19" 
랙케비넷/

42U/H2000_W
600_D900/

880 1 880

20
KVM&
모니터

DELL16PortKV
MSwitch&17"C
onsoleMonitor

(1U) 

4,400 1 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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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비명 규격
구입
단가
(천원)

수량
구입총액
(천원)

활용분야 구입일 비고

21 UPS
BTS2150 15K 
UPS 12KW

13,200 1 13,200
및 원인 규명

*해양오염물질(괭생
이모자반, 적조등)의 
유동 및 확산예측
을 위한 ROMS 수
치모델 수립 및 테
스트

*환경조사를 위한 
수치모델 수립 및
자료분석

*탄성파 모델링 및 
역산 해석

*인공지능 알고리듬 
개발

*북서태평양 WRF 
기상모델 수립

*HWRF모델을 활용
한 태풍진로 예측 
정확도 향상

22 항온항습기 PA010-A1ES-U 16,856 1 16,856
2016. 
7. 15

부산이전 시 
전산실에 
서버를 

배치하면서 
활용이 

불가능하여 
구매팀장 

의견을 들어 
불용처리 함

23
R630 

서버용 
메모리

8GB memory 
2133MHz 

Quad Rand
162 120 19,536

2016.1
1.01

24 DELL R630
Intel E5 2690  

v4(28core)
9,000 19 171,000

2017.1
2.28

25
HCA & 
Cable

Mellanox 
Infiniband 
QDR HCA

1,419 19 26,963
2017.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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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장비 구축현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장비를 

관측특성별 해양관측장비의 표준분류체계 구축

○ 원내 기･장비 사용자협의회를 통해 분류명칭 통일화 및 분류체계 구축함

○ 해양관측장비 표준분류체계가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물리적 측정장비에 

포함하여 NFEC 체계 안에서 자재･계약 팀의 해양관측장비 자산관리 효율성 증대

[그림 4-1] KIOST와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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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분류 번호 소분류

A.
해수특성
관측장비

A.1 수심수온염분측정기(CTD System)

A.2 다항목측정기(Multi-Parameter Probe; YSI)

A.3 표층수온염분측정기(Thermosalinograph; TSG)

A.4 다층미세구조측정기(Microstructure Profiler; TurboMap)

A.5 센서(단일센서)(Sensor)

A.6 센서가 포함된 지시계/기록계/측정기(Indicator/Recorder/Meter)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수특성 관측장비

B.
해류특성
관측장비

B.1 초음파 도플러 유속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

B.2 프로펠러 유속계(Propeller Current Meter)

B.3 전자기 유속계(Electromagnetic Current Meter)

B.4 고주파 해수면 관측 레이더(High-Frequency Ocean Surface Radars)

B.5 도플러 유속계 센서(단일센서)(Doppler Current Sensor;DCS)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류 관측장비

C.
조위･파고
관측장비

C.1 수압식 조위계(Pressure Type Tide Gauge)

C.2 수압식 파고계(Pressure Type Wave-Height Meter)

C.3 초음파 조위계(Ultrasonic Tide Gauge)

C.4 초음파 파고계(Ultrasonic Wave-Height Meter)

C.5 마이크로파 파고계(Microwave Range Finder)

C.6 부이식 파향파고계(Directional Waverider Buoy)

C.7 측간식 파고계(staff type wave gauge)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조위･파고 관측장비

D.
지형･지층
관측장비

D.1 단빔 수심측정기(Single Beam Echo Sounder)

D.2 멀티빔 수심측정기(Multi-Beam Echo Sounder)

D.3 전방 음향영상 탐사기(Forward Looking Sonar)

D.4 측면주사 음향탐사기(Side Scan Sonar)

D.5 천해용 해저 지층 탐사기(Single-Channel Sub-Bottom Profiler)

D.6 중쳔해용 해저 지층 탐사기(Sparker)

D.7
심해용 해저 지층 탐사기(Multi-Channel Seismic Data Acquisition 
System)

D.8 3D 지형 탐사기(Lidar)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형, 지층 관측장비

E.
기상･대기
관측장비

E.1 해양기상장비(Ocean Atmosphere Equipment)

E.2 풍향풍속센서(Wind Moniter)

E.3 3축 풍향풍속계(3-D Sonic Anemometer)

E.4 기압센서(Barometric Pressure Sensor)

E.5 기압계(Barometer)

E.6 온도/습도 센서(Temperature/Relative Humidity Probe)

E.7 이산화탄소측정센서(CO2Sensor)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 대기 관측장비

<표 4-1> 해양관측장비 표준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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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시

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따라 대분류군인 

중분류 분류 번호 소분류

F.
지자기･중력

관측장비

F.0 해상자력계(Marine Magnetometer)

F.1 해상중력계(Marine Gravimeter)

F.2 육상자력계(Land Magnetometer)

F.3 육상중력계(Land Gravimeter)

F.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자기, 중력 관측장비

G.
위치

관측장비

G.1 휴대용 위성 위치 측정시스템(Hand Held GPS)

G.2 위성 위치 측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G.3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Differential GPS)

G.4 이중 주파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Dual Frequency DGPS)

G.5 가상 기준점 시스템(Virtual Reference System; VRS)

G.6 실시간 이동측위시스템(Real Time Kinematic; RTK)

G.7
수중 위치 측정시스템(Supper Short Base Line/Ultra-short baseline; 
SSBL/USBL)

G.8 자이로(Gyro)

G.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치 관측장비

H.
영상관측장비

H.1 수중카메라 시스템(Underwater Camera System)

H.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상 관측장비

I.
음향특성
관측장비

I.1 수중음향 청음기(Hydrophone)

I.2 수중음향 송파기(Transducer)

I.3 음향 어레이(Hydrophone Array)

I.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향특성 관측장비

J.
시료채취장비

J.1 해수 샘플채집장비(Water Sampler)

J.2 수중생물 샘플채집장비(Aquatic Organism Sampler)

J.3 해저면 샘플채집장비(Submarine Topology Corer)

J.4 퇴적물 샘플채집장비(Sediment Corer)

J.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료채취장비

K. 통신장비

K.1 수중모뎀(Acoustic Modem)

K.2 부호분할 다중접속 모뎀(CDMA Modem)

K.3 유도성 모뎀(Inductive Modem)

K.4 위성 통신 시스템(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K.5 음파식 원격분리기(Acoustic Release System)

K.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장비

Z.
기타 

현장관측장비

Z.1 윈치(Winch)

Z.2 발전기(Generator)

Z.3 펌프(Pump)

Z.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현장관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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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학･전자 영상장비, 

   (2) 기계･가공 시험장비, 

   (3) 데이터 처리장비, 

   (4) 물리적 측정장비, 

   (5) 임상･의료장비, 

   (6) 전기･전자장비, 

   (7)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8) 환경조성･사육시설 등으로 분류함 

○ 해양관측장비는 표준분류체계 대분류군 중 

   (4) 물리적 측정장비의 중분류군에 달리분류 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에 

   A. 해수특성 관측장비, 

   B. 해류특성 관측장비, 

   C. 조위･파고 관측장비, 

   D. 지형･지층 관측장비, 

   E. 기상･대기 관측장비, 

   F. 지자기･중력 관측장비, 

   G. 위치관측장비, 

   H. 영상관측장비, 

   I. 음향특성 관측장비, 

   J. 시료 채취장비, 

   K. 통신장비, 

   Z. 기타 현장관측장비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축 해양연구장비 중 해양관측장비 표준분류체계에 속하지 

않고 국가표준분류체계에도 없는 장비는 임의로 중분류군과 소분류군을 설정하여 

관리함

○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축 해양연구장비는 총 4,762개 이고, 이를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크게 광학･전자 영상장비(234, 5%), 기

계･가공 시험장비(303, 6%), 데이터 처리장비(268, 6%), 물리적 측정장비(1270, 27%), 

임상･의료장비(24, 1%), 전기･전자장비(84, 2%),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1017, 22%), 

환경조성･사육시설(60, 1%), 미분류(1412, 30%)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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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대분류군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비구축현황(2018.8월)

○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축 해양연구장비 구축금액에 따라 구분을 하면 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00만원~1,000만원(2165점, 46%), 1,000만원~2,000만원(1138점, 

24%), 2,000만원~3,000만원(525점, 11%) 장비가 총 3828점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중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3,000만원~5,000만원(466점, 10%)과 5,000만원~1억 원

(219점, 5%) 장비가 총 685점(15%), 중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억 원~5억 원(136

점, 3%)과 5억 원~10억 원(17점, 0.4%) 장비가 총 153점(3.4%), 그리고 중대형 연구

장비에 속하는 10억 원~20억 원(6점,0.1%)이고 대형 또는 초대형 연구장비는 전무함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관리 장비구축비용이 3,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총 1369점으로 전체 구축 장비의 약 2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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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금액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비구축 현황(2018.8월)

4.1. 광학･전자･영상장비

○ 광학･전자･영상장비(234점)는 렌즈 등의 광학기기를 이용하여 전자기파(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엑스선 등)를 모아 멀리 있는 물체를 관측하는 망원경(2점, 1%), 눈

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장비인 현미경(109

점, 47%), 데이터의 입출력을 그래픽 형태로 변환하며, 컴퓨터에 의한 환면 처리를 

고속화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포함한 화상 처리 프로세서 및 이를 포함하는 

장비인 카메라 및 영상기(23점, 10%), 일반적으로 2개 빛의 광도비를 측정하거나, 

가시광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하여 빛의 강도와 휘도, 조도, 광속 

등의 물리량과 물체의 측광량을 측정하는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25점, 11%),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전자･영상 장비(20점,8%), 미분류(55점 23%)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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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2018년 8월 광학･전자･영상장비 장비구축현황(중분류)

○ 광학･전자･영상장비를 장비구축금액에 따라 구분을 하면 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

는 100만원~1,000만원(116점, 50%), 1,000만원~2,000만원(47점, 20%), 2,000만원~3,000

만원(31점, 13%) 장비가 총 194점으로 약 83%를 차지하고, 중소형 연구장비에 해당

하는 3,000만원~5,000만원(25점, 11%)과 5,000만원~1억 원(9점, 4%) 장비가 총 34점 

(15%), 중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억 원~5억 원(6점, 3%)이 구축되어 있고, 5억 원 

이상의 중형 연구장비와 10억 원 이상의 대형 또는 초대형 연구장비는 전무함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관리 장비구축비용이 3,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총 40점으로 전체 구축 장비의 약 1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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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018년 8월 금액별 광학･전자･영상장비 장비구축현황

4.2. 기계･가공 시험장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축 기계･가동 시험장비(총 303점)는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성 형상의 구조 및 표면 등을 만들기 위한 성형장비(1점), 전기전자 관련 

부품, 모듈, 시스템특성 측정을 위한 신뢰성시험장비(1점), 열(온도)과 유체(액체, 기

체, 증기)의 압력, 부피, 밀도와 관련된 시험장비인 열유체장비(235점, 78%), 반복적

인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거나 물건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기계장비인 자동화･
이송장비(4점, 1%),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장비인 재

료물성시험장비(6점, 2%), 회전과 전･후진 진동 기어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

도에서 원하는 부분을 자르고 베고 갈고 깎을 수 있는 기계장비인 절삭장비(14점, 

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장비(15점, 5%)와 미분류 장비(27점, 9%)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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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2018년 8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계･가공 시험장비 구축현황(중분류)

○ 기계･가공 시험장비를 장비구축금액에 따라 구분을 하면 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

는 100만원~1,000만원(231점, 76%), 1,000만원~2,000만원(42점, 14%), 2,000만원~3,000

만원(11점, 4%) 장비가 총 284점으로 약 94%를 차지하고, 중소형 연구장비에 해당

하는 3,000만원~5,000만원(10점, 3%)과 5,000만원~1억 원(5점, 2%) 장비가 총 15점

(5%), 중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억 원~5억 원(3점, 1%)과 5억 원~10억 원(0점, 

0%) 장비가 총 3점(1%), 그리고 중대형 연구장비에 속하는 10억 원~20억 원(1점, 

0.1%)이고 대형 또는 초대형 연구장비는 전무함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관리 장비구축비용이 3,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총 30점으로 전체 구축장비의 약 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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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2018년 8월 금액별 기계･가공 시험장비 구축현황

4.3. 데이터 처리장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축 데이터처리장비(268점)는 데이터 저장, 처리 및 통신을 

연결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하드웨어(239점,89%),데이터 처리, 연구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장비(19점, 7%),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처리장비

(10점, 4%)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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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2018년 8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데이터처리 장비 구축현황(중분류)

○ 데이터처리 장비를 장비구축금액에 따라 구분을 하면 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00만원~1,000만원(99점, 76%), 1,000만원~2,000만원(85점, 14%), 2,000만원~3,000만

원(33점, 12%) 장비가 총 217점으로 약 81%를 차지하고, 중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

는 3,000만원~5,000만원(25점, 9%)과 5,000만원~1억 원(16점, 6%) 장비가 총 41점

(15%), 중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억 원~5억 원(8점, 1%)과 5억 원~10억 원(1점, 

0.4%) 장비가 총 9점(1.4%), 그리고 중대형 연구장비에 속하는 10억 원~20억 원(1점, 

0.4%)이고 대형 또는 초대형 연구장비는 전무함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관리 장비구축비용이 3,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총 51점으로 전체 구축장비의 약 1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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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018년 8월 금액별 데이터처리장비 구축현황

4.4. 물리적 측정장비

○ 2018년 8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구축하고 있는 물리적 측정장비는 총 1270

점임. 중분류군에는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열량변화를 측정하며 일반적

으로 고체와 액체 시료의 연소열을 측정하는 장비와 대기 중 수증기 상태를 수량

적으로 표시하는 습도 또는 수분량을 측정하는 온도/열/습도/수분측정장비(17점, 

1.3%), 길이/각도/면적/거칠기를 측정하는 장비(2점,0.2%),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를 

측정하는 장비(5점 0.4%), 질량/무게/부피/밀도를 측정하는 장비(58점, 4.6%), 힘/토

크/압력/진공을 측정하는 장비(4점, 0.3%), 기체/액체/ 고체 내 물리적 파동으로써 음

향/소음/진동/충격을 측정하는 장비(10점, 0.8%), 유동하는 유체 및 기체의 내부 마

찰저항, 점성 측정 및 흐르는 유체/유량/역학을 측정장비(3점, 0.2%), 해수특성을 관

측하는 장비(283점, 22.3%), 해류특성을 관측하는 장비(222점, 17.5%), 조위/파고를 

관측하는 장비(133점, 10.5%), 지형/지층을 관측하는 장비(82점 6.5%), 지자기/중력을 

관측하는 장비(20점, 1.6%), 기상/대기를 관측하는 장비(59점, 4.6%), 위치를 관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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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비(65점, 5.1%), 수중 영상을 관측하는 영상관측장비(11점, 0.9%), 수중 음향특

성을 관측하는 장비(34점, 2.7%), 분류군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현장관측장비(117점, 

9.2%), 그리고 미분류 물리적 측정장비 (21점, 1.7%)가 구축되어 있음. 다른 대분류

군에 비해서 다양한 중분류군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4-10] 2018년 8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물리적 측정장비 구축현황(중분류)

○ 물리적 측정장비는 장비구축금액에 따라 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00만원~1,000

만원(513점, 40%), 1,000만원~2,000만원(296점, 23%), 2,000만원~3,000만원(175점, 14%) 

장비가 총 984점으로 약 77%를 차지하고, 중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3,000만

원~5,000만원(184점, 14%)과 5,000만원~1억 원(57점, 4%) 장비가 총 241점(19%), 중

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억 원~5억 원(41점, 3%)과 5억 원~10억 원(3점, 0.2%) 장

비가 총 44점(3.2%), 그리고 중대형 연구장비에 속하는 10억 원~20억 원(1점, 0.1%)

이고 대형 또는 초대형 연구장비는 역시 전무함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관리 장비구축비용이 3,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총 286점으로 전체 구축장비의 약 2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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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2018년 8월 금액별 물리적 측정장비 구축현황

4.5. 임상･의료장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구축한 임상･의료 측정장비는 24점으로 X선 영상기술, 초음

파 진단기술, CT, MRI, 핵의학 영상기술 등을 활용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

용하는 임상진단영상장비(14점, 84%), 혈액 및 체액 등을 이용하여 임상별이 진단

에 사용하는 임상진단분석장비(2점, 8%), 심혈관, 호흡기, 뇌신경, 근육, 신경, 피부

의 생리학적 변화를 측정하여 관련 진단에 사용하는 장비인 생체측정진단장비(2점, 

8%)을 포함함. 전문의학용 특수장비는 중분류군에 속하나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에 구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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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2018년 8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상･의료장비 구축현황(중분류)

○ 임상･의료장비는 장비구축금액에 따라 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00만원~1,000만

원(14점, 58%), 1,000만원~ 2,000만원(6점, 25%), 2,000만원~3,000만원(2점, 8%) 장비

가 총 22점으로 약 92%를 차지하고, 중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3,000만원~5,000

만원(1점, 4%)과 5,000만원~1억 원(1점, 4%) 장비가 총 21점(8%), 중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억 원~5억 원(0점, 0%)과 5억 원~10억 원(0점, 0%) 장비가 총 0점(0%), 

그리고 중대형 연구장비에 속하는 10억 원~20억 원(0점, 0%)이고 대형 또는 초대형 

연구장비는 역시 전무함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관리 장비구축비용이 3,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총 2점으로 전체 구축장비의 약 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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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2018년 8월 금액별 임상･의료 장비 구축현황

4.6. 전기･전자장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구축한 전기･전자장비는 총 84점으로 전기전자 관련부품, 모

듈, 시스템 특정장비(37점, 44%), 전기전자 관련부품을 시험하는 시험장비(5점, 6%), 

전기전자 관련 부품, 모듈, 시스템 교정을 위한 교정장비(8점, 10%), 전기전자관련 

부품, 모듈, 시스템 특성 시험을 위한 분석장비(10점, 12%), 전기전자 관련 부품, 모

듈, 시스템 시험을 위한 고주파 신호발생장비(9점,11%), 그리고 미분류(15점, 18%)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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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2018년 8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기･전자 장비 구축현황(중분류)

○ 전기･전자장비는 장비구축금액에 따라 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00만원~1,000만

원(52점, 62%), 1,000만원~2,000만원(4점, 5%), 2,000만원~3,000만원(10점, 12%) 장비

가 총 66점으로 약 79%를 차지하고, 중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3,000만원~5,000

만원(6점, 7%)과 5,000만원~1억 원(6점, 7%) 장비가 총 12점 (14%), 중형 연구장비

에 해당하는 1억 원~5억 원(5점, 6%)과 5억 원~10억 원(1점, 1%) 장비가 총 6점

(6%), 그리고 중대형 연구장비에 속하는 10억 원~20억 원(0점,0%)이고 대형 또는 

초대형 연구장비는 역시 전무함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관리 장비구축비용이 3,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총 18점으로 전체 구축장비의 약 2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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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2018년 8월 금액별 전기･전자 장비 구축현황

4.7.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축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는 총 1017점으로 세포, 단백질, 

DNA, RNA등 합성 및 제조를 포함한 다양한 분석에 이용되는 DNA/단백질 제조장

비(130점, 13%), 바이오관련 물질의 분석에 이용되는 바이오분석장비(69점, 7%), 혼

합물을 다양한 물리, 화학적 방법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성분을 분리 또는 정제하

는 장비인 분리정제장비(78점, 8%), 다양한 화합물을 혼합하는 장비(22점, %), 혼합

물을 분리관등을 이용한 적절한 방법으로 분리 후 각 성분을 검출하는 분리 분석

장비(61점, 6%), 전자기파의 흡수 및 발광 등을 측정하여 분자의 구조, 성질 등을 

규명해주는 분광분석장비(100점, 10%), 시료를 이온화시켜 질량대 전하비로 화학종

의 존재 또는 양을 확인하는 질량분석장비(5점, 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장비(157점, 15%), 그리고 미분류(395점,39%)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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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2018년 8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화합물전처리･분석 장비 구축현황(중분류)

○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는 장비구축금액에 따라 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00만

원~1,000만원(584점, 57%), 1,000만원~2,000만원(160점, 16%), 2,000만원~3,000만원(85점, 

8%) 장비가 총 829점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중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3,000

만원~5,000만원(101점, 10%)과 5,000만원~1억 원(58점, 7%) 장비가 총 12점(14%), 

중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억 원~5억 원(27점, 3%)과 5억 원~10억 원(2점, 0.2%) 

장비가 총 29점(3.2%), 그리고 중대형 연구장비에 속하는 10억 원~20억 원(0점,0%)

이고 대형 또는 초대형 연구장비는 역시 전무함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관리 장비구축비용이 3,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총 188점으로 전체 구축장비의 약 1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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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2018년 8월 금액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구축현황

4.8. 환경조성･사육시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구축한 환경조성･사육시설은 총 60점으로 주 된 연구장비가 

없더라도 특수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거나 연구자원을 제공해 주기 위해 설치한 환

경조성형 시설(9점, 15%), 설치류 등 특정 실험동물의 사육을 위하여 외부와 격리

된 공간을 조성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어류 등 특정 수생물의 사육을 위하여 외부

와 격리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생물사육시설(5점, 8%), 특정 공간 및 지

역에서의 연구를 위해 이동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 연구장비들 또는 편의 공

간이 조성된 이동형시설(46점, 77%),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조성･사육시설(0점, 

0%)로 분류됨

○ 환경조성･사육시설은 장비구축금액에 따라 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00만원~ 

1,000만원(19점, 32%), 1,000만원~2,000만원(8점, 13%), 2,000만원~3,000만원(13점, 

22%) 장비가 총 40점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중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3,000

만원~5,000만원(9점, 15%)과 5,000만원~1억 원(3점, 5%) 장비가 총 12점(20%), 중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억 원~5억 원(8점, 13%)과 5억 원~10억 원(0점, 0%) 장비가 

총 8점(13%), 그리고 중대형 연구장비에 속하는 10억 원~20억 원(0점,0%)이고 대형 

또는 초대형 연구장비는 역시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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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에 등록관리 장비구축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는 총 20점으로 전체 구축장비의 약 33%임

4.9. 미분류장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구축한 장비 중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구분 되지 않은 미분류 상태 장비가 총 1412점이고 2018년 8월 현재 구축된 4672

점 장비의 약 30%를 차지함. 미분류 장비를 장비구축금액에 따라 구분하면 소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00만원~1,000만원(537점, 38%), 1000만원~2,000만원(490점, 35%), 

2,000만원~3,000만원(165점, 12%) 장비가 총 1192점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중소

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3000만원~5,000만원(105점, 7%)과 5,000만원~1억 원(64점, 

5%) 장비가 총 169점(12%), 중형 연구장비에 해당하는 1억 원~5억 원(38점, 3%)과 

5억 원~10억 원(10점, 0.7%) 장비가 총 48점(3.7%), 그리고 중대형 연구장비에 속하

는 10억 원~20억 원(3점,0.2%)이고 대형 또는 초대형 연구장비는 역시 전무함

[그림 4-18] 2018년 8월 금액별 미분류장비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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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시설･장비 전 주기 단계별 
관리 현황･개선방향

5.1. 연구시설 관리현황 및 문제점

5.1.1. 연구시설 관리현황

○ 고정자산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함 

○ 부산본원, 동해연구소, 남해연구소, 제주연구소,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의 주요

연구시설이 있는 건물의 연구 기본시설관리는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책임자가 

관리(고정자산관리규정 15조 1-1항)

○ 안전관리는 관리부서장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소속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환경 관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연구실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으로 본원은 행정부장, 분원은 운영관리실장이 담당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13-04)에 규정하고 있음

○ 정년퇴직과 신규임용에 따른 연구시설의 관리책임자 변경과 이에 따른 시설변경이 

필수적임

○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연구장비 추가 또는 새로운 

설비의 필요에 따라 연구실 구조와 내부 기본시설의 변경이 필요함

○ 계정책임자의 책임(고정자산관리규정 15조 3항)에 규정하고 있음

○ 사용책임자는(고정자산관리규정 16조 1항)에서 당해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

서의 장이고 16조 2항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고정자산관리규정 17조1항)는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자로 사용고정자산

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합목적적/경제적 사용, 기타 사용고정자산에 관한 사항 

5.1.2. 연구시설 관리 문제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이 없음

  ▪ 각 연구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연구 및 실험을 포함한 시설의 특성

  ▪ 연구시설 사용자 인적사항



기관 공용 연구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획 연구

140 ••

  ▪ 연구시설의 구조 및 주요 연구장비의 위치

  ▪ 주요 연구장비에 대한 설명  

5.2. 연구장비관리 현황

○ 연구기술장비의 계정책임자는 자재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책임자(고정자산관리규정 

15조 2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장비관리 통합지원을 위해서 연구원내 포털사이트 내에는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 시스템운영

○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 시스템에는 연구장비검색, 연구장비통계, 검･교정신청, 표

준운영절차서 관리메뉴가 있어 행정적인 관리에 유용함

○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장비이력카드시스템 개선

  ▪ 장비 관리자가 특정 장비 사용자를 지정 및 변경을 통해 장비이력카드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쌍방향 다자간 즉각적인 장비이력정보 관리 가능

○ 연도별/부서별 장비 통계 및 검색

  ▪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연도별/부서별 장비 및 장비이력카드 검색

[그림 5-1] 장비이력카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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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장비검색

[그림 5-2]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

○ 연구장비검색 메뉴는 연구원의 등록장비를 검색하는 것으로 기관, 자산상태(활용, 

활용(불용제외), 불용, 폐기), 자산명, 자산번호, 모델, 용도, 검･교정장비 여부(미분

류, 대상장비, 미대상장비), 공동활용여부(미분류, 공동활용가능(내부, 내･외부), 공동

활용 불가능, 협의후 결정), 자산년도, 관리자, 관리부서, 자산분류(자산구분(기술장

비, 공기구비품, 전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등의 검색키워드가 있음 

[그림 5-3]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 연구장비검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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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검색장비목록

○ 검색조건에서 기술장비 중 불용장비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

서 검색을 하면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장비목록을 볼 수 있음

[그림 5-4]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 연구장비검색 결과창

5.2.3. 자산현황

○ 위 장비목록에서 원하는 장비의 자산번호에 마우스를 올리면 선택 기능이 활성화

되고, 마우스를 클릭하여 장비를 선택하면 선택된 자산현황을 볼 수 있는 창이 열

림, 자산현황에는 기본정보, 추가관리자관리, 취득가관리, 이력카드, 도입 시 구성된 

장비관리, 추가된 장비관리, 장비상태관리, 장비반출입 바로가기, 장비 사용실적관

리, 장비수리실적관리, 장비교정현황관리, 장비공동활용 바로가기 등의 장비 행정/

기술적인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페이지임

○ 자산현황의 기본정보는 자산번호, 자산명(한글, 영문), 장비사진, 취득일자, 도입가

격, 단위, 관리자, 관리부서, 추가관리자, 공급자, 제조사, 제조국, 모델, 기기일련번

호, 자산분류, 설치장소, 용도설명, 공동활용여부, 검･교정장비여부, 사용일수, 수입

신고번호, 취득근거, 관련계정, 비고 등의 행정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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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현황에는 장비에 대한 기본정보 이외에 도입 시 구성된 장비, 추가된 장비, 장

비상태 확인, 장비반출입 현황, 장비 사용실적, 장비 수리실적, 장비 교정현황, 장비

공동활용 실적, 감가상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창과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 창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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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장비상태

○ 장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상태 확인에는 확인일자, 확인자, 장비상태,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관리는 연구장비 관리자가 장비상태 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함, 메뉴를 클릭하면 장비 상태를 아래와 같이 보여주고 장비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창이 함께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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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장비반출/반입

○ 장비의 원외 반출 현황은 장비반출입 현황에 표시되어 있으며, 반출입에 대한 정보

는 부서, 목적, 사유, 신청인, 반출일자, 반입일자, 신청번호, 출장번호 등이 있음, 

장비반출입 신청을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장비반출입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아래의 

물품반출입을 신청하는 창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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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반출 신청을 위해 물품반출 버튼을 클릭하면 발의번호, 발의일자, 신청인, 목적

(출장, 수리검교정, 현장설치, 양여, 임대, 행사, 기타), 출장링크, 반출사유, 반출예

정일자, 반출예정일자가 현재일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지연제출사유서 작성), 반출

장비의 자산번호, 품명, 전산장비여부, 사용장소, 반입여부, 반입예정일, 반입예정인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포함됨

○ 출장 신청/복명 시 장비 반･출입 신청/복명 병행

  ▪ 출장 신청/복명 시 장비 반･출입 신청/복명을 병행하여 해당 출장에서 사용한 장

비의 사용실적 등에 관한 이력사항이 자동으로 장비이력카드시스템에 기재됨

  ▪ 출장신청시 반출장비 유무에서 반출장비 있음을 선택하면 위의 물품반출입(반출)

창이 나타나 작성을 하면 장비이력카드 시스템에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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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장비사용실적

○ 장비 사용실적 현황에는 시작일자, 종료일자, 사용시간, 사용자, 내역, 사용장소, 비

고, 출장번호 등이 있고, 장비사용실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장비사용실적 관리를 클

릭하면 위 정보와 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남

○ 부서별 장비사용자가 장비활용실적을 인트라넷에 직접 입력하므로 장비활용실적 

자료의 신뢰성 부족할 뿐 만 아니라 활용실적에 따른 평가반영 등 실질적인 활용

이 없어 실적의 부실 및 미입력 사례 발생

○ 연구장비 구입예산 배분기준의 평가항목에 장비활용실적을 추가하여 예산배분 시 

실적 반영함으로써 장비활용실적 기입을 장려할 수 있으나 장비활용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함

○ 장비이력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능 

  ▪ 사람 및 장비의 출장시스템을 서로 링크하여 장비이력카드시스템에서 해당 장비

가 어떤 출장목적 또는 연구사업에서 사용되었는지 등 장비이력사항에 대한 체

계적인 정보관리 가능

  ▪ 장비의 수리, 보수, 점검 시기 파악이 가능하여 장비 유지관리 업무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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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가동률 파악 및 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 장비출장시스템을 통해 장비이력카드의 자동으로 기록된 장비사용실적을 토대로 

활용 및 유휴･저활용 장비에 대한 판정 및 실제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

  ▪ 장비사용실적을 근거로 향후 신규장비 및 노후화대체장비 도입 시 참고자료로 

활용 

5.2.7. 장비수리실적

○ 장비수리실적은 의뢰일자, 완료일자, 수리내역, 수리처, 금액, 비고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장비수리실적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이들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록할 수 있

는 창이 나타남

○ 장비수리실적은 사용자가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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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장비교정현황

○ 장비교정현황은 의뢰자 교정의뢰일자, 교정완료일자, 교정기관, 교정분야, 수수료, 

교정성적서 발행번호, 교정성적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장비교정현황관리 메뉴를 클

릭하여 이들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록할 수 있음

○ 추가관리자 관리메뉴에서 장비관리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취득가 

관리는 구매담당자가 고정자산의 도입 시 취득가 및 관련계정을 변경할 수 있고, 

이력카드는 자산현황에 있는 모든 연구장비이력 정보를 조회하고 인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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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시설･장비 전주기 단계별 관리현황 및 개선

○ 해양연구시설･장비 전주기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이를 총괄하여 진행할 주체가 없어 시행되지 못함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현황에서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 등록 - 활용 - 운영-관리-

처분 등 각각의 단계별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전주기 해양연구시설･장비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종합관리에 등록된 우리 원 연구시

설･장비의 대부분이 저활용 또는 유휴시설･장비로 분류되어 사유서를 작성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재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각 단계(도입-등록-활용-운영-관

리-처분)별 원내 현황파악,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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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도입

○ 연구시설･장비 도입은 재원 (연구시설･장비 구축예산과 연구과제 연구시설･장비도

입비)에 따라 도입과정이 상이함

5.3.1.1. 연구시설･장비 구축예산

○ 연구시설･장비 구축예산으로 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장비도입 전 년에도 연구시

설･장비 선정 신청서를 받아 수요조사를 시행함. 수요조사서 제출은 선임급 이상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수요조사 바탕으로 구매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예산 규모

에 따라 차 후년도 장비도입 우선순위를 결정함

○ 수요조사에 사용되는 연구시설･장비 선정 신청서(별표1-1)는 다음의 양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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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양식에는 (1) 구입구분(노후교체, 신규구입), (2) 시설･장비명(영문, 한글), (3) 

제작국가, (4) 제작사, (5) 모델명, (6) 구축예상금액, (7) 수요자분담금, (8) 취득방법

(구매, 임대, 외부의뢰제작, 자체제작, 기타), (9) 관련 연구사업(사업명,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책임자, 계정번호), 노후장비 교체인 경우 (10) 교체대상 노후 장비 (자

산번호, 제품번호(시리얼번호), 현재상태(노후정도))를 기록, (11) 장비용도를 기입 

연구시설･장비 선정 신청서와 함께 연구시설･장비 신청 세부설명서(별표 1-2)를 제

출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 신청 세부설명서에는 (1) 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항목(관련사업 부

합성, 시설･장비 중복성(현존성), 기관전략적 필요성), (2) 시설･장비 구축의 필요성

(과학기술(기관운영)필요성, 기관전략적 필요성), (3) 시설･장비 활용성(공동활용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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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운영의 계획성), (4) 시설･장비구축의 적정성(성능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유

지보수 경제성)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연구장비 선정 신청서 제출 시 아래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계획서도 함께 제출함

○ 연구장비 공동활용 계획서에는 연구장비품명, 원내외 유사장비 보유현황, 공동활용

가능여부, 공동활용계획 또는 불가능사유등을 기재함

○ 구매부서에서 연구장비 선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취합하여 기술지원위원회*를 개최

해 차후년도 연구장비 구축예산 범위 내에서 구축할 연구장비를 선정함

   * 기술지원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위원회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함

  - 기술장비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 기술장비 구축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취득가격 3천만 원 이상).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 심의 완료한 경우는 생략 가능함

  - 기술장비 임차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월임차료 3백만 원 이상이고 총 임차료 

2천만 원 이상의 기술장비)



기관 공용 연구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획 연구

154 ••

  - 저활용, 유휴, 불용 기술장비의 판정에 관한 사항(취득가 3천만 원 이상)

  - 망실된 기술장비의 변상에 관한 사항

  - 공동활용 및 단독활용 장비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취득가 3천만 원 이상)

○ 기술지원위원회에서는 취합된 (1) 연구시설･장비 선정 신청서, (2) 연구시설･장비 

신청 세부설명서, (3) 연구장비 공동활용 계획서를 검토하여 아래의 연구시설･장비 

선정 평가표의 9개의 평가항목 (1) 관련사업 부합성, (2) 시설･장비 중복성, (3) 과

학기술(기관운영)필요성, (4) 기관전략필요성, (5) 공동활용개방성, (6) 운영의 계획

성, (7) 성능의적정성, (8) 예산의적정성, (9)유지보수 경제성 평가항목에 최대 10점 

또는 20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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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에 기술지원위원회에서 도입이 확정된 장비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장비 구

축예산 계정이 확정되면 구매부서에서 구매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에 따라 구매 진

행을 시작하기 위해 MIS에서 내자구매 또는 외자구매 신청을 통하여 진행함

○ 연구장비 구축예산으로 구매하는 1억 원 이하의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이미 원내 

자체기술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비구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연도 연구

장비 구축예산 계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구매부서의 구매절차 진행에 대

한 안내에 따라 MIS에서 내자구매 또는 외자구매 신청을 통해 구매를 진행함(이후 

구매부서의 절차에 따름) 

○ 연구장비 구축예산으로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전년도에 구매가 결정된 1억 원 이상

의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해당 연도 연구장비 구축예산 계정이 확정되면 시설･장
비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 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에 제출하여 국가 장비

도입 심의를 받은 후에 MIS에서 내자구매 또는 외자구매 신청을 통해 구매를 진행

함(이후 구매부서의 절차에 따름)

5.3.1.2. 연구과제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절차

○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명시하고 있으

며 추가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한 장비의 정보를 간략하게 기입하

여 연구과제 심의를 진행함

○ 연구과제가 확정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과제 계정이 확정

되면 별도의 심의 없이 MIS에서 내자구매 또는 외자구매 신청을 통하여 연구시설･
장비를 도입함

○ 연구과제에서 확정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연구시설･장비는 신규장비도입 

신청 절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선정 신청서를 구매부서에 제출하고 구매부서에

서는 기술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장비구축을 확정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

여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진행함(MIS에서 내자구매 또는 외자구매 신청함)

○ 연구과제에서 확정된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예산이 확정되면 시설･장비 심

의요청서를 국가 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에 제출하여 국가장비도입심의를 받은 

후에 MIS에서 내자구매 또는 외자구매 신청을 통해 구매를 진행함(이후 구매부서

의 절차에 따름)

5.3.1.3. 구매진행

○ 실질적인 구매 진행은 구매부서에서 연구자의 구매신청을 통해 접수된 연구시설･
장비를 규정(내자구매요령, 외자구매요령)의 절차에 따라 구매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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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구매장비 검수

○ 구매절차가 완료되어 연구시설･장비가 사용자에게 도착하면 물품 검수요령(0801-04, 

2018.7.1.개정)에 정한 물품의 검수 및 검수기준 절차 등을 따라 검수와 기술검수를 

진행함

○ 검수는 취득하는 물품의 계약서, 주문서, 송품장, 납품서, 입고전표, 기타 증빙문서 

등의 검수 기준문서 상의 물품과 수량, 규격, 품질 등이 일치하는가를 조사･확인하

는 것임(구매부서)

○ 기술검수는 물품의 성능, 기능, 품질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 

또는 검사기관에 시험, 분석, 측정 등의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기준 문서

상의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수원이 필요시 별표 제5호 서식의 기

술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정책임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함(최대 7일 소요)

○ 검수 시 장비 구성품이 구매목록과 일치하는 지(일련번호 제조일자) 첨부하고, 장

비설치 후 성능대비 정상 작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실제 자료가 첨

부되어야 함(1개월 이내에 첨부해야 함)

5.3.1.5. 도입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5.3.1.5.1. 기술지원위원회 연구시설･장비 심의 문제점

○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검토내용에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연구시설･
장비 신청자가 작성한 연구시설･장비 신청 세부설명서의 내용을 기초로 평가위원

이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설명서의 작성내용이 평가위원이 객관적인 

평가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됨

○ 시설장비 중복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연구시설･장비 신청자가 원･내외 장비에 

대한 중복성 검사를 하여야 하나 중복성 검사에서 유사장비가 많으면 장비구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중복성 검사를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제한적

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연구장비 현황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성에서 분류체

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비 이름 등이 일관성 없어 기록되어 검색이 적절하

게 수행되지 않아 중복성 검사가 부정확한 예도 있음

○ 중복성 검사와 공동활용에 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원내에 보유하고 있

는 장비의 경우 공동활용을 권장하여 연구 장비의 폐쇄적 활용에 따른 중복구매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권장해야 함

○ 2013년에 실시한 고가 관측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운영관리실태 특별감사 보고서

에는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장비도입 심의 시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구매 및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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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심층적인 심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공동활용장비의 선정 및 그 운

영에 대한 철저한 심의의 중요성을 지적함   

5.3.1.5.2. 기술지원위원회 장비도입 심의 시 개선사항

○ 원내 신청한 장비와 유사한 장비가 있으나 현재 활용이 빈번하게 일어나 추가적인 

장비수요가 있는지, 현재 보유장비의 성능이 연구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적절

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경우에 현재 사용되는 장비가 단순히 연령이 오래되어서 교

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지보수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진행되었느냐, 아니면 구매 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노후화가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연구장비 신청자가 위의 객관적인 자료를 적절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관

리 종합서비스에 있는 연구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검색이 원활하게 이

루어져야 함

○ 현재의 연구장비 선정 신청서와 연구장비 선정 세부설명서, 공동활용 계획서의 내

용도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심의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고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MIS상에서 연구장비 선정 신청서, 연구장

비 선정 세부설명서, 공동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장비 선정 신청서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규장비 신청서의 경우

  - 장비의 이름

  - 장비용도

  - 장비의 사양

  - 장비설명서

  - 장비 활용기술 정도

  - 해양장비 분류체계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

  -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분류군으로 원내 구축된 장비를 검색하여 검색되는 장비

목록, 현재 가동상태, 공동활용상태, 공동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

       * 검색된 장비의 활용상태에 대한 정보(MIS)상에서 기록된 정보를 근거로 사용됨

- 현재 운영 중인 사용책임자의 공동활용 불가능에 대한 사유서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가 있으면, 유사장비의 성능, 사업에서 요청되는 장비

의 성능 가격 등을 비교 분석하여 특정한 모델이어야 하는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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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운영 경험 여부, 만약 경험이 없으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

-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가 노후장비 교체일 경우 교체하고자 하는 노후 장비가 단순

히 연식이 오래된 장비라서 교체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가 이미 도입되어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음

- 장비 활용 정도 및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

야 함(MIS상에 기록되어 있어야함)

- 신규구매와 같이 노후장비의 분류군 정보(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입

○ 연구장비 구축예산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경우 3천만의 미만의 장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술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를 하나 연구과제에 포함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경우는 과제 승인 후 과제수

행 단계에서 자체기술지원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장비구매를 시행함

○ 과제가 승인된 이후에는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장비구매 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때 과제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연구시설･장비 구축예산에 의한 구매보

다 상대적으로 쉽게 장비구매 결정이 나며 3천만 원 미만이면 심의 없이 구매할 

수 있으므로 연구과제에 포함된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원내 중복구

매의 가능성이 큼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필요 때문에 국가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시 연구시

설･장비 구매를 신청하지만 필요한 연구시설･장비가 원내 있어 이용할 수 있으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기보다는 이미 구축된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효

과적인 연구 재원의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시설･장비 운영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발생하

게 되거나 기존인력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게 됨.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많아 자체적

으로 인건비와 장비구매가 가능하므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독자적으로 장비

와 인력운영이 가능하였지만,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연구과제에서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비정규직 인력충원이 불가능하므

로 앞으로는 1억 원 이하의 장비구매가 포함된 경우 연구과제계획서 제출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구매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있어야 하고, 심의 없이 연구과제가 선

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집행단계에서 기술지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연구시설･장비 도입을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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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3. 구매절차에서 문제점

○ 해양 장비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대리점들이 독점 수입하고 

있으므로 가격경쟁이 어려움

○ 연구장비의 다양성이 실험실 장비보다 떨어지므로 사용자들이 장비에 대한 선호도

가 분명하며, 공통사양에 의해 일반 경쟁 입찰로 구매하기 어려움

○ 사용자들이 특정사유서를 작성하여 특정 장비를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재팀에서 가격을 조정하기 어려움. 공통사양으로 경쟁 입찰시 저가의 제품이 낙

찰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재 팀에서 특정사유서를 인정해 주는 경향

이 큼

○ 해양관측장비를 수입하는 국내 독점 대리점들은 생산회사의 원가를 감추기 위하여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있어 원 제조사로부터 견적을 받

아 외자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전 세계적으로 해양 장비의 제조사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수입업체가 여러 제조사

의 대리점을 겸하고 있어 업체 간 가격 담합의 가능성 존재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해양관측장비의 경우 국내에서 제작된 장비보다는 외산의 

장비가 많고 특히 해양전문관측장비는 수요가 많지 않아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므로 

독점적인 공급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많음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는 설치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한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성능 등 제반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

한 기술검수와 검정시험을 실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시설･장비의 도입완료 시점은 

최종적인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기관장에 있음

○ 구매부서에서 검수 기준 문서상의 물품과 수량, 규격, 품질 등이 일치하는가를 조

사･확인하는 검수는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으나 물품의 성능, 기능, 품질 등에 관

한 전문적인 기술검사는 시일이 필요하나 구매를 담당하는 행정인력이 기술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5.3.1.5.4. 구매절차 개선점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기술지원위원회에서 도입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도입신청서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필요성에 연구과제에서 측정되는 항목의 품질목표와 현재 원내 설정된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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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고 추후 기관 경영목표 및 장기발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으로 구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신청자의 품질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장비가 원내에 구축되어 운영되

고 있으면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공동활용 서비스가 될 수 있도

록 하여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함

○ 만약 공동활용 또는 공동활용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연

구시설･장비의 사용현황을 기술지원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 장비 관리 종

합시스템에서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검색하여 사용현황, 관리실적 등이 포함된 장

비이력카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현황, 사용실적, 관리현황 등이 기술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원내 연구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기록

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양이 용도보다 너무 과하거나, 사양이 용도에 적합지 않은 연구장비를 살 경우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구매 후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비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울산과기원의 경우 연구지원본부 소속 직원이 연구장비 구매절차를 연구자와 함께 

수행하여 연구장비 도입시 적절한 가격과 연구장비 성능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연

구장비 구매가 진행되고 있음. 비록 우리원의 경우 서로 상이한 여러 분야의 장비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인에 의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나 부서별로 

연구장비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러한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을 권장함

○ 기술검수 결과를 전문가에 의한 추가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한 전

문가는 이러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사고과 등의 반영이 필요함

○ 장비도입 시 별도의 검수 공간이 없으며, 매우 다양한 연구장비가 도입되고 있어 

자재팀의 검수자가 모든 장비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검수하기 어려움

○ 자재팀의 인력이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기술검수를 하기는 어려우며, 별도의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 등으로 검증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례가 적음

○ 장비의 납품완료는 기술검수나 검증시험 합격 이후여야 하나, 장비가 납품되고 나

면 부적합상황이 발생해도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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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등록

5.3.2.1. 현행 연구원 등록절차

○ 검수와 기술검수가 완료되면 도입이 완료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가 고정자산 취득시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고정자산종합대장에 기재함

○ 연구기술장비는 자재업부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계정책임자이고, 계정책임자가 고정

자산 취득 시 회계업무 담당부서 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자산 건별로 고정자산관리

대장에 기재함

○ 연구기술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의 장인 사용책임자는 연구기술장비 취득 시 

각 계정책임자의 통보로 고정자산을 고정자산 등록부 또는 고정자산 사용대장 및 

기기이력카드에 기재해야 함

○ 등록이 완료된 연구시설･장비는 바코드가 발행되고 연구시설･장비에 부착해야함

5.3.2.2. 현행 ZEUS 등록절차

○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구축한 시설･장비중 3천

만 원 이상 시설･장비와 구축비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
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취득(시

설･장비를 개발 또는 구매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설치예정이었던 공간에 설치 및 

검수(도입)를 완료한 후, 자산등재 및 대금집행을 완료한 것을 뜻함) 후 30일 이내

에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함(현재 ZEUS등록은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가 하고 있으나 규정이 필요함)

○ ZEUS에 등록해야할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3

항의 국가연구개발 정보표준(시설･장비분야)

○ ZEUS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 후 발급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

증”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등록된 시설･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카드(관리카드)를 지원

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으로부터 발급받아 해당 시설･장비에 부

착하여 관리해야 함

○ 시설장비책임관은 주기적으로 관리카드의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관리카드와 

ZEUS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정보조회, 운영일지 및 유지보수일지 등을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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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등록 문제점

○ 구매가 완료된 시설･장비는 자산관리 담당자가 MIS상에 있는 자산관리대장에 정보

를 입력하여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사용자가 장비 유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관리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음

○ 자산관리 담당자가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정보를 자산관리대장에 입력할 

때 구매신청 시 접수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신청서의 기록이 부족하

면 자산관리대장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입력하기 어려워 연구시설･장비 등록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연구원 MIS의 연구장비 종합서비스에서 등록된 시설･장비의 정보를 확인

하고 1개월 이내에 수정하고 사용기록, 유지보수기록, 공동활용기록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나 관리기록의 경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산관리대장의 정보가 부정확한 상태로 있음

○ 국가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의 개정이 2015년에 이루어졌으나 해양장비분류체계는 

2010년도의 국가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에 따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 해양관측장비 중 수중에서 사용되거나 계류되는 장비는 자산등재 바코드를 장비에 

직접 부착할 수 없고, 동일한 장비가 다수일 경우에 자산번호와 일련번호가 다를 

수 있어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중 리스나 재료비로 장비를 구입할 경우 자산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실제 장비가 활용되나 장비 사용기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자산대장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망실, 고장, 또는 노후화로 실제 활용이 되지 않는 

장비가 있을 수 있음

○ 사용자가 ZEUS시스템에 등록은 하나 사용기록, 유지보수기록, 공동활용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있음

5.3.2.4. 등록 개선사항

○ 자산관리대장에 구매자산의 등록은 자산관리 담당자가 구매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를 이용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구매요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자산관리대장 기록정보

와 일치하도록 구매신청서의 양식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구매된 시설･장비의 도입가격이 3천만 원 이상 또는 구축비용이 3천만 원 미만이

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3항에는 국가연구개발 정보표준(시설･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ZEUS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자산관리대장에 구매자산을 등록할 때 국가연구개발 정

보표준(시설･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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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장비분류체계를 2015년도에 정비된 국가연구

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반영한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해야 함

○ 특히 현재 해양관측장비 분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의 대분류군인 물

리적측정장비의 중분류군으로 A.해수특성 관측장비, B.해류특성 관측장비, C.조위･
파고 관측장비, D.지형･지층 관측장비, E.기상･대기 관측장비, F.지자기･중력 관측

장비, G.위치관측장비, H.영상관측장비, I.음향특성 관측장비, J.시료 채취장비, K.통

신장비, Z.기타 현장관측장비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중분류(H.영상관측

장비, J.시료 채취장비, Z.기타현장관측장비) 등은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의 대분류군이 물리적 측정장비에 포함되기에 적절하지 않아 새로운 분류군이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구축한 시설･장비 중 3천만 원 이상 시설･
장비와 구축비용이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ZEUS에 등록되어야 하

므로 우리 원 자체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구축비용이 3천만 원 이

상 또는 3천만 원 미만의 공동활용 장비는 ZEUS 시스템과 자체 시설･장비 관리시

스템에 이중으로 정보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나 자체 시설･장비 관리

시스템과 ZEUS 등록정보 연계체제를 구축할 경우 ZEUS와 등록정보가 연계된 자

체 시설･장비 관리시스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입력하면 ZEUS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ZEUS 시스템에 필요한 등록정보를 포함하는 자체 시설･장비 관

리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함

○ ZEUS와 쌍방향 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5.3.3. 활용

5.3.3.1. 활용현황

○ 구매 및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사용자가 새롭게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도입된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과제에서 

충당함

○ 원내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도입 된 연구시

설･장비는 구매를 진행한 사용자가 직접 또는 사용자가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고 

있는 연수연구원, 연구사업인력 등을 통해서 활용함

○ 사용자는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에서 활용된 장비의 활용상태와 활용시간을 기

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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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연구의 특성상 해양연구시설･장비는 사용시간의 중복, 운용 인력 활용 제한 등

으로 특정 사용자가 연구시설･장비를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은 연구자가 구매신청 시 내부 공동활용, 내･외부공동활용가

능, 공동활용 불가능(단독활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현재 활용(불용제외)인 장비 

중 공동활용여부에 대해 검색을 하면 내부 공동활용가능(91), 내･외부공동활용가능

(71), 공동활용불가능(4282), 합의 후 결정(52), 미분류(4496)등이 있음

○ 원내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규정은 1994년 7월 11일 제정된 “기술장비 

공동활용 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의된 공동활용은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직원 이외의 자가 우리 원의 동의를 얻어 기술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공동활용 대상장비는 3천만 원 이상의 기술장비로 되어있으나 장비의 성격, 활용목

적 등에 따라 공동활용이 불가능할 때는 예외 규정이 있으며 금액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활용이 효과적이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장비는 추가적으로 

공동활용을 할 수 있음

○ 공동활용절차는 기술장비 공동활용 관리지침 제4조에 규정된 공동활용 자격을 가

진 자기 공동활용 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사용책임자와 

공동활용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책임자가 활용가능 여부, 배정일시 및 장비

사용료 등을 신청자에 통보하고 공동활용자는 사용책임자로부터 공동장비의 활용

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후 배정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동장비를 활용함 

○ 공동활용관리지침서에 의하면 공동활용 시 사용료는 계정책임자(자재업무 담당부서

의 책임자)가 장비사용료를 산정하여 사용책임자(시설･장비 사용부서 장)에 통보하

게 되었음

○ 원내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원내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potal site

내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에서 연구장비를 검색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공동활용 여부를 문의함

5.3.3.2. 활용 문제점

○ 현장에서 사용되는 해양관측장비는 현자에서 활용할 때 망실, 훼손의 가능성이 크

지만, 대부분 장비가 해외에서 제작된 장비가 많으므로 수리 또는 재구매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현상의 특성상 현장에서 운영

되는 해양관측장비의 활용시간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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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S 도입 이후 연구책임자들 각자가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등 폐쇄적 운영행태가 더욱 심화하여 동종장비의 중복구매 사례가 증가하고 연구

책임자자 간의 공동활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바,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집행

의 비효율화 초래가 우려됨

○ 특히 연구원이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문가인 연구원(사용자)을 신규로 채용

하고, 사용자가 연구시설･장비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중도 퇴직을 하거나 고가의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던 사용자가 정년퇴직하는 경우에 연구시

설･장비의 활용도가 급격하게 저하될 수도 있음  

○ 장비의 활용 극대화 및 전체적인 상태 파악을 위하여 원내 MIS에 활용실적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전산 환경을 구축하였는데도, 다수가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장비구매의 적정성 입증 및 공동활용 촉진 

저해 등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위해서 사용책임자는 기술장비 공동활용관리지침 제7조

와 제8조에 규정된 내용을 수행해야 하나 사용책임자의 본연 연구 이외에 추가적

인 노력에 대한 어떠한 보상체계가 없음

5.3.3.3. 활용 개선점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 장비의 고도화 추진) 제3항 및 ｢기초과

학연구진흥법｣ 제12조(연구 장비 공동이용 촉진)에 따르면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연구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촉진하게 되어있고, 우리 원 ｢기술장비 

공동활용 관리지침(지침번호 07-03) 제6조(담당부서) 제3항에 따르면 담당부서는 연

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을 극대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연구실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연구실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편리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장비 사용료를 부과하여 관리비용･인력의 지원, 신규 장비구매 시 우선순위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원내 장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제도 정비

○ 원내 부서 간 시설･장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활용규정을 개정하여 

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공동사용 시 연구과제 사업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리 및 

용역 발주기관들과의 기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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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실적 지표를 설정하여 활용률, 가동시간, 활용기관 수, 사용수수료 등으로 성과

관리를 해야 함

○ 공동활용시스템의 운영현황, 문제점, 개선점에 관한 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

비 공동활용 서비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계획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짐 

5.3.4. 운영 및 관리

5.3.4.1. 운영 및 관리현황

○ 해양자료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해양연구 시설･장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유지관리 필요하고 검정, 교정, 보수･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구

시설･장비로부터 생산되는 자료의 품질 개선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르면 장비가 일정 기간

이 지나면 빠르게 낡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최적의 운영여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주기적인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및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적절한 교체 

시기 예측,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한 조속한 수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장비

폐기 및 불용･저활용 판별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는 장비 유

지보수 일지를 통해 장비운영 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및 고장 수리 

내용을 파악, 기술하게 되어있음.

○ 우리 원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계정책임자, 사용책임

자, 사용자를 두어 관리함(고정자산관리규정 제14조)

○ 계정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의 계정책임자는 자재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책임자이

고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5조 3항과 4항에 책임과 업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사용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고 고정자산관리규정 제

16조 2항에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연구시설･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7조 2

항에 다음과 같이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1) 사용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사용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합목적 및 경제적 사용, (3) 기타 사

용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등임

○ 연구기술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사항은 고정자산관리규정 제 39조에 연구기

술장비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부서에서 마련하여 사용책임자가 수리요구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면 관리부서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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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관리규정 제40조에 연구기술･장비의 계정책임자와 사용책임자가 연구기

술･장비가 항시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연구기술･장비에 대하여 공급자 또는 제조업자 등

과 유지 및 보수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원은 구축된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 연구 장비 관리 

종합 시스템 배너를 두어 사용자가 관리하는 장비를 다음과 같이 검색함

○ 검색을 통해서 아래의 장비목록에서 자산번호에 마우스를 올리면 선택옵션이 활성

화되고 마우스의 좌클릭을 누르면 관리할 장비가 선택되고 자산현황 기본정보, 도

입시 구성된 장비, 추가된 장비, 장비상태확인, 장비 반출입 현황, 장비 사용실적, 

장비 수리실적, 장비 검･교정현황, 장비 감가상각 등의 장비관리 종합상황을 기록 

관리할 수 있고 장비이력카드로 출력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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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운영 및 관리 문제점

○ 원내 총 연구시설･장비 4736건 중 약 60% 정도가 분류되어 있으며 그중 기본정보

가 있는 장비 수가 약 99.5%이고,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는 장비 

수는 약 8.2%, 장비의 반출입현황이 있는 장비 수는 32.7%, 장비 사용실적 건수는 

37.5%, 장비 수리실적은 1.3%, 장비교정현황 1.3%, 공동활용 실적이 있는 장비는 

0.4%임

○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가 계정책임자에 의해 고정자산 관리대

장에 등록된 후에는 사용책임자가 관리기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누

락은 사용책임자의 기록관리 감독 소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분류된 장비 2830건 중 공동활용 가능 장비 (내부, 내외부, 협의 포함)는 약 7.0%이

고 공동활용 불가능 장비는 88.6%, 공동활용 여부가 미분류 된 장비는 4.4%임

○ 관리기록이 존재하는 2,830건의 장비 중 공동활용 실적기록이 있는 장비는 0.4%에 

해당함

○ 현재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의 책임은 연구시설･장비 수요를 제기하여 기술지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에게 있으며 고정자산관리규

정 제40조에 의하면 계정책임자와 사용책임자가 연구시설･장비의 유지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연구과제 수행 중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운영인력 인건비와 재료비를 활용하여 연구시설･장비의 유지와 보수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면서 독점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배타적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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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장비의 배타적 사용으로 인해 유사한 연구시설･장비가 필요한 다른 연구

자는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중복적으로 구매하고 운영인

력을 새롭게 공용하여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게 되어 유사한 연구시설･장비의 중

복구매와 운영인력의 중복이 발생하게 됨

○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다른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하면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유

지와 보수비용을 조달하여 독점적으로 활용을 하나,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운영인력 

인건비 또는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으면 연구시설･장비가 활

용되지 않게 됨

○ 연구선 장착 장비의 경우 연구선 운항일지에 장비사용실적을 기록하게 되어있어 

연구선에 장착된 주요 현장 관측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일수 파악은 가능하지만, 

MIS에 장비사용기록과 관리기록이 연동되지 않아 사용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움

5.3.4.3. 운영 및 관리 개선점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6조에 의하면 연구기관 

장은 부서장급 1명을 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1) 자체장비심의원회 구성･운
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 (2) ZEUS(또는 NTIS)의 시설･장비 정보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 (3) 저활용･유휴･불용 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 

(4)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5)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활

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 (6) 공동활용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
지출 관리 등의 점검, (7) 기타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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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7조는 시설･장비의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ZEUS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은 시설장비책임

관, 구매자산담당자 및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연구책임자에게 지원기관이 실

시하는 ｢국가연구 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

하도록 함, 제29조에는 시설･장비의 운영사항을 기록하고, 제30조에 유지보수에 대

한 일지 작성과 연구개발과제 연구장비 재료비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기 구축 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교체비, 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을 

집행할 수 있게 함

항 목 내 용
시설장비명* 이용 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NFEC 등록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
(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작성자*
시설장비를 직접 운영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며, 전담운영인력, 
분석원, 기술원 등이 가능
※ ZEUS를 통해 운영일지를 작성할 경우, 작성자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

이용일시*
(장비가동시간)

시작일시와 완료일시를 연/월/일/시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총 사용시간은 
기관에서 필요 시 별도로 작성

이용기관*

운영일지는 공동활용 뿐만 아니라 단독활용일 경우에도 작성해야하므로 
내부/외부 여부를 반드시 작성
1. 장비구축부서
2. 장비구축부서 외 타 부서
3. 타 기관

이용자* 시설장비 이용을 의뢰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자(직접분석, 시료의뢰 모두 포함)

시료수*
분석한 전체 시료수를 작성
(시료가 아닌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작성 가능)

인력투입시간*

시설장비 가동시간 동안 실제 인력이 투입된 시간
※ 자동화 장비의 경우, 장비가동 시간보다 인력투입시간이 적음. 1인이 n개의 

동일장비 가동 시, 각각에 1/n을 곱해서 계산, n명이 1대의 장비를 가동 시, n을 
곱해서 계산

이용료
분석한 전체 시료수에 대한 총 이용료
(필요 시 시료 당 또는 시간 당 이용료를 작성 가능)

이용유형
① 계측･분석･시험･실험･검교정, ② 제조･생산･가공, ③ 정보처리･시뮬레이션, 
④ 교육, ⑤ 기타

이용기관유형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대학(4년제 국립/사립, 2년제 국립/사립), 민간기업 
등(NTIS 기준)

 

○ 과기정통부의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계획(18~22) 연구자별 

단독활용이 존중되어야 할 연구장비는 안정적으로 유지･활용할 수 있게, 공동활용 

연구장비는 기관에서 연구그룹별로 특성화된 연구장비를 집적하고 전문 장비지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샘플제작, 측정, 분석 등의 연구개발 지원기능 수행이 가능한 

핵심 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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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에서도 2018년도 6월 20일 조직개편으로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체계 확립 

및 자료의 품질관리를 통한 자료품질 향상을 위해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를 설립

하고 주요업무를 (1) 해양 분석기･장비 운용기술개발, (2) 해양 관측기･장비 운용기

술개발, (3) 해양 기･장비 검･교정 및 표준물질개발, (4) 해양 기･장비개발, (5) 운용

기술 교육 및 보급, (6)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에서는 해양 분석기･장비 운용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양내부 생지화학 변화와 생태계 변동 이해에 핵심

적인 변수인 해수 중 용존 영양염 분석기기를 집적하고 전문 운영인력 양성을 통

해 우선으로 분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2019년도), 향후 연구부서의 수요에 따라 

다른 항목에 대한 분석 장비의 집적 또는 구매를 통한 지원 분야확대를 계획 함

○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는 해양 관측기･장비 운용기술 개발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내 기술지원이 필요한 계류관측 분야와 무인관측 분야를 중점으로 기술

축적, 인력양성, 기･장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해양 기･장비 검･교정 및 표준물질개발 분야의 업무는 안산에서 확립한 검･교정 

시설을 부산 신청사 연구 장비 정비동에 이전하여 검･교정 시설 환경점검을 마치

고 2019년부터 검･교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나 현재 검･교정 지원 인력 1명만

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표준물질제조 시설을 위해 1 연구동 청정실험실 내 공간은 배정받았으나 인력 부

족으로 환경시설 설치가 미루어지고 있었으나 2019년도에 인력충원으로 먼저 실시

할 예정임 

○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

침｣에 권장하고 있는 공동활용 장비 집적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관측장

비 중 유휴･저활용 장비를 센터로 이관하여 전문인력에 의해 연구장비 관리, 운영

지원, 유지보수 및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구 장비 정비동 

비활용 공간을 개조하여 정밀 연구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동활

용 해양연구 장비 중앙보관소(Central Depository)를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음

  ▪ 공동보관 및 관리동에서 입․출입을 기록하여 사용실적 산정 

  ▪ 현재의 장비관리자가 관리, 보수 점검을 직접실시

  ▪ 타 연구자가 대여할 때 장비관리자에게 문서로 승인을 받아 사용

  ▪ 관측장비 보관 및 관리동 공간은 현재 부서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더

욱 편리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일정 기간 정밀관측장비 보관시설 개념으로 운영(2년)

  ▪ 공동보관 및 관리 대상 장비를 선별하여 공동보관(최소 관리 인원으로 운영)



제5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시설･장비 전 주기 단계별 관리 현황･개선방향

••177

  ▪ 공동 관리 공간에서 검수, 세척, 검정, 교정, 수리, 보수를 시행하여 사용자 편리

성 제공 및 서비스 제공

○ 관측장비 중앙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여 시험

  ▪ 건물 신축 후 1단계 종합관리 시스템이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조직, 전산

시스템, 부대시설, 내부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함 

○ 연구장비 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장장비와 실험실장비, 공동활용 수요가 많은 장비, 관측/분석 의뢰 수요가 많은 

장비 등 연구장비 별 특성에 따라 관리체계 마련

  ▪ 공동활용 빈도가 많이 있거나 청정실험조건이 필요한 실험실 장비는 공용실험실

에 배치하고 전담 관리자가 운영지원   

○ 장비이력카드의 기록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장비사용실적, 보수, 점검 및 

교정실적을 철저히 작성하게 유도

○ 보수 및 점검, 교정, 장비개발 및 장비관리인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부족 인력 보충

○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등 조직개편 및 운영 시스템 정비

  ▪ 해양연구장비 종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및 해양장비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현장 관측 장비뿐만 아니라 실험실 연구 실험장비의 종합관리체계 확대   

  ▪ 실험실 장비 중 공동활용 요구가 높은 연구 실험장비의 공동활용서비스체계 도입 

○ 장비사용실적을 토대로 연구원에서 공동관리 할 장비를 선정

  ▪ 연구자가 관리할 장비와 연구원에서 공동활용 할 장비를 구분하여 관리

  ▪ 공동활용장비 운영비, 신규구매 및 관리비용은 연구원에서 부담

○ KIOST Open Lab 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 및 장비를 먼저 공동활용 대상 장비로 

선정하여 장비소속을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로 이관하고 현재 장비사용자가 전문

적으로 관리하며 공동활용서비스를 제공함

○ 도입된 장비를 장기간 잘 활용할 경우 포상이나 노후 장비 예산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유지보수의 유인책 제공 필요

○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 훈련 체제를 강화해야 함

○ 연구실 내에서 사용하는 연구시설･장비도 장비운영일지 기록이 미흡하므로 장비 

사용기록 의무화 필요

○ 장비 운영관리의 기술을 전수하거나 컨설팅할 수 있는 운영관리 멘토링제도 도입 

필요

○ 세계 유수의 해양연구기관에서는 첨단 해양관측 연구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공작기계실(Machine Shop)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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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소규모 공작실이 2003년에 폐쇄된 후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조속히 공작기계실의 설치 필요

○ 연구원에서 일정 분량의 소모품 및 대체 부분품을 보유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속 

교체,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수입대리점들이 해양관측장비의 자체 수리보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본사에 장비를 보내어 수리해 오고 있어 간단한 문제로 인해 상당

한 기간 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고장은 원내에서 고장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순 고장에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고장 여부의 판별 서비스도 필요

5.3.5. 처분

5.3.5.1. 처분 현황

○ 유휴 고정자산의 매각에 관한 내용은 고정자산관리규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관 고정자산이 유휴상태에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유휴 고정자산이 발생하였을 때 계정

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타부서 이관 또는 반납하여 고정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규정

하고 있음

○ 반납된 유휴 연구시설･장비 중 장래에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장비는 계정책임자

가 해양과기원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수단을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에 관한 내용은 고정자산관리규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책임자가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고 고정자산 불용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용신청하고, 불용 신청하는 연구시설･장비의 일부를 사용하고

자 할 때는 고정자산해체사용신청서를 불용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

○ 계정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사용부서의 보고와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불용결정 

신청서(고정자산해체사용신청서)에 명시된 연구시설･장비의 실태를 조사하여 원장

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을 함. 단 취득가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의 저

활용･유휴･불용 결정은 기술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함(기술지원위원회 규정 제3조) 

○ 불용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의 처리는 회계규정 제54조에 따라 매각처리를 원칙으

로 하나, 분해 재사용 또는 공공단체, 연구시설･장비의 실수요자에게 이관이 효율

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음(고

정자산관리규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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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물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각할 연구시설･장비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하여 시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

인을 얻어 불용처리함

○ 불용결정된 연구시설･장비 중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연구시설･
장비, 매각이 해양과기원에 불리한 연구시설･장비, 기타 폐기처분이 부득이할 경우 

폐기함(고정자산관리규정 제46조)

○ 해양연구시설･장비 중 현장관측시설･장비는 현장에서 사용 중 망실되는 경우가 많음 

5.3.5.2. 처분 문제점

○ 우리 원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책임자는 유휴장비가 발

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연구시설･장
비가 더 필요가 없으면 사용책임자의 판단으로만 불용신청이 이루어 짐 

○ 불용신청된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처리 결정 시 도입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만 기술지원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서류상 검토로 불용 여부가 결정됨. 3천만 원 미

만의 장비는 사용책임자와 계정책임자에 의해서 실물 검토를 하지 않고 행정적으

로만 처리하는 때도 있음

○ 그러나 불용처리 된 연구시설･장비 중 일부는 사용책임자가 유휴 장비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미처분 상태로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

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예도 있음(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별감사보고 2013.7)

○ 고정자산 관리규정에 연구시설･장비의 불용처리를 위해서 고정자산불용신청서는 

아래의 별표 제7호이고 불용자산의 부품을 재활용해 사용할 경우 아래 별표 제9호

의 고정자산해체사용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음

○ 불용신청서 내용은 자산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사유등을 기재하

게 되었고 관리부서의 실태조사와 처리의견만 기록되어 있고, 장비의 사용실적, 유

지보수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기술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도 형식적인 

심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불용신청을 하는 문제점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연구시설･장비

가 노후화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나 사용책임자 또는 사용자가 

불용신청을 하지 않아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던 사용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자의 이름으로 자산이 그

대로 남아 있거나 다른 연구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자 또는 사용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어 연구시설･장비의 실제 관리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추후관리도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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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고정자산불용신청서

  하기 사유로 처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접수일 :  20    .     .     .

사
용
부
서

사용자 책임자

관
리
부
서

담 당 팀 장 실 장 부 장 원 장

불용자산 처분신청

자산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사    유

실태조사 및 처리의견(관리부서)

실   태   조   사 처  리  의  견

* 사유란은 상세히 기록하고 기록란이 부족할 시는 별지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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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고정자산 해체 사용신청서

   접수일 :  20    .     .     .

관
리
부
서

담  당 팀  장

□ 불용신청 물품

자산번호 품     명 수량 단위 금액(원) 비고

□ 해체사용 목록

해체사용 내역 수량 단위 금액(원) 해체 사용 사유

 ※ 기타 

  
                    위와 같이 불용 신청한 자산 중 일부를 해체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20     .     .    
 .

부 서 명
담당자                   (인)

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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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정자산 불용처리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별표 7의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정보시스템(MIS)의 행정정보- 구매자산- 고정자산 불용신청을 선택하면 

다음의 창이 나타나고 창에서 자산번호, 품명, 모델 및 규격, 단위, 사용자, 사유를 

입력함. 별표 9의 고정자산 해체 사용신청서는 양식에 MIS에 제공되지 않음

○ 해양관측장비 중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 잃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보상액은 장비 가액의 60% 정도만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구비를 충분히 확

보하지 못하면 보험보상액으로 잃어버린 장비를 대체할 수 없어 일부 장비는 잃어

버린 장비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유사한 장비를 구매하거나 유사한 장비가 없을 경

우는 장비구매를 포기하는 예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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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처분 개선점

○ 새로운 양식에도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불용 신청하는 장비의 사용기록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기록이 첨부되지 않아 불용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개선하

기 위해서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에서 연구장비 유지보수에 대

한 기록이 있는 연구장비 이력카드를 출력하여 첨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제35조에서 제38조까지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기관장은 최소 연 1회 이상 기술

지원위원회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상태을 주기적으로 판정하여 재

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 기관 대여 등)하거나 해당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전환

하고 불용 연구시설･장비는 처분유형(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에 따라 처분할 

것을 규정함

○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처리순서는 무상양여,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연구기관 내 활용수요가 없을 경우는 

기술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분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위원회에서 활용상태가 

유휴･저활용･불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는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해야 함

○ 불용 연구시설･장비 중 무상양여 또는 해체하고자 하면 ZEUS에 30일 이상 공고해

야 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 ZEUS에 30일 동안 재공고를 해야 함. 매각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해야 함

○ 우리 원 유휴･저활용･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이 사용자 또는 사용책임자의 신

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소 연1회 이상 기술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함

○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유휴･저활용･불용 연구시설･장비 결정 시 MIS상에 있는 연구

장비관리 종합서비스에서 대상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 내용을 출력･첨부하게 하

여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연구시설･장비가 사용하는 동안 어떻게 관리되었는가를 잘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게 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던 사용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미리 연구시설장에 대한 실

사를 진행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차원의 행정처리가 되

어야 함

○ 현장관측장비 중 분실되었을 때 보험금을 충분히 지급 받지 못해 성능이 떨어지는 

유사한 장비를 구매하거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면 연구시설･장비를 중앙관리하는 

부서에 보험금을 이관하고 연구시설･장비를 중앙관리하는 부서에서 망실된 장비와 

같은 성능의 장비 또는 성능이 뛰어난 장비를 구매하여 공동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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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 연구실별로 연구시설의 기본설비 및 연구내용, 연구실 사용인력, 연구실 구조, 연구

장비 종류 및 위치, 연구장비 특성, 연구시설 별 소식 등 연구시설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실 관리요소

  ▪ 연구실이름: 해수생지화학분석실 I

  ▪ 연구실 수행업무: 해수 생지화학분석실 I (KIOST Ocean Biogeochemical Analysis 

Facility I)은 해수 중 용존영양염(아질산염, 질산염, 암모늄, 인산염, 규산염)과 용

존유기탄소/용존유기질소를 분석하는 실험실이다. 본 실험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

원내 연구자와 국내외 타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서비스를 제공

한다. 

  ▪ 연구실 인력:

이     름  노태근

직위(직급)  센터장(책임기술원)

부     서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연 구  실  제1연구동 1340호

전화 번호  051-664-3185

이 메  일  tkrho@kiost.ac.kr

업     무  영양염분석 및 품질관리

이     름  손푸르나

직위(직급)  직원(연구사업인력)

부     서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연 구  실  제1연구동 1332호

전화 번호  051-664-3193

이 메  일  prnson@kiost.ac.kr

업     무  영양염분석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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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생지화학분석실 I (1340호) 연구설비 및 장비 평면배치도

  ▪ 해수생지화학분석실 I (1303호) 연구설비 및 장비 목록

번호
설비자산번호

(이름)
장비명

장비
자산번호

1 냉장고LG 5720151346

2
5720101346
실험테이블

프린트,컴퓨터,모니터,UPS -

3
5720101345
실험테이블

자동 영양염 분석기 5420110235

4
5720101327
6단캐비넷

5
-

후드

6
5720101210
실험테이블

- TOC/TN Analyzer
컴퓨터, 모니터

-

7
5720101210
실험테이블

- pH meter
- 전자저울(Satorious)

-
5419930078

8
5720101209
실험테이블

- 전자저울(CAS balance) 5420160132

9
5720101359

싱크
- 3차 Millipore 시스템 5720070189

10 - - 2차 RO 시스템 572007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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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생지화학분석실 I (1340) 연구실 실제사진

5.5. 해양연구장비 분류체계 개정

5.5.1. 필요성

○ 2018년 8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축 총 연구장비 4,762건 중 약 30%에 해당

하는 1,412건이 미분류 상태로 있음

○ 현재 국가연구시설･장비는 표준분류체계(2015년 7월)는 기술발전에 따른 융합 장비 

및 신규첨단장지의 증가, 기존 분류체계의 범위를 벗어난 미분류 연구시설･장비 증

가에 따라 국가적 통계로써 활용도 및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저하됨

○ 기존분류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며 기존 표준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규도입 

및 개발된 연구시설･장비를 포괄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제정하면

서 대분류(8), 중분류(48) 소분류(209)에서 대분류(8), 중분류(54), 소분류(410)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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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분류체계에 2차원분류체계 도입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비분류 체계는 2012년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분류체계를 만들어 국가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의 물리

측정 장비의 중분류에 해수특성관측장비, 해류특성관측장비, 조위/파고 관측장비, 

지형/지층관측장비, 기상/대기 관측장비, 지자기/중력 관측장비, 위치관측장비, 영상 

관측장비, 음향특성 관측장비, 시료채취장비, 통신장비, 기타현장관측장비 등의 중

분류군을 추가하였으며 실험실 관련 장비들은 국가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

○ 따라서 기존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장비 분류체계는 새로운 장비의 개발 및 

국가표준분류체계의 개정을 반영한 분류체계의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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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해양장비 분류체계 개정방향

○ 기･장비 중 해양관측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물리적 측정장비에 

포함하여 NFEC 체계 안에서 자재･계약팀의 해양관측장비 자산관리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하였으나 영상관측 장비와 시료채취 장비들이 물리적 측정장비의 중분류군으

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신규 국가연구장비·시설 표준분류체계에 기존에 

분류되지 않았던 것이 신설되어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해양분류체계에서 분류하기 

어려웠던 항목들에 대해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편입이 용이해짐

○ 기존 해양연구장비 분류체계와 2015년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반영하

지만, 기존 분류체계에서 해양관측장비를 물리적 측정장비의 중분류군에 있던 것을 

해양관측장비 대분류군을 신설 추가함, 그리고 해양관측장비 대분류군에 해수특성 

관측장비, 해류특성 관측장비, 조위/파고 관측장비, 지형/지층 관측장비, 기상/대기 

관측장비, 지자기/중력 관측장비, 시료채취장비, 통신장비 등의 중분류 군으로 이동함

○ 환경조성･사육시설 대분류군의 이동형 시설 중분류군에 있던 항목들을 해양관측장

비 대분류군에 해양관측플랫폼 중분류군을 신설하여 이동함

○ 기존의 해양관측장비 분류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

류 체계의 해양관측장비 대분류군을 신설하여 이동변경 함

5.5.3. 해양장비 표준분류체계 개정(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경관측/
분석 장비

환경 관측장비

전기전도도 수온 측정기(CTD system)

미세구조측정기(Microstructure Profiler)

유향유속계(Directional Current Meter)

조위･파고계(Tide Gauge/Wave-Height Meter)

파향파고계(Directional Wave-Height Meter)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관측장비

환경 분석장비

환경인자측정기(Environmental Parameter Measuring 
Equipment)

환경인자분석기(Environmental Parameter Measuring 
Equipment)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분석장비

<표 5-1> 개정(안) 해양장비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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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연구장비 중 해양관측장비로 분류되지 않았던 다른 장비는 2015년도 개정된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추가된 2차원 분류체계 항목의 사용용에도 따

른 분류(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 미래유망기술(6T)분류 (BT, 

ET, IT, NT, ST, CT, 기타), 중점투자 분야 분류(주력기간산업 기술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강화, 글로벌 이슈대응 연구개발추진, 국가 주도기술 핵심역량확

보, 기초과학융합기술개발활성화)를 추가로 적용해야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형/지구특성 관측장비

측심기(Echo Sounder)

음향영상 탐사기(Sonar)

3차원 지형 탐사기(3D Lidar)

해저지층탐사기(Marine SubBottom Profiler)

중력/자력계(Gravimeter/Magnetometer)

지반특성조사장비(Geotechnical Observation Equipment)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형/지구특성 관측장비

대기환경 관측장비
기상관측장비(Atmospheric observation Equipment)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기환경 관측장비

시료채취장비

채수장비(Water Sampler)

수중생물시료 채집장비(Aquatic Organism Sampler)

퇴적물시료 채집장비(Sediment Sampler)

수중 입자 포획기(Sinking particle trap)

대기입자시료 채집장비(Air particle sampler)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료채취장비

환경 관측플랫폼

부이(Buoy)

해양로봇(Marine Robot)

동력수상이동체(Powered Sea-surface Mobile Vehicle)

전지형차(ATV)

무동력이동체(Barge, Trailer,Benthic lander,Helikyte등)

무인항공기(Umanned Aircraft)

원격분리기(Remote Release System)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관측플랫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관측/분석 장비

윈치(Winch)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관측/분석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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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해양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조직 신설

○ 2012년 해양관측장비 전 주기관리체계 구축방안연구(BSPE98795-10128-7)에서 일부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연구원 고정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는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연구원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

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많은 연구기관 및 대학의 경우 기자재의 선정･도입･사용･유지･분석 등의 활

용방안을 수립운영, 기자재 사용료 징수 및 유지보수, 공동활용 촉진, 기자재 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효율적인 기기운용을 위한 기술업무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한국 해양과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고가장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연구장비관리와 전담인력에 의한 운영으로 고품질 해양과학자료 생산하

여 해양연구기초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서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를 신설함(조직개편 ‘18.6.20)

[그림 5-5]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업무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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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의 주요업무는 

  (1) 해양분석기･장비 운용기술개발

  (2) 해양관측기･장비 운용기술개발

  (3) 해양기･장비 검･교정 및 표준물질개발

  (4) 해양기･장비 개발

  (5) 운용기술 교육 및 보급

  (6) 기타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양시료분석팀, 해양

관측장비팀, 해양기･장비 검･교정 및 표준물질 개발팀, 해양기･장비 개발팀 등의 4개 

분야로 인력을 구성

5.6.1. 해양 분석기･장비 운용기술개발

○ 해양 분석기장비 운용기술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서 해양시료분석팀내 무기분석그

룹, 질량분석그룹, 유기분석그룹을 구성하여 해양연구수행에 필수적인 해수 중 용

존영양염분석, 용존유기탄소/질소, 용존무기탄소/알카리니티, 입자유기탄소/질소 분

석장비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장비운용과 분석능력 배양하여 국제수준

의 해양연구에서 요청하는 분석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전담인력은 분석분야별 특성에 따라 1~3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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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 중 용존영양염은 기후변화 주요인자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해양-대기 순환, 

해양내부 탄소순환을 포함한 물질순환을 이해, 해양생태계내에서 먹이사슬의 기저

를 구성하는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육상으로부터 해양으로 유

입되는 부영양화의 주요 성분으로 다양한 분야의 해양연구에 필수적인 요소임

○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용존영양염 분석에 필수적인 자동영양염 분석기 6대

를 운용하고 있음(SEAL 사 QuAAtro System)

부    서 보유대수

심해저 1

해양환경연구센터 1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1

남해연구소 1

동해연구소 1

제주연구소 1

○ 현재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해수 중 용존영양염 분석능력은 지속적인 표준물질 

분석을 통해서 영양염 표준물질 생산에 필요한 초정밀 분석능력을 확보하였고 영

양염 분석자료의 국제적인 상호비교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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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출한계 (μM) 정량한계 (μM)

KIOST QHSS KIOST KANSO

 NO2
- 0.003 - 0.01 >0.008

 NO2
-+NO3

- 0.003 0.04 0.01 >0.013

 NH4
+ 0.02 0.06 0.07 -

 PO4
- 0.009 0.01 0.03 >0.039

 Si(OH)4 0.02 0.02 0.07 -

 

○ 선상에서 영양염분석 자료의 상호비교성 향상을 위한 국제 영양염 선상상호비교실

험 참가

○ 해양환경기반연구센터 자동 영양염 분석기를 선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에서 전담인력(연구사업인력)을 배치하여 장비를 

관리하여 이사부호를 이용한 인도양 연구에서 직접 선상분석을 실시하거나 다른 

연구자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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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심해저자원연구센터에서 새롭게 도입한 SEAL사 QuAAtro 39 Automatic 

Analyzer(3Ch) 시스템을 점검하고 5개의 용존영양염(아질산염, 질산염+아질산염, 암

모늄, 인산염, 규산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능향상을 하고 심해

저자원연구센터의 영양염시료분석을 지원할 계획임

○ 용존유기탄소/질소, 용존무기탄소/알카리니티, 입자성유기탄소/질소, 질량분석, 유기

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고품질의 해양분석자료를 기초로 

해양연구 수월성 확보

○ 현재까지 영양염분석지원을 위해 필요한 연구장비소모품, 시약, 외부인건비등은 해

양기기개발･운영센터장(노태근 책임기술원)이 연구사업 책임자로 있는 주요사업 및 

외부연구개발사업, 다른 연구사업의 참여하면서 확보한 재료비와 인건비를 활용해

서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연구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영양염 분석을 수행하거나, 재료비를 지원받

고 영양염분석 지원을 함

○ 연구원 내 적절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영양염 분석지원을 위해서 큰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음

○ 연구장비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에서 공동활용 시 발생하는 비용청구와 분석지원에 

따른 연구 성과 공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함   

5.6.2. 해양 관측기･장비 운용기술개발

○ 해양 관측기･장비 운용기술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서 해양관측장비팀내 무인관측그

룹, 계류관측그룹을 구성하였으며, 무인관측그룹에는 공중(Drone), 수상(Wave Glider), 

수중(Underwater Glider) 무인관측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장비구축, 운

영기술확보, 장비유지보수기술 확보를 통해서 연구원내･외 무인관측 수효가 있으면 

장비 지원과 장비운영을 통한 기술지원 수행하여 최첨단 해양관측지원

○ 계류관측그룹에서는 계류관측지원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계류시스템 설계, 계류장비 

확보 및 유지보수, 현장에서 계류시스템 설치 총괄을 통한 계류관측지원 업무를 담

당하여 지속적인 시계열관측자료 생산에 기여함 

○ Wave Glider관측지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 장비구축

○ 유지보수/운용인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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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해양기･장비 검･교정 및 표준물질개발

○ 해양기･장비 검･교정 및 표준물질개발팀은 해양관측 및 분석자료의 국제적인 상호

비교성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인 관측장비의 검･교정과 분석의 정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물질개발을 담당함

○ 수온, 염분자료는 해양의 기초 물리자료로 해양환경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대양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해양환경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요구됨

○ 기술적인 발달로 정밀한 센서를 이용하여 온도와 염분을 측정할 수 있지만 센서의 

관리상태에 따라 측정값의 불확도가 증가하여 관측에 사용된 센서에 따라 관측자

료의 상호비교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함

○ 국제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상이한 센서로 측정된 관측자료의 상호비교성을 높이

기 위해 주기적인 센서교정을 권장하고 있음

○ 수온과 염분은 해양의 물리적인 환경변화를 진단하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측정하는 관측 자료로 많은 수의 측정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 어느 기

관에서도 센서를 교정하지 않아 장비를 제조한 제조사에 센서교정을 보내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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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서 사용되는 수온과 염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대부분 해외에

서 생산되기 때문에 장비교정을 위해서 해외로 관측장비를 보내야 하므로 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장비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표준화사업을 통해서 수온, 염분, 수심에 대한 검·교정 설비

를 구축하였으며 KOLAS인정을 획득하여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교정기관의 지위를 

획득함

○ 현재 부산청사에 장비정비동에 수온, 염분, 수심 검·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은 

확보되어 있으나 검·교정 수행 인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검･교정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 특히 검·교정 업무는 해양관측장비 및 센서개발에 필수적인 새로운 장비나 센서의 

성능시험을 제공할 수 있어서 향후 해양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인력을 확보하여 국제적 신뢰도를 가진 자료를 

생산하고 해양관측장비 및 센서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검･교정 업무를 정상화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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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교정 업무가 센서를 이용한 측정 자료의 신뢰도와 상호비교성에 필수적이듯이 

분석을 통한 관측 자료의 신뢰도와 상호비교성에 필수적인 요소는 표준물질임

○ 해수의 성분분석에는 해수에 포함된 염분의 영향으로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물질은 

자연 해수와 같은 매질 특성이 있어야 하나, 해수에 수많은 이온이 있어서 인위적

으로 해수의 매질 특성을 재현하기 어려움

○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자연해수를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물질을 제

조하려고 하나 자연 상태의 해수에는 미생물도 많이 있어서 표준물질의 장기적인 

보존이 어려움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해수의 성분분석을 위한 표준물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에서만 생산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신뢰도 있고 상호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표준화사업을 통해서 자연해수를 이용한 염분표준물질, 

용존 영양염 표준물질 생산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영양염 표준물질은 국제영양염 

표준물질 상호비교실험에 사용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표준물질과 유사한 

균질성과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음

○ 또한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숙련도시

험에 활용되어 국내 해양환경자료를 생산하는 기관들의 분석능력 향상에도 기여하

고 있음

○ 현재는 표준물질 생산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환경시설을 구축하지 못

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을 확보하여 표준물질을 생산을 재개해야 함 

5.6.4. 해양기･장비 개발

○ 해양관측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측장비 및 센서, 시료채취, 분석장비등의 활용은 필

수적임

○ 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수요에 따

른 관측장비 및 새로운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센서, 분석장비의 개발 및 개발 지

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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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용 대형 연구장비･시스템
중･장기 구축계획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용연구 장비･시스템의 중장기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의 해양연구시설･장비의 중장기 구축계획을 살펴보고 국가연구시설･장
비 관리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참고함

6.1. 미국 해양연구시설･장비 중･장기 구축계획(2011)

○ 미국 해양연구시설･장비 중장기 구축계획을 살펴보기 위해서 2011년에 미국 국가 

과학 학술원(National Research Council of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해양연구분

과(Ocean Studies Board) 산하에 설치된 “2030 미국 해양연구를 위한 해양 인프라 

전략 위원회(Committee on an Ocean Infrastructure Strategy for U.S. Ocean Research 

in 2030)”에서 미국의 해양연구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해를 구

하기 위하여 미국 의회에 보고서인 “해양연구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핵

심 연구기반(Critical Infrastructure for Ocean Research and Societal Needs in 2030)”를 

참고함 

○ 미국 해양연구 인프라는 기후변화, 인류 건강, 국내 연안 에너지 생산, 국가 안보, 

해상 운송, 지진해일 탐지와 심각한 폭풍 추적, 지속 가능한 수산 및 양식 성장과 

해양생태계 서비스에서의 변화 등과 같은 긴급한 사회현안을 다루는 기초 및 응용

과학 연구를 지원함

6.1.1. 미국 해양연구 인프라(Ocean Research Infrastructure)의 정의

○ “Infrastructure”는 Merriam-Webster Dictionary에서는 어떤 체계 또는 조직으로써 “근

원적인 기초(the underlying foundation)” 또는 “기초적인 틀(basic framework)로 정의함

○ “Infrastructure”는 “기초가 될 만한 바탕을 뜻하는 기반(基盤)”과 “여러 부분이나 요

소가 어떤 전체를 짜서 이루거나 이루어진 얼개를 뜻하는 구조(構造)”를 합친“기반

구조(基盤構造)”로 번역하여 “어떤 하나의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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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칭”을 뜻하거나 그냥 “인프라”나 “인프라스트럭처”로 번역하여 “구조물, 도로, 항

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과 같은 산업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 하수처리 시설과 

같은 생활기반을 포함하여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의미함

○ 본 보고서에서는 “Ocean Research Infrastructure”를 “해양연구 인프라”로 번역하기로 함

○ 미국에서 정의한 “해양연구를 위한 미국 인프라”는 국가가 해양의 이해에 필요한 

질문들에 답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플랫폼, 센서, 자료들과 자료

체계, 모델, 계산 및 통신망 서비스, 인력, 시설과 조직들의 총제를 의미하고 해양

연구 공동체 전체가 접근 가능해야 하고 공유되어야 함(“미국 해양연구 인프라”)

○ 미국 해양연구 인프라는 재원과 시설, 자료, 인력,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자산의 국

가적 총체이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에서 해양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반영과 해양학이나 다른 분야(정보기술, 전력체계, 기계자동화, 

유전학 등)의 발전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

6.1.2. 해양연구 인프라의 역할

○ 해양연구 인프라는 기초 및 응용 해양연구 활동들을 수행하는 토대를 제공함

  ▪ 연구 활동들은 (1) 시료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플랫폼, 센서 및 시료채취 장치

의 운용, (2) 육상에 있는 시설에서 시료분석과 자료처리, (3) 자연현상을 설명하

거나 예측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구축 등을 포함함

  ▪ 모델들은 미래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하고 이 자료들은 다시 모델을 개선함

  ▪ 연구와 모델에서 생산된 정보들은 연구를 자극하는 질문들에 최상의 답을 제공

할 수 있고

  ▪ 이러한 답들은 해양과학과 이에 연결된 전 지구적인 문제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발전시키고 해양연구와 기술과 관련한 미래의 우선순위 개발, 해양자원 관리와 

같은 정책 결정 정보제공을 도와줌 또한 새로운 현상, 위협 등의 과학적 질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줌

○ 해양연구 인프라, 해양과학 활동들, 사회적 관심사 항들, 사회적 질문들에 답을 제

공하는 것과 관련된 혜택들에 대한 기본관계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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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념적 모식도에서 인프라와 사회적 목적들간의 상호관계는 양방향 “흐름”으

로 “상향식(bottom up)” 또는 “하향식(top down)” 볼 수 있음

○ 먼저 하향식으로 보면

  ▪ 각 사회적 목적은 특정 정보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보의 획득하는 

것은 사회를 위한 어떤 가치를 가짐

  ▪ 정보를 얻으려면 종종 과학 질문들에 대답하거나 모델(예: 어획 자원 가입 또는 

기후변화의 모델들)들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 과학 질문은 공공 및 민간 해양기관들에 있는 연구자의 연구과제 지원을 통한 

연구 활동들을 유발하고, 연구 활동들은 그 결과로서 자료획득, 분석, 그리고 모

델 개발이 생김

  ▪ 자료와 모델들은 역시 해답이 필요한 추가적인 질문들을 제안함으로써 과학 질

문과 연구 활동 등에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

  ▪ 이러한 모든 작업은 자료를 수집, 관리 및 분석하기 위한 도구나 재원을 위한 해

양연구 인프라에 의존

  ▪ 일부 전 지구 해양모델과 널리 사용되는 기후 모델들 및 자료 세트는 인프라 일

부로 간주하지만 한 명 또는 두 명의 연구자에게 한정되는 모델들과 자료 세트

는 해양연구의 범주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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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과학과 연구 활동들은 연구선, 부이, 공용모델 등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때에 

따라 인프라 일부가 되는 새로운 자료세트를 개발하여 인프라에 추가하여 인프

라와 연구 활동 간 일부 중복을 초래함

○ 인프라에서 사회적 혜택까지 상향식 연결고리를 따라가면 인프라의 우선순위에 관

해 생각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을 제공함

  ▪ 해양연구 인프라의 각각의 요소는 관련된 비용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의 각각의 

요소는 연구 활동과 모델 활동들의 가능하게 하거나 지원하여 특정한 사회목적

과 생산된 사회적 혜택의 집적에 이바지하는 정보의 생산을 지원함

  ▪ 각 사회적 목적은 특정 정보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보의 획득하는 

것은 사회를 위한 어떤 가치를 가짐 

6.1.3. 미국 해양연구 인프라 확충 대상선정

○ 해양연구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임무는 주어진 시기의 예산제약에 따

른 인프라 투자의 최상 조합을 선택함으로써 인프라 투자의 알짜 혜택을 극대화하

는 것으로 해양연구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의 최적화는 각각의 사회적 목표를 어

느 정도 달성함으로써 창출된 혜택 또는 가치와 각각의 인프라의 가격은 물론 인

프라와 목적 간의 상호연결고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함

○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

든 간에 사회적 목적과 기초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 질문들과 인프라 요소들을 연결하는 정보 수집을 먼저 해야 함

○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의해 2030에 미국 해양연구를 위한 

해양 인프라 전략위원회(Committee on an Ocean Infrastructure Strategy for U.S. 

Ocean Research in 2030)가 해양과학기술 분과원회(SOST, Subcommittee o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에 제공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미국 해양연구 

인프라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2030에 해양과학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연구 질문을 찾아낼 것

  ▪ 2030의 미국 해양연구 인프라를 위한 계획 수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인프라 

범주를 정의할 것 

  ▪ 새로운 해양 인프라의 개발 또는 현재 시설의 대체를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과 과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 

  ▪ 국가기관이 해양 인프라에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추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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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 10년 동안 해양연구 방향: 해양연구 우선순위 계획 및 시행 전략을 도식화

하여 사회적 이슈로 할 것   

6.1.4. 2030주요 연구 질문들

○ 주요 연구 질문들은 다음의 4개의 중요한 사회적 변인으로 정리함

  ▪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

  ▪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 지속적인 경제 생명력을 촉진하는 것

  ▪ 근본적인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

6.1.4.1.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13개)

○ 해수면이 시공간 범위로 어떻게 변하며 잠재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 기후변화가 일차생산의 주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해양환경 변화로 해양생태계 구조, 생물 다양성 및 군집 역학이 어떻게 형성될 것

인가?

○ 해양생물과 생태계가 해양산성화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 기후변화가 화학 성분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변형된 해양에서 유기탄소 성분들의 분포와 흐름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 해양과 대기에서 열 분포와 해양순환은 자연 및 인가에 의한 변인에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 전 지구적인 물 순환의 변화가 해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안 경계에서의 변화가 물리적 및 지화학적 과정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연안 생태계와 군집이 다중 스트레스 요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 극지방에서 해양, 얼음, 육지, 대기간 중요한 상호작용은 무엇이며? 이들 상호작용

이 물리적 및 생물학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해양에서 기름 유출과 산업재해의 예측과 완화를 위해 무엇이 발전해야 하는가?

○ 지구공학에 의한 해양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가?

6.1.4.2.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5개)

○ 변형이 어떻게 해저화산과 근해 단층대에 축적되는지? 그리고 주요 이벤트의 예측

을 더 잘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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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해일에 대한 이해와 예측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 심각한 폭풍들의 경로와 강도에 대한 이해와 예측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 미래에 해빙과 빙산의 확장범위와 특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해빙 변

화의 영향은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가?

○ 연안 오염물질과 병원균의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에 대한 역할은 무엇인가?

6.1.4.3. 지속 가능한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것(3개)

○ 인류가 해양에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 나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추출을 어떻게 극대

화할 수 있을까?

○ 재생에너지의 원천으로써 해양의 잠재는 무엇인가?

6.1.4.4. 근본적인 과학적 이해 증진(10개)

○ 지구 내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은 판의 경계부, 열점 및 기타 표면 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기후변화의 가능한 속도와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어떻게 더 잘 변수화할 수 있을까?

○ 바다에서 혼합을 지배하는 과정이 무엇이며?, 그 시공간적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 해양 지각 내의 유체 순환이 해저 아래와 수권의 화학과 생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심해 해양 생물권은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어떤 정보를 주는가?

○ 무엇이 해양의 분자 및 생화학적 진화의 다양성과 속도를 조절하는가?

○ 심해 수층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은?

○ 해양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감각 시스템의 유형과 역할과 종내 및 종간 통

신은 무엇인가?

○ 해양은 지구의 수용 능력에 어떻게 기여 하는가?

6.1.5. 해양 인프라 종류와 경향

○ 지난 20~30년 동안에 걸친 인프라 변화들은 향후 2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할 때 중

요한 전망을 제공함



제6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용 대형 연구장비･시스템 중･장기 구축계획

••207

○ 위원회에서 1990~2010 기간 동안 해양연구를 위한 지원 인프라의 개발과 사용에서 

경향을 파악하고 2030으로 외삽함

○ 향후 20년 동안 중요한 과학적 질문은 시공간 범위 및 해상도, 정밀하고 정확한 센

서의 필요, 중요한 물리적 생·지화학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더욱 발전된 센서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 공통 및 공동활용 인프라에 대해서 주로 다룸

○ 인프라의 종류는 (1) 이동 및 고정 플랫폼, (2) 현장 센서, (3) 시료채취 기구, (4) 

원격탐사, (5) 모델, (6) 계산 및 네트워크 서비스, (8) 지원인프라

6.1.5.1. 이동 플랫폼(Mobile Platforms)

○ 이동 플랫폼에는 연구선(Research Vessel) 

○ 쇄빙선과 극지 자산(Icebrakers and Other Polar Assets), 

○ 시추선(Drilling Ship & Rig) 

6.1.5.2. 수중 플랫폼(Submersible Platforms)

○ 유무인 잠수정(Human Occupied Vehicle and Remote Operate Vehicle) 

○ 예인시스템(Towed System)

○ 자율과 라그랑지안 시스템 

○ 뜰개(Drifters) floats, gliders,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

○ 아고 플로트(Argo float) 및 표층 뜰개(Surface Drifter) 

○ 글라이더(Glider) 

○ 자율운항잠수정(AUV) 

6.1.5.3. 고정 플랫폼(Fixed platform and systems)

○ 계류시스템(Mooring system)

○ 해저케이블(Cable)

○ 해저시추공(Bore hole) 

6.1.5.4. 데이터 송수신 및 통신(Data telemetry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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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현장 관측 센서(In Situ Sensors)

○ 물리센서(Physical Sensing)

○ 화학센서(Chemical Sensing)

○ 생물센서(Biological Sensing)

○ 지구물리센서(Geophysical Sensing)

6.1.5.6. 시료채취(Sampling)

○ 화학시료 채취기(Chemical Samplers)

○ 생물시료 채취기(Biological Samplers)

○ 지질시료 채취기(Geological Samplers)

6.1.5.7. 원격탐사(Remote Sensing),

○ 위성(Satellite)

○ 항공(Airborne)

○ 고정(Fixed)

6.1.5.8. 모델링 및 전산자원(Modeling and Computational Infrastructure) 

6.1.5.9. 자료관리 (DATA Management)

6.1.5.10. 지원조직(Enabling Organizations)

○ Sponsors

○ Community-Wide Facilities

○ Technology Development, Validation, and Transfer Groups

○ Shipboard Technical Support Groups

6.1.5.11. 교육 및 운영인력 훈련(Education and Workforce Training)

6.1.6. 2030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권고사항들

○ 과학연구 질문들과 앞의 해양연구인프라 종류를 통해서 2030을 위해 필요할 것으

로 기대되는 주요 해양연구 인프라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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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질문들과 사회적 목적의 대부분에 관련하여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

술하고 개별 사회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국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해양연

구 인프라에 대한 권고안 요약으로 설명함

6.1.6.1. 필요한 중요한 인프라(Overarching Infrastructure needs)

○ 해양연구 인프라의 기초는 다음과 같음

  ▪ 연구선(Ships) 

  ▪ 위성원격탐사(Satellite, remote sensing) 

  ▪ 현장 관측 체계(arrays of in situ observations)

  ▪ 육상 실험실(shore-based laboratories)

○ 연구선은 시료채취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원격조정 또는 자율운항체 운용와 기

기유지보수 모함 임무를 수행하므로 모든 해양관측의 근간임

○ 육상실험실은 선박에서 채취한 시료 처리 및 분석, 연안관측에 필수적임

○ 해양 표면의 바람장, 표층수온, 해빙분포와 두께, 해색과 생태계역학, 먼지이동, 해

면고도와 지형, 해빙의 질량균형 등은 해양연구의 핵심요소들임

○ 3,000개 이상의 Argo float은 수온, 염분, 수심관측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용존산소, 광학, 질산염, 강수률, 수직 해류속도, pH, pCO2등의 추가적인 센서개발

로 그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음

○ 수중글라이더와 수중자율이동체(AUVs)은 탐험과 장기관측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물리센서(전도도, 온도, 수심, 염분), 화학센서(용존산소, pH, 질산염), 생물센서(음향, 

유전자), 생지화학, 그리고 영상(시각, 음향)등의 다학제적 생물부착 저항성이 큰 센

서를 탑재할 필요성이 있음

○ AUV는 많은 전력과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연구선과 계류관측에는 더욱 많은 센서를 부착하여 연구를 지원해야 함

○ 자료관리와 저장도 중요한 요소가 됨

6.1.6.2.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

○ 기후체계, 해양 화학, 생태계, 물순환 등을 이해하기 위해 전 지구적 및 지역 규모 

관측이 필요함. 변동요인이 큰 지역(해안)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극지역

에 대한 관측이 필요함

○ 센서와 시료채취 능력 향상이 필요함

○ 해수면의 정확한 측정, 강우량 측정, 강물유입량, 표층해류, 심해 액화이산화탄소 

관측 및 표층 철 시비실험 관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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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 파괴적인 사건 사전에 인류에게 더욱 빨리 경고하여 충격의 크기를 완화할 목적으

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지역에 집중하여 다학제적 실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

능력을 높이고 신속하게 멀리까지 경고하는 것

○ 지진해일 예측은 압력감지 부이망이 필요함, 지진계, 수동형 음향시스템, 정확한 해

저면 지형, 지역적인 전력변동에 독립적인 통신시스템

○ 인간에 의한 연안생태계 변형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고 

생물과 유전자 센서의 활용 다양한 오염물질을 정량화하기 위한 기기 등이 필요함

○ 분석에 필요한 고해상 지역모델 등이 필요함

 

6.1.6.4. 지속 가능한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것

○ 수산자원평가

○ 산업 활동에 의한 환경효과 결정에 반복된 조사 또는 연속감시, 과정연구가 필요함

○ 관측플랫폼, 센서 등이 필요함

6.1.6.5. 근본적인 과학적 이해 증진

○ 생물부착에 의한 영향에 강하고 다중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는 생지화학 센서

○ 생물과 유전자 센서

○ 동물플랑크톤 생체량과 군집구조를 알 수 있는 광학 및 음향센서

○ 심해 생물권을 감지하는 센서 

○ 해양-대기간의 물질 흐름을 연구할 수 있는 위성 또는 항공능력

6.1.6.6. 해양 인프라 권고사항들의 요약

○ 미국이 2030년에 해양연구를 통해 가능한 지식과 혁신으로 혜택을 누릴 역량을 갖

추기 위해 국가는 아래 사항들을 수행할 것을 권고함

  ▪ 바다로의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선단 계획 수립

  ▪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얼음으로 덮인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회복

  ▪ 더 많은 센서와 플랫폼 능력으로 넓은 범위의 시공간 규모에서 자율 모니터링

(autonomous monitoring)을 위한 능력 확장

  ▪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시계열 측정

  ▪ 해양자료를 위한 위성 원격탐사 및 통신 능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위성 

플랫폼, 센서 및 통신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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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인프라 개발에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함. 생지화학센서와 같은 현장관측 센

서개발 필요

  ▪ 해양학 이외의 기술개발을 따라가기 위해 동종분야와 다양한 분야와 교류 확대

  ▪ 미래의 해양학 요구에 부합하는 엑사스케일(exa scale) 또는 페타스케일(peta scale)

로 광범위하게 접근이 용이한 컴퓨팅 및 모델링 시설의 능력과 수를 향상함

  ▪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방, 주,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통합되

고, 검증된 표준에 부합하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직관적인 보관과 통합 도구를 

가지고 있는 가상(분산) 자료센터 구축

  ▪ 동종 분야의 검증된 자료관리 사례를 조사 및 채택

  ▪ 이동식 및 고정식 플랫폼, 고가의 분석 장비를 포함하는 인프라 자산에 대한 광

범위한 공동 접근을 촉진함

  ▪ 학제 간 교육을 확대하고 기술적으로 숙련된 인력 육성

해양연구인프라 핵심역할 개선사항

이동 플랫폼

연구선

- 과정연구 수행, 이벤트 대응, 
지형조사, 정기관측 등을 위한 
바다에 접근수단 제공

- 무인관측 장비 운영 수단제공

- 수상, 수중, 무인관측 체계 운
영 능력 보유가 필요

수중 플랫폼

- 잠수정, 무인수중로봇 등과 같
이 과정연구 수행, 이베트 대
응, 지형조사, 정기적인 관측, 
시료채취를 위해 해저면에 접
근수단 제공

- 생물, 화학, 광학센서를 활용하
고 고성능 장비 개발 필요

- 수중항해 시스템 개발필요

견인시스템
- 연구선 또는 정기선에서 해양

표층에서 수중까지 시료채취 
또는 관측제공

- 생물, 화학, 이미지센서를 사용 
활용하고 고속으로 영상 또는 
시료확보를 위한 통신체계가 
필요함

자율이동관측 
시스템

(Drifters, Floats, 
Gliders, AUVs)

- 넓은 범위에서 거의 준 실시
간으로 과정연구 수행, 이벤트 
대응, 지형조사, 정기관측 제공 

-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광범
위한 해역에서 오랜 시간 동
안 운영할 수 있는 전원공급 
방법

고정 플랫폼 
과 체계

계류선
- 높은 시공간 해상도로 표층과 

수층 관측 수행

- 심해 계류관측 설계, 제작, 계
류 능력을 가진 조직을 설치
하고 운영

- 자율이동체가 도킹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해저관측 
케이블망

- 실시간으로 연안, 심해, 해저면
에 있는 기기들과 통신네트워
크 제공하고 무인자율이동체
와 연동함

- 획득된 자료와 시료를 수동 또
는 자동으로 수송하는 수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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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미국 해양연구기반시설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원칙

○ 광범위한 해양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중

요한 기준을 고려한 경제적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해양연구인프라 핵심역할 개선사항

지각내부 
센서 

감시체계 

- 해저면 하부 특성에 대한 정기
적인고 연속적인 관측제공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리 
화학센서 개발이 필수적임

-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체계

현장관측 센서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지구물리

- 아주 넓은 범위와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관측플랫폼에 활
용되어 핵심적인 측정

- 모든환경에서 견고하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필요
하고, 유전자, 오염물질을 저렴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시료채취 
시스템

물리, 화학, 
생물, 지질시료 

채취

- 연구, 정기관측, 현장센서 또는 
원격 검증

- 자율이동체, 계류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청정 시료채취기

원격탐사

위성, 항공, 
고정점등을 

활용한 광역에서 
장기간 원격탐사 

- 해색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체, 
무인항공 관측체계, HF 레이
다와 같은 고정점 관측체계

- 고분광관측, 정지궤도 해색관측, 
LIDAR원격 감지 능력, 상용항
공기를 이용한 해양관측, 넓은 
지역의 HF 감시망

모델/계산 인프라
- 기초연구 와 예측을 지원하는 

고해상 모델을 지원에 필수적임

- 접근이 용이하고 방대한 양의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임

자료관리

- 기초 또는 응용연구와 사회적 
활용 및 폭넓은 사용자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가
치가 높은 다학제적인 자료의 
관리가 필수적임

-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
학제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전송 및 통신
- 넓은 범위의 해양연구 인프라를 

위해 견고한 쌍방향 통신 유
지 및 확장 

- 단일 인프라 제공자에 대한 의
존성을 피하기 위해 중복적이
고, 병행의 표준 통신경로로 
확장

촉진조직

제정지원
- 재정지원 기관의 다양화로 해양

연구 역량 유지
- 다양한 해양유관 산업과 연계

승선기술지원
- 승선 연구팀에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새로운 시스템, 테크닉, 통신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공공연구지원
시설 및 센터

- 사용자들이 운영 및 유지가 간
단하고 구매와 운영비가 저렵
한 첨단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공동 연구지원 시설

- 모든 극한 환경에서도 연구지
원이 가능한 공용 연구시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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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미국의 해양 연구장비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요한 검토항목과 질문임

○ 해양연구 기반시설 자산의 개발, 유지 또는 교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를 결정함 

  ▪ 중요한 과학적 문제를 다루는 유용성

  ▪ 경제성, 효율성 및 수명

  ▪ 다른 임무 또는 적용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6.1.7.1. 과학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하나 이상의 과학적 질문을 사용되게 해결하는데 특정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 특정 기반시설에 연구영역이 얼마나 의존적인가?

○ 인프라가 적절한 수준과 품질의 자료를 제공하는가? 

○ 측정 및 분석이 과학을 지원하기에 충분하고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가?

○ 이해와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할 가능성은 무엇인가?

6.1.7.2. 경제성, 효율성 및 수명

○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포트폴리오가 있는가?

○ 인프라는 향후 기술 추세(예: 업그레이드, 구성요소 스왑아웃)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가?

○ 인프라 포트폴리오는 비 해양산업이나 기관과 중복으로 투자되고 있지는 않은가?

○ 이 인프라가 제공하는 관측 당 비용은 얼마인가? 동일한 정보에 대해 다른 형태의 

측정비용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 지속적인, 일시적 및 이벤트 중심 요구사항의 조합을 관리 할 수 있는 적절한 인프

라 포트폴리오가 있습니까?

○ 해양연구 커뮤니티가 인프라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커뮤니티의 재능이

나 역량을 증진하거나 극대화하기에 용이한가?

○ 인프라가 다른 지원 관계기관(예: 주, 국제 파트너십, 공공 - 민간 파트너십 또는 

민간 부문)을 극대화하는가?

○ 위험과 잠재적 이익의 균형은 무엇인가?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예: 

여러 경쟁 그룹에 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산)

○ 인프라가 기술적으로 성숙한가, 아니면 기술적인(또는 다른) 도전이 제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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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다른 임무 또는 응용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인프라가 하나 이상의 분야나 영역에 걸쳐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복수의 과학 질

문 또는 응용분야를 지원합니까?

○ 인프라가 협업을 개선 또는 향상하는가?

○ 인프라가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예: 해양과학기술의 리더십, 자

원개발, 국가 안보, 교육)들을 지원하는가?

○ 여러 기관에서 응용 또는 임무에 지원할 잠재력은 무엇입니까?

6.1.8. 해양과학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하는 방법

○ 보고서에서는 중요한 인프라 자산에 대한 조정 된 전략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기금 조성 기관은 해양 기반시설 계획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우선순위 결정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전문성

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음

○ 전략계획 수립과 우선순위 결정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전문성 확보는 

기관의 연구자산 투자 계획 수립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판단됨

○ 전주기 계획(Life-Cycle Planning), 주기적인 평가(Periodic Reviews), 효과적인 활용

(Efficient Use of Infrastructure), 자산 유연성(Asset Flexibility) 등이 해양과학에 투자

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 관리방안으로 제시함

○ 또한, 해양과학 인프라에서 취득한 결과의 관리, 자료의 사전품질보장 활동, 사후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 자유로운 자료접근 등은 투자에 따른 이익을 공동체가 체

감하여 지속적으로 해양연구 인프라에 예산 투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6.1.9. 미국해양연구 인프라 투자 방향 및 기준 요약

○ 해양연구의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 주요 의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산 목록을 결정하며, 

○ 연구자산 목록에서 제시된 가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연구 인프라의 공동활용,

○ 생산 자료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 활동,

○ 기관 대 기관, 국가 대 국가 사이의 연구장비 공공활용에 대한 노력이 연구장비 투

자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음



제6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용 대형 연구장비･시스템 중･장기 구축계획

••215

6.2. 유럽연합 해양연구시설･장비 중･장기 구축계획(2013)

6.2.1. 사회적 요구에서 해양관측까지 

○ 2008년에 유럽 해양 정책과 해양부분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전략, 좋

은 해양환경상태, 기후변화와 해양 및 해안 안전에 대한 적응등과 같은 사회적 필

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튼튼한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과 해사 연구를 

위한 유럽전략(EU Strategy for Marine and Maritime Research, MMRS)이 채택됨

○ 해양과 해사연구를 위한 유럽전략은 회원국과 협조하여 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핵심목표로서 상기의 사회적 필요성과 관련한 유럽차원의 해양연구 인프라 공

동개발을 고려함. 해양의 당면과제들이 국경에서 멈추지 않고 상생효과가 유럽 수

준에서 달성될 수 있어서 해양연구 인프라가 유럽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함

○ 2010년 3월 유럽 해양연구 인프라를 증진의 MMRS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해양연

구 인프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함

○ 전문가 집단의 목적은 유럽규모 해양연구 인프라 주요 격차와 필요성을 발견, 해양

연구 인프라 수요와 자금조달 방법을 제하고, 유럽규모 해양연구 인프라를 위한 관

리법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임. 

○ 전문가 집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자료의 수집과 사용을 지원하는 해양연

구 인프라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해양관측이 모든 해양과 해사 활동들을 결정하는 

핵심활동 영역이기 때문임

○ 관리와 큰 격차라는 관점에서 “큰 그림”과 질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문제라는 관점

의 전략적인 접근을 함

6.2.2. 유럽 해양연구 인프라 개요

○ 전문가 집단의 틀에서 해양연구 인프라는 해양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을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봄

○ 해양연구 인프라는 해양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물리적인 장비,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처리하는 수

퍼 컴퓨터 및 모델

○ MRI는 실시간 또는 지연 모드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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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모드는 자료가 센서가 장착된 장치로 직접 획득되고, 해저케이블 또는 위성 

또는 Wi-Fi...등을 통해 자료처리 시스템에 즉시 사용되도록 전송함

○ 지연 모드는 장치로 시료(물, 퇴적물)를 채취하고, 실험실에서 시료를 전처리한 후 

분석장치로 분석하여 자료를 생산함

○ 자료획득 해양연구 인프라는 해양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센서를 가진 장치와 지연

모드에서 자료획득을 위한 시료채취 장치와 실험실 기기로 구성됨

○ 자료관리 시스템은 (1) 다양한 측정에서 나오는 품질이 관리고 정리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정보시스템 (2) 지연 모드에서 추가 분석

을 위해 시료를 저장하는 물리적 시스템으로 구성됨

○ 자료처리 시스템은 최종 사용자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가치가 부가된 제품으로 변

환하는 컴퓨팅 인프라 및 디지털 모델로 구성됨

○ MRI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해양산업)이 소유 할 수 있으나 주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재원으로 구축된 장비를 다루고 해양연구 인프라의 공동개발 

또는 공공과 민간이 생산하는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관계도 다룸

6.2.3. 해양연구 인프라 요소와 설명

○ 해양연구 인프라를 자료처리 체인을 따라 분류함.

  ▪ 자료수집: 다양한 변수를 측정하는 센서와 생물시료 또는 퇴적물을 채취하는 장

비를 사용한 자료수집과 자료획득을 위한 센서와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를 운반

하는 플랫폼등을 사용한 자료수집

  ▪ 자료관리 인프라: 품질관리, 장기 보관 및 수집된 데이터 및 파생된 매개 변수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관리 인프라

  ▪ 자료통합과 사용: 수치 모델, 수집된 데이터에 가치 추가, 특정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자료 생성물을 생산/배포를 포함하는 정보와 지식 기반을 통한 자료통합과 사용

○ 센서들은 측정하여 자료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측정을 하므로 자료처리 체인의 시

작임

○ 센서들은 

  ▪ 물리적(온도, 파, 전류, 소음 ...), 

  ▪ 화학적(산소, 이산화탄소, 영양물, 오염 물질 ...), 

  ▪ 생물학적(엽록소, 플랑크톤, 생물 독소, DNA 또는 RNA와 같은 유전 물질) 

지질학적(퇴적물, 지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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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는 센서를 운반하는 플랫폼에 따라 현장 또는 원격(위성, 레이더 등의 원격 이

미징...)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센서들은 자료를 실시간(자료를 획득하고 저장하거나 자료센터에 즉시 보내), 또는 

지연모드(해수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분석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플랫폼에서 자료

센터로 지연전송)로 제공할 수 있음

○ 센서는 고정 또는 모바일 플랫폼에 장착됨

○ 플랫폼은 

  ▪ 수중(부표, 계류, 표류 플랫폼, 자율 수중 차량, 원격 조종 차량, 케이블 연결된 

해저 관측소 ...), 

  ▪ 수상(연구 선박, 선박 ...), 

  ▪ 고정식(근해 플랫폼, 해안 플랫폼 ...) 

  ▪ 공중(위성 및 비행기)에서 운용되고, 이동 또는 고정형 플랫폼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가지고 다양한 범위의 자료를 수집함 

○ 플랫폼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변수의 종류는 플랫폼에 적용된 센서에 따라 달라짐

○ 해저케이블 관측소는 다루는 문제에 따라 물리, 화학, 생물, 또는 지진자료를 수집

할 수 있으나 센서의 크기와 소요되는 전력과 같은 기술적인 제약으로 한 개의 플

랫폼에 더 많은 센서의 장착이 제한됨

○ 집중적인 연구, 혁신, 기술발전으로 더 많은 센서를 한 개의 플랫폼에 장착하여 측

정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로 과학적인 도전과 기술개발 그리고 사회적 필요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남. 즉 과학적 사회적 필요 때문에 기술개발이 일

어나고, 이러한 기술발전이 과학적인 혁신을 유발하여 해양과 연안 역의 지속적인 

관리에 중요하게 됨

○ 수집된 자료는 자료관리 센터로 보내지고 품질관리 후에 저장되어 추후 사용이 가

능하게 됨

○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물리적인 해양연구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차이점과 

상호 보완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함. 데이터베이스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오

랫동안 획득되어 품질 관리된 자료로 해양연구를 촉진하거나 가능하게 함

○ 따라서 자료저장과 관리는 자료처리 체인에서 중요함. 다음 도표는 좋은 환경 상태 

평가를 위한 MSFD 구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체인이 어떻게 작동하

는지 예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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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사회적 필요를 위한 핵심 해양 변수

○ 전 지구적 해양관측 체계의 틀에서 일하고 있는 해양 과학자들은 연안 관측체계를 

위한 핵심사용자 그룹의 목록과 그들의 필요를 위해 측정되어야 하는 핵심 변수들

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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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해양연구 인프라의 유럽 지형

○ 유럽의 해양연구 인프라 지형은 다양한 해양연구 인프라의 관리 조직체계와 다른 

지역규모(지역, 국가, 유럽)와 자료체인의 다른 단계(자료획득, 관리, 통합, 배포...)에

서 자료 흐름등으로 복잡함

6.2.5.1. 큰 그림

○ 현장관측을 위한 해양연구 인프라의 유럽 지형

○ 첫 번째 단계: 몇 개의 해양연구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해양연구센터 

또는 국가수준의 관측소

○ 두 번째 단계: 유럽전체에 있는 해양연구센터와 관측소에서 유럽의 인프라 과제로 

주어진 해양연구 인프라 관리조직(뜰개, 해저면 관측소, 연구선, 생물유전자와 모델

생물...)

○ 세 번째 단계: 환경과 안전을 위한 전 지구적 감시망(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GMES)과 같은 대형 유럽 통합 해양관측 주도로 유럽 규모의 해양연

구 인프라에서 해양자료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

6.2.5.2. 국가수준의 해양연구 인프라

○ 국가수준에서 운영하는 관측소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자료들을 수집하고 복잡

한 해양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에 활용됨

○ 자료수집, 자료보관 및 관리, 자료종합 및 활용 등의 세 가지 자료처리 체인으로 

구성됨

○ 해양연구선, 고정관측 플랫폼(계류, 부이, 해저면 관측소등), 표류 플랫폼(ARGO, glider)

6.2.5.3. 유럽규모의 해양연구 인프라

○ ESFRI: 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

  ▪ Euro-Argo, EMSO, EMBRC

  ▪ ICOS, LIFEWATCH, ECCSEL, SIOS

○ Non-ESFRI: 연구과제의 틀에서 개발된 해양연구 인프라

  ▪ Eurofleets, Euro-Sites or Groom

○ 수산자료 수집: 자료수집틀(Data Collection, Framework, DCF)에서 회원국은 수산업

에 대한 자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자료의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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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과 원격 관측

  ▪ European Space Agency(ESA)의 회원국이 공동으로 위성과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

으며 유럽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6.2.5.4. 해양자료관리 인프라

○ 유럽수준

  ▪ SeaDataNet

  ▪ EMODnet: European Marine Data Observation Network 

  ▪ WISE-Marine: Water Information System for Europe(WISE)의 해양확장으로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에 의해 운영됨

  ▪ Marine Bio-informatics infrastructures(European Marine Biology Resource Center(EMBRC), 

ESFRI Infrastructure for Biological Information(ELIXIR))

○ 국가수준

  ▪ Sustaining long time series of data

6.2.5.5. 대형 종합 해양자료 인프라 설계

○ GMES-MyOcean

○ Euro-GOOS

6.2.6. 유럽 해양연구 인프라 경향 및 격차

○ 유럽 규모의 해양연구 인프라/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관련된 격차와 필요성 분

석은 사회 및 정책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응하기 위

해 수집되어야 할 핵심 변수들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가장 효과

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데 필요한 해양연구 인프라가 결정됨

○ 이러한 방법은 현존하는 해양연구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고 확인된 필요성을 충족

시키는 과정들을 평가할 수 있게 함

○ 유럽 규모에서 다음의 네 가지 분야가 필요하다고 제안됨

  ▪ 해양환경의 보존

  ▪ 기후변화영향을 예측하고 적응하기 위해 해양과 기후 상호작용 이해

  ▪ 해양 경제 지원

  ▪ 해양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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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현장/원격 관측

○ 자료획득을 위한 기술들이 지난 15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임. 기술적 격차는 생독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센서기술 개발이 필요함

○ 광범위한 사용에 드는 비용이 많은데 이를 줄일 필요성이 있음

○ 정치적인 결정을 통하여 해양연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위한 사

례를 만들어 지속적인 개발 투자가 필요함

○ EURO-GOOS에서 분석한 격차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현장관측 센서

  ▪ 센서는 더 감도가 좋아져 의존도가 높아짐

  ▪ 생화학 센서에 대한 격차가 크고 음향과 해양 쓰레기등과 같은 새로운 외압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함

○ 위성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원격탐사로 해색, 해양 표층수온, 파랑, 해수면등의 자

료를 측정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함

○ 해양음향을 이용한 생체량 추적이 해양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함

○ AUV/glider등의 자율관측시스템의 발전이 해양탐사 또는 지속적인 감시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됨

○ 해양연구관측선은 여전히 핵심적인 해양관측 인프라이고 시료채취, 무인 관측시스

템의 운용에 필수적임

○ 전용연구선 이외 다른 선박을 활용한 표층자료 수집도 중요한 요소임

○ 해저 지형자료의 지속적인 획득이 중요함

6.2.6.2. ESFRI/Non-ESFRI 해양연구 인프라 과제

○ 해양생물에 대한 통합 생물자료, 생태계의 환경자료 및 유전자원 등과 같은 통합자

료가 바다의 좋은 환경 상태 평가에 새로운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유

전정보 기술(표시유전자(바코딩)을 사용한 종 구별,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기능 연

구를 위한 메타게놈, 외압에 대한 종의 유전자 반응)과 새로운 유전자 관측은 생태

계의 유전정보 특성과 지구관측체계의 틀에서 생물다양성 역학 모델링을 개발하거

나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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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결론

○ 현장관측센서 개발이 필요함. 특히 물리적 센서보다는 생화학센서가 덜 개발되어 

있음. 해양생물다양성, 오염에 대한 압력과 변화와 관련된 도전을 다루기 위해서 

새로운 생화학센서와 장치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한 유전학 또는 해양음향 등의 새로운 방법 및 기술이 

필요함

○ 해양연구선은 해양연구 인프라의 필수 구성요소로 계속 사용될 것이나 센서의 개

발과 자율 및 무인 플랫폼의 사용 증가는 선박의 사용 방식을 변경시킬 수 있음. 

○ 유럽   지역 함대의 많은 연구선이 향후 수년 내에 새롭게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유럽   해양연구 인프라의 광범위한 평가와 조정의 목적으로 유럽 수준의 연구선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와 조정이 필요함

○ JPI 해양은 회원국 및 유럽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Eurofleets 연구 프로젝트가 수

행한 작업을 토대로 이러한 평가를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지형, 지질학, 서식지 및 생태계와 함께 해저지도 제작은 해양산업, 해양환경 및 과

학 보호에 매우 가치가 있음

○ 유럽   해저지도 작성에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가 있음. 단 몇 나라 만이 작업을 체계

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임

○ 지형, 지질학, 서식지 및 생태계를 포함하여 가능한 가장 높은 해상도의 유럽 해역

의 완벽한 다중 해상도 디지털 해저지도가 2020년 완공되면 유럽의 높은 사회 및 

과학적 가치를 지닌 주요 대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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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는 유럽공동체(영국 해역을 중심으로)에서 요구하는 관측 요소와 대응하

는 의제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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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도표는 연구기･장비별 기술적 개발 방향과 난제 등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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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국해양학기술원 공용 대형 연구장비･시스템 중･장기 구축

계획 수립 필요성

6.3.1. 국가연구시설･장비 1차고도화계획(’13~’17)

○ 1차고도화계획(‘13~’17): 과학기술기본법 제 28조에 근거함

○ 투자 효율화를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 범부처통합심의 시행(‘16)하고 연구기관 자

체 장비심의 제도 활성화

○ 운영 선진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법제화

(‘16년 고시제정)하여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장비운영인력을 양성하

여 연구 장비의 전문적 운영지원

○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연구 장비 공동활용 기반 수준을 나타내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허용’ 목표률을 60%이상 달성하고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을 지원하여 연구장비 활

용도 증진

○ 지원 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의 장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연구 장비를 

집적화 하는 등 R&D 기반을 강화하고 ‘(사)분석과학기기협회’를 발족(‘17)해 기업

체의 연구장비 개발을 일부 지원

6.3.2. 국가연구시설･장비 2차 고도화계획(’18~’22)

○ 2차 고도화계획목표는 연구 장비 공동활용 촉진 및 연구 장비 산업육성 ‘기틀’ 마련 

○ 국가연구시설･장비 도입･등록 관리 중심에서 실질적인 공동활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단독활용 연구 장비는 전주기 제도를 정비하여 중복성보다는 활용성을 중

심으로 심의하고 연구장비비 풀링제를 도입하여 유지･보수비등도 고려하고, 유휴장

비 처분권고 및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

○ 공동활용 연구 장비는 장비운영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하여 연구그룹별 전문화

된 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 형성지원과 전문인력(Technician)양성지원을 위한 그

룹별 pooling 및 초기형성비 지원

○ 기반구축형 연구 장비는 연구개발 기반시설 특성화 및 시설 간 연계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수요자 맞춤형 one-stop서비스 제공

○ 국산장비개발 산업육성을 종합지원을 위한 HW･SW개발 패키지 지원과 장비 성능 

인증체계 마련 및 판로 개척지원과 전문인력 ‘직군’신설 및 최소배치 정규인력 제

시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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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계획

7.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비 공동활용 현황

○ 현재 활용(불용제외)인 장비 중 공동활용여부에 대해 검색을 하면 내부 공동활용가

능(91), 내･외부 공동활용가능(71), 공동활용불가능(4282), 합의 후 결정(52), 미분류

(4496)등이 있음.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원내 구축된 연구장비를 포털 사

이트 내 연구장비 종합서비스에서 연구장비를 검색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공동활용 여부를 문의함

○ 현재 ZEUS 장비활용종합 포털 서비스 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의 장비활용

서비스를 검색해 보면 공동 활용가능 장비 수가 0건이고 장비 공동활용이 0건 검

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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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으로 장비 활용서비스를 검색하면 장비 공동활용가능 수

가 145건이 검색되나 실제 공동활용은 1건이 신청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음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은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가 442건이고 접수가 39건 처리가 6건 

전체 처리가 15건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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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공동활용

○ PBS 시행 이후, 연구 장비의 폐쇄적 활용에 따라 계속적인 중복 구매가 불가피하

며, 자원관리의 비효율을 초래

○ PBS 이후 연구책임자별로 각자 연구 장비를 구매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사용실

적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장비의 공동이용이 저조함. 연구 장비의 투자 효율

성 및 공동활용을 극대화하여 연구 생산성 향상이 시급

○ 연구시설･장비의 사적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구 장비 공동활

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 필요

○ 공동활용 장비의 수요 파악이 되어있지 않으며 공동활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장비 공동활용 문제가 연구자 간에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전체의 문제로 부풀려서 와전되는 경향이 있음

○ 원내 보유장비의 숫자는 막대하나, 현장관측 장비의 분실, 고장, 미교정 등으로 사

용 가능한 장비의 숫자는 많지 않음

○ 장비 보관을 위한 공동 공간이 극히 부족하여 연구실에 개별 보관하게 되므로, 연

구실 공간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연구사업비에서 내부 장비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어 공동활용이 저하되므

로, 연구관리 제도를 개선하거나 간접비에서 일부의 장비사용료를 징수하여 적립하

도록 할 필요가 있음

7.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부 장비 공동활용 절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포털 사이트 내 연구 장비관리 종합서비스에서 연구장비를 검

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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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조건은 기관구분, 자산연도, 자산상태, 관리자, 자산번호, 관리부서, 모델, 용도, 

검교정여부, 공동활용여부, 자산분류체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등의 다양한 형태

로 검색할 수 있음

○ 장비를 검색조건에 따라 검색을 하면 장비 목록이 나옴

○ 원하는 장비의 자산번호에 마우스를 올리면 선택 기능이 활성화되고, 마우스를 클

릭하면 자산 현황 창이 열리고 자산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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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현황은 장비에 대한 기본정보 외에 도입 시 구성된 장비, 추가된 장비, 장비상

태 확인, 장비반출입 현황, 장비 사용실적, 장비 수리실적, 장비 교정현황, 장비공동

활용 실적, 감가상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창과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 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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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창 중에서 공동활용을 신청하는 창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

이 장비를 검색하는 검색 버튼과 공동활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하기 버튼이 있음

○ 연구기･장비 공동활용(연구기･장비의 공동활용 내역을 신고합니다)라는 창이 뜨고 

신청인, 장비명, 내외구분, 목적구분, 활용내역, 성명, 활용기간, 총활용시간 등을 기

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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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검색에서 검색된 자산현황의 장비공동활용 바로가기로 접근한 공동활용창의 

내용이 공동활용을 신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실시한 공동활용내용을 신고하

는 것으로 보여 공동활용 신청에 관한 웹페이지가 필요함

7.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외부 연구장비 공동활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웹페이지(www.kiost.ac.kr)의 연구-서비스에 해양조사장비 공동

활용 버튼을 선택하면 아래의 해양조사장비 공동활용창이 나타나고 해양조사장비 

공동활용안내에 대상장비, 활용자격, 활용절차, 활용시간, 장비사용료, 장비사용료감

면, 공동활용자의 주의사항, 관련 부서등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음

[그림 7-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장비 공동활용 신청

○ 공동활용대상 장비는 장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장비목록을 선택하면 왼쪽과 

같은 창이 뜨고 공동활용 장비수가 210개이고 개별장비의 목록이 있음

○ 장비목록에는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등의 내용이 있고 장비특성을 자세하게 확인

하기 위해서 장비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선택이 활성화되면 선택하면 오른쪽의 

창과 같이 장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남, 장비목록 오른쪽 돋보기 버튼을 눌러도 장

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는 창이 나타남

○ 장비 상세정보 창에는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취득일, 취득액, 용도, 공동활용여부,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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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는 연구 장비 관리책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웹

페이지에서 연구-서비스-해양조사장비 공동활용 버튼을 선택하여 장비목록에 있는 

장비를 선택하여 장비의 특성을 확인한 후 장비사용희망자가 장비사용부서로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배정일시, 장비사용료, 사용 가능여부 등의 협의 후 장비활용부서에서 통보하고 사

용으로 확정시 서약서 제출함

○ 활용자에게 장비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장비활용 후 장비활용자가 재무팀에 사용료 납부

○ 장비 공동 활용시간은 근무시간 내이며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은 사용책임자 

또는 지원담당자가 승인할 경우 가능

○ 장비사용료

  ▪ 표준 장비사용료: 시간당 장비사용료+제경비(단, 재료비는 실소요 비용을 공동활용

자가 부담

  ▪ 시간당 장비사용료: (장비취득가액*90%)/(내용연수*연간표준활용시간)

  ▪ 연간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

우 실제 활용시간을 적용

  ▪ 제경비는 장비의 유지관리비로서 장비사용료의 40%를 적용함

장비사용료 감면(장비사용료의 30%감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중

소기업 및 “기술원”과 협약업체 

○ 공동활용자의 주의사항

  ▪ 활용자는 “기술원”에서 정한 각종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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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자는 공동장비의 활용을 종료한 후 사용책임자 또는 지원 담당자에게 공동장

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함

  ▪ 공동장비 활용 중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귀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활용자는 공동활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공동 활용장비의 활용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술원”에 통보하

여야 함

7.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 장비 공동활용 문제점

○ 공동활용신청 절차가 내부와 외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내부 공동활용의 경우 공

동활용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공동활용 후 공동활용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함

○ 내부 공동활용 절차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함

○ 외부 공동활용의 경우 메인 웹페이지의 ‘연구’-‘서비스’ 메뉴에서 ‘해양조사장비 공

동활용’ 메뉴를 선택하면 ‘안내’, ‘장비목록’, ‘장비신청/조회’가 나오나 공동 활용신

청 장비를 찾기 위해 장비목록을 선택하면 장비목록에 210개의 공동 활용장비가 

일련번호로 나열되어 있는데 장비를 검색하려면 모델명 또는 장비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검색할 수 있지만, 앞의 연구장비 통합관리에서 설명한 것처럼 같은 

기능을 하는 장비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아 장비검색이 어려움

○ 모델명 또는 장비 이름을 모르면 목록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장비를 선택할 수 있음

○ 장비를 검색하더라도 장비의 설명이 올바르게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검색된 

장비가 적절한 장비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장비사용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나 장비이용자가 계산을 직접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장비사용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음 

7.1.4.1. 공동활용의 어려움

○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연구 장비의 경우, 공동활용이 용이하나, 현장에서 사용되거나 

계류되는 해양관측장비는 망실 위험, 고장 및 망실시의 대체 장비 구입 기간 소요, 

책임 소재, 현장에서 장기간의 사용 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공동활용이 매우 어려움

○ 현장 관측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공동활용 여부에 따른 신규 장비

의 구입통제는 연구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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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사용되는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여부를 기술지원위원회에서 평

가할 때, 공동활용된 사용일수, 사용횟수 등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공동활용이 부진하다는 문제점만 지적될 뿐, 공동활용을 원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음

7.2. 국내 타기관 장비 공동활용서비스 운영현황

7.2.1.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활용 현황

○ 한국과학기술원은 중앙분석센터(KAIST Analysis Center for Research Advancement, KARA)

를 1991년에 설치하여 고가연구 장비의 공동활용과 전문분석지원을 하고 있음

○ KARA의 주요 임무는 (1) 공동연구 장비 확보 및 제반 인프라 구축, (2) 첨단연구

지원, (3) 교육 및 관리 등이고, KARA의 웹페이지에는 기기 정보 및 예약, 교육 및 

세미나, 게시판, 자료실, 중앙분석센터 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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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웹페이지-연구-연구공동활용장비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고 앞

서 설명한 중앙분석센터 소개와 중앙분석센터 메인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버튼이 

나타남

○ 중앙분석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앞서 소개한 중앙분석센터 메인 

홈페이지가 나타나고, 홈페이지에는 기기정보 및 예약, 교육 및 세미나, 게시판, 자

료실, 중앙분석센터로 연결되는 창이 있음 

  ▪ 로그인, 이용안내, 보유기기, KAIST 학과 공동기기에 대한 안내화면이 나타남

  ▪ 예약신청, 기기 예약현황, 공지사항, 통합 검색, 교육 및 세미나에 대한 안내 화면

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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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기 및 예약 메뉴 버튼을 누르거나 보유기기 안내화면을 누르면 아래의 보유

기기를 보여주는 창이 나타나고 중앙분석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정보와 예약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줌 

○ 기기 정보 목록에는 한글과 영어 기기 이름, 기기 모델, 소속부서 및 담당자 연락

처, 공동활용서비스 정보와 함께 예약하기 선택 버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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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 또는 한글 기기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활성이 되고 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기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기기의 한글 이름, 영어이름

  ▪ 모델명, 제작사, 설치장소, 관리자와 담당자, 연락처

  ▪ 사용요금

  ▪ 예약정보

  ▪ 예약현황 바로가기 버튼

  ▪ 예약하기 바로가기 버튼

  ▪ 기기용도, 기본사양, 응용분야, 기탄, 관련자료 등의 설명을 보여주는 버튼

○ 기기가 공동활용서비스 대상인지 자율사용인지를 설명하는 정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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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공동활용 예약을 진행하려면 KAIST 외부인이면 회원

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함

○ 공동활용 이용을 위한 이용자 안내사항은 기기 정보 및 예약 페이지의 이용안내페

이지에 KAIST 사용자, 일반 사용자, 자율사용자, 바우처 사용자 별로 설명이 있음

  ▪ 로그인

  ▪ 예약신청방법: 장비선택-분석 희망 일자 및 시간선택-분석의뢰서작성-계정정보입

력 및 예산확인

  ▪ 예약승인안내: 분석담당자가 분석내용 및 일정확인 후 승인 또는 일정 조정

  ▪ 시험분석: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 분석결과는 홈페이지에 등록

  ▪ 결재와 자료확인: 분석 완료 후 입력계정정보에 따라 분석료 결제, 자료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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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진흥과 연구

시설･장비 및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 첨단 대형연구 장비의 구축･운영을 통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2) 분석과학연

구를 통한 분석기술･장비개발, (3)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전담, (4) 연구 장비 

전문인력 및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이 주요기능임

○ 연구 장비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연구 장비 공동활용을 할 수 

있는 연구 장비 공동활용(USE)을 누르면 다음의 연구 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가 

나오고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소개, 보유기기, 분석지원신청 등에 대한 메뉴가 있고, 

분야별 장비검색, 지역별 센터 장비 등을 선택하는 메뉴가 있고, 장비를 신속히 검

색할 수 있는 Quick Search에 SEM(주사전자현미경), TEM(투과전자현미경), NMR(자

기공명 분광기), XRD(X선회절 분석기), 무기 원소분석기기, MS(유기물질 질량분석

기), 광학 영상 및 바이오, SIMS(이차이온 질량분석기)가 있음

○ 187개의 기기가 기기명, 부서, 분석 전문분야, 담당자 및 연락처, 이용수가 와 사용

현황을 볼 수 있는 메뉴 버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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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목록에서 장비명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선택을 하면 원하는 장비의 정보가 나오

거나 Quick Search의 장비 분류군의 버튼을 클릭하면 분류군에 해당하는 장비들의 

장비명, 부서, 분석 전문분야, 담당자 및 연락처, 이용수가 와 사용현황이 포함된 

목록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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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목록에서 장비 이름에 마우스를 올려 마우스 버튼을 눌러 장비를 선택하면 

장비 정보가 있는 창이 나타나고 장비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

  ▪ 기기 스케줄, 이용수가

  ▪ 한글 및 영어 장비명

  ▪ 기기 코드, 연구 장비 표준분류, 기기 상태 정보

  ▪ 부서 및 장비 담당자와 연락처

  ▪ 장비 원리 및 특징, 구성 및 성능, 활용 분야

  ▪ 장비 공지사항, 연관논문에 대한 정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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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정보나 장비 목록의 스케줄 창을 누르면 장비 개별분석 장비에 대한 자세한 

스케줄, 장비 정보나 장비 목록의 스케줄 창을 누르면 장비 개별분석 장비에 대한 

자세한 스케줄, 접수대기, 분석진행, 행사활용, 장비관리, 담당일정, 장비상태, 휴무

일 등에 대한 정보가 색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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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공동활용을 위해서 기기를 검색한 후 먼저 담당자에게 분석측정문 의를 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 웹에서 기기 예약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분석을 의뢰함. 웹페이지에서 분석의뢰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석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통보하고 이용료 결제를 진행하면 분석결과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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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광주과학기술원(GIST)

○ 광주과학기술원은 연구 장비 공동활용을 위해서 웹페이지에 연구-연구정보-공동 활

용연구 장비 메뉴를 선택하여 누르면 공동활용 연구 장비 페이지가 열림

○ 이 페이지에는 보유 장비 현황, 이용절차안내, 예약신청, 공지사항, 유휴/저활용장비 

정보공유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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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장비 현황을 선택하여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공동활용 연구 장비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남

○ 장비검색은 검색키워드, 국가표준연구장비 분류에 따른 장비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로 검색, 장비구분에 공동활용서비스 장비와 공동 활용 허용 가능 장비, 운용상태

가 공동활용 신청 가능과 신청 불가능을 선택하여 검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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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검색조건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보유 장비를 소개하는 

목록이 나옴, 목록에는 장비 사진, 공동서비스, 신청 여부, 모델명, NTIS 등록번호, 

자세히 보기 메뉴 버튼이 있음

○ 장비 목록에서 ‘자세히보기’ 버튼을 누르면 장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다음과 같

이 나타남

(1) 보유 장비에 대한 정보는 장비명(한글, 영어), NTIS 등록번호, 모델명, 제작사, 구

축 일자, 담당 부서, 설치장소, 장비 담당자 및 연락처

(2) 신청하기 버튼

(3) 장비용도, 장비설명, 장비 사양, 관련 연구 장비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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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장비검색, 장비 예약, 장비사용, 장비 사용내역 일지

기록 및 확인, 청구서 발행, 결재, 계산서발행 순으로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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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위한 전용분석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산학연 연구진에 최적화된 분석지원 및 장비공유를 제공하고, 심

화된 고도분석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문분석기관임

○ 웹페이지 홈에는 특성분석센터 소개, 보유 장비, 분석신청, 교육 신청,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분석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창이 있음

  ▪ 분석팀 소개

  ▪ 분석신청(의뢰절차안내, 이용수수료, 시료접수방법 안내, 분석의뢰서 작성, 진행상

황안내, 결재 및 분석결과조회)

  ▪ 보유 장비를 분류군별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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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장비는 특성분석센터 메인 페이지 분류군별로 소개된 보유 장비를 선택하거

나, 메인 메뉴에 있는 보유 장비를 메뉴를 통해 가능함

○ 메인 메뉴창에 있는 보유장비 메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보유 장비 소개페이지가 

열리고 (1) 분류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 (2) 검색 장비를 특성에 따라 분류

된 분류명을 나열된 전체 보기 창, (3) 검색할 장비가 분류, 장비 사진, 장비명, 장

소, 담당자, 연락처, 장비운행상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는 목록 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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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장비 분류군을 선택하면 분류군에 해당하는 장비 목록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

고 장비 목록에는 분류명, 사진, 장비명, 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기상태, 분석의뢰

가 있음

 

○ 장비 목록에서 분류명, 사진, 장비명 위에 마우스를 올려 장비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장비명, 모델, 위치, 연락처, 장비사진, 분석의뢰, 상세정보(기기사양, 응용분야, 

응용 예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 



제7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계획

••265

○ 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온라인에서 분석의뢰서를 작성하고 이

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한 내용대로 분석료가 청구되고 분석할 시료를 접

수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이 완료되면 분석 완료 통보를 하면 분석료를 내면 

분석자료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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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MA)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온라인분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 장비 공동활용을 

하고 있으며 웹페이지에는 보유장비검색, 시험분석안내, 분석의뢰, 분석진행/결과확

인 등의 메뉴가 있음 

○ 장비검색을 위해 보유 장비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보유 장비가 한글 이름

과 사진이 함께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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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보유 장비 화면에 있는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선택이 활성화되고 원

하는 장비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한글 장비명, 영어 장비명, 원리, 분석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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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검색은 온라인분석시스템 메인 웹페이지의 시험분석안내 메뉴에 마우스를 올

리면 분석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분석 장비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장비를 선

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장비이름, 원리, 응용분야, 장비명 및 사진, 분석항목 및 

시료 예시 사진, 담당자 및 연락처보기, 신청바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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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온라인 시험분석시스템의 의뢰절차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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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부산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센터

○ 부산대학교 연구 장비의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센터을 설립하였음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센터 웹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센터소개, 보유장비, 장비이용

신청 등에 대한 메뉴, 장비 이용절차에 대한 메뉴가 있음

○ 공동 활용장비를 검색하기 위해서 보유 장비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보유장비 검

색과 목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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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장비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장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남



제7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계획

••273

○ 검색된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장비검색-신청장비 일정 확인하여 장비이

용 신청서를 작성하면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담당자가 확인하여 승인하면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장비이용료 입금을 요청하고 이용료가 입금

되면 확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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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외 장비 공동활용서비스 운영현황

7.3.1. 우즈홀 해양연구소(WHOI)

○ 메인 웹페이지에 연구시설 및 서비스(Scientific Facilities & Services)메뉴를 선택하여 

누르면 분석(analytical), 현장연구지원(sea-going science support),이미지(image), 전문

기능인(skilled trades) 범주 내에 다양한 연구시설들에 대한 이름, 사진, 간단한 설명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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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 및 서비스에서 사진이나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선택이 활성화되고 마

우스를 눌러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각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창이 나타남

○ 시설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용수수료, 장비, 인력, 활용연구논문, 기타 유

용한 정보를 검색하는 메뉴가 있음



기관 공용 연구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획 연구

276 ••

○ Instruments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장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가 나

타남

○ 이용수수료에 대한 정보와 수수료 지급방법은 Requests and rates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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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는 Requests and rates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운영인력에 대한 정보는 Personnel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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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를 사용하여 나온 연구논문에 대한 정보도 Publica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7.3.2. 스크립스해양연구소(SIO)

○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메인 웹페이지 메뉴 중 Resources and Facilities를 선택하면 

Research Facilities와 Shared Facilities에서 공동활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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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Facilities에서 UCSC Research Core Facilities를 선택하면 시설이름과 간단한 

설명, 연결페이지가 나타남

○ 연결된 홈페이지를 선택하면 기기정보, 이용수수료, 이용절차, 인력정보 등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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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 홈페이지 메뉴에서 장비(Instrumentation)를 선택하면 장비의 정보를 볼 수 

있음

○ Sample Submission과 Price Quotes request에서 이용절차에 관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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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d Facilities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소속부서, 연구시설 이름, 기기에 대한 설

명, 책임자 및 연락처가 있는 페이지가 나옴

○ Shared Facilities에서 연결된 웹페이지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특정실험실 페이지

가 나타남(메인 페이지, 연구시설, 인력현황, 시료분석 메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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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메뉴를 누르면 연구시설 이름이 나오고 이름을 선택하면 우측의 설명이 

나옴

○ 메뉴에서 ICP Sample analysis를 선택하여 이용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LAB 

Group를 선택하여 인력정보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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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비 공동활용서비스 개선방향

7.4.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비 공동활용 및 공동활용 서비스

○ 공동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 타기관의 장비공동활용 사례를 분

석함

  ▪ 국내 타기관 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으로 장비 공동활용

을 위한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내 타기관 장비 공동활용 웹페이지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웹페이지에 비해 장비검색 기능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검색된 장비 목록에 장비명, 부서, 담당자 정보, 분석 전문분야에 대한 설명 이용

수수료, 장비 스케줄, 장비작동상태, 신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어 사용자의 장비선택이 매우 편리함

  ▪ 검색된 장비의 세부사항을 알기 위해 특정한 장비를 선택하였을 경우 장비에 대

한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활용 웹페이지 구축방향

  ▪ 사이트 개요: 

  ▪ 사이트 메뉴 구성 : 공동활용을 위한 전용 사이트의 보편적인 메뉴 구성은 공동

활용과 사이트를 소개하는 항목과 제일 핵심이 되는 보유 장비 목록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 공동활용 신청 절차와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안내, 그리고 

그 외 공지사항 등을 올리기 위한 일반게시판으로 되어있음

항목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보유장비 이용안내 알림게시판

하위항목
센터소개 신청절차안내 공지사항

문의란
조직도 스케줄 자료실

<표 7-1> 장비 공동활용 전용 홈페이지 메뉴 구성안

  ▪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 하위 항목인 “센터소개” 항목은 센터의 목적과 사이트 

활용방안, 장비 공동활용시스템, 주요업무 등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경우에 따라 

인사말 형식으로 작성하는 사이트도 있으나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분석센터의 예

시처럼 간결하게 정리하는 편이 센터가 지향하는 바를 쉽게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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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예시) 한국 과학기술원 중앙분석센터 센터소개 페이지 일부

  ▪ 또 다른 하위항목 <조직도>에서는 센터 조직도와 관련 구성원 소개페이지이며 

구성원의 담당업무와 연락처를 정리해두어서 사이트 이용자가 문의할 곳을 편리

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임

  ▪ 보유장비

   1) 검색창

    - 기존 장비검색창은 타 사이트보다 항목 분류가 상세히 되어있는 것이 장점이지

만, 자산 년도 등 장비 담당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워 검색에서 이용성이 떨어지

는 항목이 다수 존재함. 대부분 이용자가 장비 명칭과 사양을 정확하게 알고 검

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세세한 분류보다는 키워드만으로도 원하는 결

과가 나올 수 있게끔 통합 검색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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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기존) 상세분류(기존) 검색란 반영사항(안)

기관구분 본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통합 상세분류 수정필요(분원추가)

자산상태 활용/활용[불용제외]/불용/폐기
검색과정에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제외

자산명 - 통합검색으로 통합

자산번호 - 통합검색으로 통합

모델 - 통합검색으로 통합

용도 - 통합검색으로 통합

검교정장비 여부 전체/미분류/대상장비/비대상장비
검색과정에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제외

공동활용 여부
전체/미분류/내부 공동활용 가능/내･외부 공
동활용 가능/공동활용 불가능/협의후 결정

항목 반영, 단 상세분류 수정필요 
(공동활용/공동활용서비스/자율
사용/단독활용)

자산년도/취득기간 (기간선택)
검색과정에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제외

관리자
개인번호

통합검색으로 통합
성명

관리부서 (부서목록) 항목 반영

자산분류

자산구분(전체/기술장비/공기구비품)
검색과정에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항목을 제외

대분류 항목 반영

중분류 항목 반영

소분류 항목 반영

<표 7-2> 검색창 구성 변경사항(안)

    - 타 사이트에서는 검색조건을 통합 검색과 장비명, 부서명 정도만 구분할 수 있

는 단순한 검색창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잘 모르는 장비를 검색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혹은 검색결과가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함을 겪음

    - 타 사이트 중 분류항목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유사하며 적절하게 세분된 항목

을 이용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센터의 검색창 구성을 참고

하기로 하였음. 단순 키워드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통합검색창을 메인으로 사용

하며 하단의 분류를 통해 상세검색이 가능하고, 또한 기존 장비검색창에 있던 

자산분류 항목을 유지하여 정확한 장비명과 모델명을 모르더라도 원하는 분야에

서 필요한 장비를 찾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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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부산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센터 장비 검색창

    -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분류항목인 산업기술 분야가 해

당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검색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하고자 함

    - 산업기술 분야 항목은 BT(Biology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NT(Nao Technology), ST(Space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로 구분되어 있음

    - 검색창의 배열구성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사용해야 하므로 낯선 

형식으로 구성할 경우 자칫 복잡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 경우 활용빈

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광주과학기술원 사이트의 검색창 배열구성은 상세분

류를 콤보박스와 체크박스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와 쇼핑

몰 사이트 검색창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대다수 이용자에게 익숙한 배열구

성이기에 참고하였음

[그림 7-4] 광주과학기술원 검색창 배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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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를 구상함

통합검색 통합검색창(장비명, 모델명, 상세설명, 관리자 등)

분류 대분류(선택) > 중분류(선택) > 소분류(선택) (콤보박스)

산업기술분야 þBT □ET □IT □NT □ST □CT (중복선택가능)

부서 기관(전체/부산본원/동해연구소/남해연구소/제주연구소) > 부서(선택) (콤보박스)

공동활용 þ전체 □공동활용 □공동활용서비스 □단독활용 □자율사용

<표 7-3> 개정 검색창 배열구성 구성안

[그림 7-5] 개정 검색창 배열구성 구성안 예시

   2) 검색결과목록

    - 기존 검색결과목록은 표시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가로로 길어지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져 결과를 확인하기 불편함, 대부분 상세 페이지에 중복으로 서술

되는 내용이므로 해당 페이지에서는 이용자 관점에서 빠르게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 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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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목 새로운 검색목록 구성(안) 반영사항

번호 생략

기관 항목 반영

자산번호 항목 반영

자산명 항목 반영

관리자 항목 반영(명칭변경: 담당자)

부서 항목 반영(명칭변경: 담당부서)

취득일자 생략

초기 취득가 생략

증감 취득가 생략

취득가 합계 생략

자산분류 항목 반영(명칭변경: 분류)

모델 항목 반영

일련번호 생략

장소 생략

검교정여부 생략

공동활용
항목 반영, 분류 변경(공동활용, 공동활용서비스, 
단독활용, 자율사용)

비고 생략

<표 7-4> 검색결과목록 변경사항(안)

    - 타 사이트를 참고하였을 때 보편적으로 장비명과 담당자, 관련 부서정보를 기본

으로 보여주었으며 일부 사이트에서는 공동활용여부에 관한 정보와 장비상태를 

함께 표기해 공동활용 이용자의 편리를 도와줌

[그림 7-6] 검색결과목록에 주를 이루는 구성들(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그러나 내용상 정리가 되었더라도 텍스트로만 목록이 표시되는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특성분석센터의 사이트와 같이 사진과 아이콘을 활용한 방식을 택함. 이용자

가 제일 알고 싶은 장비의 실물사진과 공동활용 여부, 장비의 상태를 아이콘 형

식으로 표기해 정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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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텍스트만 사용해 가독성이 떨어진 예시(한국과학기술원 중앙분석센터)

[그림 7-8] 사진과 아이콘을 활용한 예시(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그림 7-9] 아이콘 활용 예시

    - 일부 사이트에서는 담당자의 이름이나 아이콘을 누르면 담당자의 추가 정보 혹

은 바로 문의할 수 있는 메일보내기, 전화연결 등의 창이 뜸으로써 장비신청에 

편리성을 더한 것 또한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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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특징에 더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장비는 모두 자산번호가 지정되어 있어

서 자산번호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며 동일 장비가 다른 형식으로 표기되었을 

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장비의 국문명, 영문명, 모델명을 모두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함. 또한, 명칭은 유사하나 기능은 전혀 다른 장비들끼리의 혼란을 줄이

기 위해 장비분류체계 정보를 표기하기로 함, 다만 가독성과 공간적인 문제상 

분류내용 전체가 아닌 소분류만 표기함

    -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를 구상함

자산
번호

장비 담당부서 담당자 공동활용 장비상태

자산
번호

장비
사진

장비명(국문)
장비명(영문)

기관 이름
공동활용

여부
(아이콘)

작동
상태

(아이콘)

신청
가능
여부

(아이콘)
모델: (모델명)
분류: (소분류)

부서
연락처

(클릭 시 
관련정보)

<표 7-5> 개정 검색결과목록 레이아웃 구성안

[그림 7-11] 개정 장비검색결과목록 예시

[그림 7-10] 담당자의 추가 정보가 뜨는 경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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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비 상세설명 페이지

    - 기존의 장비이력카드는 장비상태 체크에 용이한 세부항목이 많지만, 내용이 채

워지지 않은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항목이 무용지물임. 필수입

력란을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활용 전용 사이트에서 출력될 장비 

상세페이지에서는 검색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장비 사양과 공동활용 관련 정보 

위주로 초점을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함

기존항목 반영여부 상세사항 반영항목(안)

자산번호 자산번호*

자산명

- 필수항목 설정필요
- ‘장비명(영문)’으로 명칭변경
- 자산명이란 명칭은 애매하며 국문명 적는 항

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영문
명’으로 조정

장비명(영문)*

한글명
- 필수항목 설정필요
- ‘장비명(국문)’으로 명칭변경

장비명(국문)*

장비사진
- 필수항목 설정필요
- 직접 찍은 사진 혹은 공식사진(장비구매 신

청서 양식에도 사진을 제출하게 조정필요)
장비사진*

취득일자 - 필수항목 설정필요 취득일자*

도입가격 - 제외

단위 - 추가항목 ‘장비사양’에 표기

관리자
- 필수항목 설정필요
- ‘담당부서 및 담당자’항목에 표기
- 담당자 연락처(문의처)도 함께 작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관리부서

- 필수항목 설정필요
- ‘담당부서 및 담당자’항목에 표기
- 관리부서명 클릭 시 부서(연구실)페이지 뜨

도록 연동

추가관리자 - 선택항목 추가관리자

공급자 - 필수항목 설정필요 공급자*

제조사 - 필수항목 설정필요 제조사*

제조국 - 필수항목 설정필요 제조국*

모델 - 필수항목 설정필요 모델명*

Serial Number - 추가항목 ‘장비사양’에 표기

자산분류
- 필수항목 설정필요
- 대/중/소분류 구분필요

자산분류*

설치장소
- 필수항목 설정필요
- 클릭 시 도면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
설치장소*

용도설명 - 필수항목 설정필요 용도설명*

<표 7-6> 장비상세설명 페이지 항목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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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사이트를 참고한 결과 공통으로 표기되는 항목은 장비명과 담당부서, 담

당자, 장비사용 관련 정보(요금 및 신청가능 시간 등)이며 이 외에 설치장소, 장

비의 용도와 사양, 관련 분야, 관련 논문 등 이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상세항목

이 있어 정보파악이 쉽게 함. 기존의 장비이력카드 항목은 장비 관리사항확인 

위주의 항목이기 때문에 장비 사양과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추가 항목을 구상함

추가항목 내용

스케줄 장비공동활용 예약현황

카탈로그 장비관련 카탈로그 혹은 매뉴얼 자료

장비상태* 장비 작동 상태(정상운행 여부, 반출입 상태 등) 표기

이용정보* 이용가능시간, 예약 시 유의 사항 등 장비신청 관련 상세 정보

이용요금* 장비공동활용 이용 시 요금 안내

장비사양* 장비의 기본사양, 추가사양, 구성

활용분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

관련논문 해당 장비를 활용해 작성된 논문 목록

<표 7-7> 장비 상세페이지 추가항목

기존항목 반영여부 상세사항 반영항목(안)
- 용도설명, 사용방법, 기타 특이사항

공동활용 - 필수항목 설정필요 공동활용*

검교정장비 여부 - 필요시 타 항목에 표기

사용일수 - 제외

수입신고번호 - 필요시 타 항목에 표기

취득근거
(내자구매/외자구매)

- 제외

관련계정 - 제외

비고 - 제외

도입 시 구성된 장비 - 추가항목 ‘장비사양’에 표기

추가된 장비 - 추가항목 ‘장비사양’에 표기

장비상태 확인 - 추가항목 ‘장비상태’에 표기

장비 반출입 현황 - 추가항목 ‘장비상태’에 표기

장비 사용실적 - 제외

장비 수리실적 - 필요시 타 항목에 표기

장비 교정현황 - 필요시 타 항목에 표기

장비 공동활용 실적 - 제외

감가상각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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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항목 중 ‘스케줄’은 장비 공동활용에 관련된 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부

분의 타 사이트들에서 활용 중인 기능임, 사전에 정해져 있는 스케줄을 확인하

여 원하는 일정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이며 달력 형

식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일방적임. 특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상태에 

따라 색상별로 구분하여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

[그림 7-1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장비스케줄

    - 추가항목 중 ‘관련논문’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참고함. 논문작성 시에 공

동활용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장비 상세설명 페이지에 기록해둠으로써 유사한 

논문 및 연구진행자들에게 참고가 되어주며 공동활용서비스 자체에 대한 관심

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항목임. 일부에서는 활용

한 논문목록을 입력하는 연구자에게 이후 공동활용서비스 이용 시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을 취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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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전체 배열구성은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분석센터를 참고함, 탭 메뉴를 활용해 내

용이 많아져도 세로로 길어지지 않는 깔끔한 배열구성으로 가독성을 살림

[그림 7-14]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분석센터 장비상세설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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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항목은 아이콘으로 표기하여 많은 정보를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담아냄. 

아이콘으로 표기되는 제일 공통적인 항목을 검토하고 실용성을 고려하여 장비

신청(별도양식 혹은 설명필요), 스케줄(달력형식), 카탈로그(이미지, PDF파일 뷰

어 등을 활용)의 3가지 항목을 아이콘으로 표기하기로 하였음

[그림 7-15] 아이콘 메뉴활용예시(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를 구상함

자산번호
장비명(국문)
장비명(영문)

(장비사진)

신청하기
(아이콘)

스케줄
(아이콘)

카탈로그
(아이콘)

Ÿ 모델명

Ÿ 취득일자

Ÿ 공급자

Ÿ 제조사

Ÿ 제조국

Ÿ 자산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Ÿ 설치장소 (클릭 시 도면 팝업)

Ÿ 공동활용

Ÿ 장비상태

Ÿ 담당자 및 문의처

Ÿ 이용정보

Ÿ 이용요금

용도설명 장비사양 활용분야 관련논문

(상세설명)

<표 7-8> 장비상세설명 페이지 배열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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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번호 5420110333
입도분석기(휴대용)
Partcle counter

  

Ÿ 모델명 PC-2000 Laser Particle Counter

Ÿ 취득일자 2011/11/22 

Ÿ 공급자 SPECTREX Corporation() 

Ÿ 제조사 SPECTREX Corporation 

Ÿ 제조국 USA

Ÿ 자산분류 (코드번호)탁도계/입도분석기

Ÿ 설치장소 1연구동 342호

Ÿ 공동활용 공동활용서비스

Ÿ 장비상태 정상운행

Ÿ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노태근 / 051-000-0000 / tknho@kiost.ac.kr

Ÿ 이용정보

사용 최소 시간 : n시간
사용 최대 시간 : nn시간
예약 가능 기간 : 당일 n시간 전~nn일 후까지
예약 취소 가능시간 : 예약시간의 n시간 전

Ÿ 이용요금

내부: n0,000원/1시간
자율: n0,000원/1시간

용도설명 장비사양 활용분야 관련논문

해수 중에 존재하는 입자성 물질의 크기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

<표 7-9> 장비상세설명 페이지 배열구성(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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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검토 중인 기능

    - 동명의 장비 혹은 유사한 명칭의 장비 목록 기능 : 찾은 장비를 신청할 수 없으

면 쉽게 다른 장비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림 7-16] 동일명 장비 정보창 예시(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 사이드바 활용 : 장비사양을 확인하며 함께 참고가 필요한 신청 절차 페이지, 

혹은 문의란 등의 페이지를 사이드바를 이용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음

(부산대학교 연구 장비 공동활용지원센터)

[그림 7-17] 사이드바 활용 예시

    - 관심장비 기능 : 일종의 즐겨찾기 기능으로 일부 사이트에서 활용 중(로그인한 

이용자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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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연구 장비 공동활용지원센터)

[그림 7-18] 관심장비 기능 예시

  ▪ 이용안내

 1) 신청절차안내

    - 공동활용을 위한 장비신청절차에 대한 안내 페이지임. 일부 사이트에서는 장비 

분류별로 절차안내를 작성하였으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장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임.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분석센터의 경우 서

비스 이용자 종류별(내부사용자, 일반 사용자, 자율 사용자, 바우처 사용자 등) 

안내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편리를 주고 있기에 이를 참고하기 바람

<표 7-10> 이용자별 신청절차안내 예시(한국과학기술원 중앙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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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케줄

   - 전체장비 공동활용 스케줄. 형태는 장비상세설명 페이지의 스케줄과 동일

  ▪ 알림게시판 : 홈페이지를 사용하며 추후 발생하는 정보와 참고하면 좋을 자료를 

공유하고 문의 사항을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별도의 게시판이 필요함

[그림 7-18] 알림게시판 예시(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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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지사항

    - 사이트나 공동활용서비스 이용 관련한 통합공지와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의 안

내사항을 올리는 게시판

 2) 문의란

    - 사이트 이용이나 공동활용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 및 건의를 받는 게시판. 자

주 들어오는 질문은 차후 FAQ 목록을 정리해 올려두는 것이 좋을 듯하며, 단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 장비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도록 함

 3) 자료실

    - 기타 관련된 자료 모음 게시판(교육자료, 홍보자료, 관련기사 등)

  ▪ 기타

    - 서비스가 원활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자와 

관리가 잘되는 장비와 연구책임자의 지원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으로 진

행되어야 함

    - 장비 이용수수료: 각 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수수료의 명확한 산정이 필요함,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의 사용료 안내방법도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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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석료 안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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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관의 경우 공동활용을 위한 검색을 연구 시설별로 수행함

  ▪ 우즈홀연구소의 경우 연구시설 및 서비스메뉴를 통해서 연구시설을 검색하고 검

색된 연구시설을 선택하면 연구시설 소개, 연구인력, 주요업무, 연구실설의 보유

장비와 공동활용 이용절차 및 수수료, 발표논문, 기타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이미 구축된 개별 연구시설에 대한 소개와 보유장비, 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진 웹페이지를 구성하여 연구장비 공동활용과 연계하는 것이 

적절함 

  ▪ 한국과학기술원의 중앙분석센터 보유기기와 KAIST 학과 공동기기로 구분하여 

검색하는 것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참고할 만함

  ▪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실별 소개사이트 메뉴를 구상함

항목 연구실 소개 보유장비 관련자료

하위항목

연구실 소개 보유장비 발표논문
연구인력

이용절차 자료실시설안내

<표 7-11> 연구실별 소개페이지 메뉴 구성안

    - 연구실 소개 항목에서 연구실의 주 업무 및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업,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고 연구인력 항목에서는 연구인력 정보(사진과 직위, 주요 담당업무, 

연락처 등)를 소개함. 시설안내는 도면과 사진을 이용하여 연구시설을 안내함. 

기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식 사이트에서는 각 연구실에 대해 매우 간단한 소

개와 인력 목록 정도만 적혀있을 뿐이라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파악하

기가 어려웠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이 되었으면 함

    - 보유장비 항목에서는 연구실별 보유장비 목록을 소개하고 도면과 사진을 통해 

상세한 위치를 안내함. 이용절차 페이지에서는 공동활용의 전체적인 이용절차가 

아니라 해당 연구실에서의 이용절차를 소개함. 신청을 위해 장비항목을 클릭하

면 장비 공동활용 전용 홈페이지의 해당 장비 상세페이지로 이동하게 설정하면 

좋을 듯함

    - 관련자료 항목은 연구실에서 발표한 논문을 각 사이트에서 정리 및 관리하고 기타 

연구실에서 나오는 발행물이나 교육자료, 관련 기사 등의 자료를 모아두는 항목

으로 활용하고자 함.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에서도 연구실별 역할을 알 수 있으

며 내부에서도 연구실별 장비와 자료 정리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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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ZEUS 장비활용 종합포털을 통한 공동활용

7.4.2.1. ZEUS클라우드 장비활용서비스 신청

○ 신청조건: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보유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 담당자 및 서비스 

조직을 갖춘 기관

    * 공동활용서비스 장비란: 대외 개방을 위해 이용료, 이용절차,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

영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개발 장비(시설포함)

○ 신청대상: 기관, 부속기관 및 부서*

    * OO 연구원, XX대학교 등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OO연구원 생명과학부, XX대

학교 화학과, XX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등의 하위 조직단위로도 ZEUS 클라우드 장비

활용서비스 등록이 가능

7.4.2.2. ZEUS클라우드 장비활용서비스 등록

○ ZEUS클라우드 장비활용서비스 등록을 위하여 5단계 절차를 거침

7.4.2.3. ZEUS클라우드 장비활용서비스의 의무

○ 공동활용서비스 장비별 장비담당자를 배정하여야 하며, ZEUS를 통해 요청되는 상

담 및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1일 이내에 답변을 수행하여야 함

○ ZEUS 장비예약 신청이 등록되면 공동활용서비스 장비별 장비담당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1일 이내에 접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ZEUS 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함. 단, 예약신청자가 요청한 일자 또는 장비에 대해 서비스가 어려우면 장

비담당자는 예약신청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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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US 이용자와의 연락 시 친절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

자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ZEUS클라우드 장비 활용서비스는 이에 대해 조처를 해

야 함

○ 일정 장비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3회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 ZEUS 서비스에서 제

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ZEUS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ZEUS 클라우드 장비 활용서비스는 기관담

당자를 지정하여 장비 활용서비스별 클라우드서비스 사이트 운영, 등록된 공동활용

서비스 장비 정보 등에 대하여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ZEUS클라우드 장비 활용서비스의 기관담당자는 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서비스 

장비의 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고, 장비담당자의 변경, 서비스 중단 등이 발

생한 경우 그 즉시 ZEUS 서비스에 정보변경 및 공지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

야 함

○ 또한, ZEUS클라우드 장비 활용서비스의 소관 장비에 대하여 답글을 관리하여, 광

고 및 유해게시물 등이 발생한 경우 ZEUS에 신속하게 통보해 주셔야 함

7.4.2.4. ZEUS 클라우드 장비 활용서비스의 권한

○ ZEUS 클라우드 장비 활용서비스의 기관담당자는 ZEUS 클라우드서비스 사이트 운

영에 대한 모든 권한(기관 소개글의 등록, 게시물(공지사항)의 등록, 공동활용서비

스 장비의 등록･삭제 등)을 가지게 됨

○ ZEUS 클라우드 장비 활용서비스의 기관담당자는 소속 공동활용서비스 장비별 장

비담당자 권한(장비정보의 등록･수정, 예약접수 관리 등)을 부여할 수 있음

7.4.2.5. 공동활용 관련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 기술장비 공동활용 관리지침

  ▪ 현황

    - 원외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여 원내 공동활용에 대한 방법 및 절차가 

없음

    - 원내 공동활용 시 장비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하고 활용실적이 실질적인 혜택으

로 돌아오지 않아 공동활용에 관한 관심 및 실적 부진  

  ▪ 개선

    - 원내 연구장비 공동활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규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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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활용 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사용료 징수, 마일리지 부

여, 예산배분 등)을 고안하여 제도 신설 계획

7.4.3. 장비 활용실적의 관리개선 및 평가반영 추진

7.4.4. 기술장비의 활용등급제 계획

○ 고정자산관리규정

  ▪ 현황

    - 활용실적이 많은 기술장비와 활용실적이 저조한 기술장비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

게 관리되고 있음

    - 장비활용 촉진을 위하여 실적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 있음  

  ▪ 개선

    - 인사평가등급제를 자산관리에 도입하여 기술장비의 활용실적에 따라 등급(S, A, 

B, C, D)으로 나누어 차등혜택 부여

    - 활용실적 등급이 높은 기술장비와 사용책임자에 대하여 예산배분이나 기타 평가 

시 우대하여 장비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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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8.1. 연구시설･장비 통합운영방안

8.1.1. 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 개정

○ 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 개정 TFT 구성 및 운영 (‘19.4)

  ▪ 해양관측장비 표준분류체계 개정 방향: 기존 해양장비분류체계는 국가해양장비 

표준분류체계내의 적절한 대분류군이 없어 물리적측정장비 대분류군내에 (1) 해

수특성 관측장비, (2) 해류특성 관측장비, (3) 조위/파고 관측장비, (4) 지형/지층 

관측장비, (5) 기상/대기 관측장비, (6) 지자기/중력 관측장비, (7) 위치 관측장비, 

(8) 영상 관측장비, (9) 음향특성 관측장비, (10) 시료 채취장비, (11) 통신장비, 

(12)기타현장관측장비 등의 중분류군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부이, ROV, 수중글

라이더, 잠수정 등은 국가분류체계의 환경조성/사육시설 대분류군에 이동형 시설 

중분류군으로 되어 있었음

    - 해양관측장비 이외의 장비는 각 장비별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체계에 의해 분류하여 사용함

    - 해양장비분류체계의 근간이 되었던 2010년 제정된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

계가 2015년에 개정되면서 2010 표준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류

군의 신설등으로 미분류로 되었던 장비들에 대한 새로운 분류군의 신설로 2010

년에 제정되었던 해양장비 분류체계의 개정이 필요함

  ▪ 해양관측장비 표준분류체계 개정 방향: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시료채취장비 및 새롭게 개발되는 첨단 무인

관측장비등의 해양관측장비를 포함할 수 있는 환경관측/분석 장비라는 대분류군

을 추가하고 기존 해양관측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던 12개의 중분류

군을 환경을 관측하는 장비의 관측대상 및 특성, 운영 방법 등에 따라 다음의 7개 

중분류군을 신설함    

     (1) 수환경 관측장비: 시료 중에 장비를 넣거나 연속적으로 시료를 흘려 환경 특성

을 관측하는 센서가 시료와 직접 접촉하여 환경특성을 관측하는 장비 및 센서, 



기관 공용 연구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획 연구

310 ••

     (2) 수환경 분석장비: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의 물리, 화학, 생물, 지질 특성을 측

정 또는 분석하는 장비, 

     (3) 지형/지구특성 관측장비: 음파 또는 빛을 이용하여 수심측정 및 지형의 3차원 

영상화, 또는 탄성파 또는 시료를 채취하여 해저의 퇴적층과 지각구조 특성

을 영상화하거나 관측하는 장비,

     (4) 대기특성 관측장비:기상 및 대기를 관측하는 장비,

     (5) 시료채취장비: 액체, 생물, 퇴적물, 침강입자 및 대기 시료를 채집하는 장비

     (6) 환경 관측플랫폼: 관측선 및 관측기지 이외에 관측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관

측쳬계

     (7)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관측/분석 장비 

    - 기존 해양관측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던 소분류군 중 유사한 특성을 

관측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장비 이름에 따라 소분류군으로 분류되어 있었

던 것을 유사한 특성을 관측하는 장비를 통합하여 소분류군으로 신설함

    - 환경 관측플랫폼과 함께 구축된 다양한 관측장비는 관측장비가 속해있는 환경 

관측플랫폼으로 통합 분류(예, 드론과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센서등은 통합해서 

무인항공기로 분류함)  

    - 환경 관측플랫폼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센서나 장비만 추가로 구축하는 

경우, 센서나 장비가 독립적으로 운영가능하고 독립적인 분류체계가 있는 경우

에는 센서나 장비를 독자적으로 분류하고 특정한 관측장비나 관측 플랫폼에 종

속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특정관측장비나 관측 플랫폼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 TFT 회의 개최(’19.4.12)하여 해양관측장비 분류체계 개정(안)을 확정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환경관측/
분석 장비

수환경 관측장비

전기전도도 수온 측정기(CTD system)

미세구조측정기(Microstructure Profiler)

유향유속계(Directional Current Meter)

조위･파고계(Tide Gauge/Wave-Height Meter)

파향파고계(Directional Wave-Height Meter)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관측장비

수환경 분석장비

환경인자측정기(Environmental Parameter Measuring 
Equipment)

환경인자분석기(Environmental Parameter Measuring 
Equipment)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분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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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T회의를 통해 확정된 해양관측장비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 표

준분류체계에 “환경관측/분석 장비” 대분류군을 추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구축된 다른 연구시설장비는 2015년에 개정된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해양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제정함(부록 참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형/지구특성 
관측장비

측심기(Echo Sounder)

음향영상 탐사기(Sonar)

3차원 지형 탐사기(3D Lidar)

해저지층탐사기(Marine SubBottom Profiler)

중력/자력계(Gravimeter/Magnetometer)

지반특성조사장비(Geotechnical Observation Equipment)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형/지구특성 관측장비

대기환경 
관측장비

기상관측장비(Atmospheric observation Equipment)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기환경 관측장비

시료채취장비

채수장비(Water Sampler)

수중생물시료 채집장비(Aquatic Organism Sampler)

퇴적물시료 채집장비(Sediment Sampler)

수중 입자 포획기(Sinking particle trap)

대기입자시료 채집장비(Air particle sampler)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료채취장비

환경 관측플랫폼

부이(Buoy)

해양로봇(Marine Robot)

동력수상이동체(Powered Sea-surface Mobile Vehicle)

전지형차(ATV)

무동력이동체(Barge, Trailer, Benthic Lander등)

무인항공기(Umanned Aircraft)

원격분리기(Remote Release System)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관측플랫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관측/분석 장비

윈치(Winch)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관측/분석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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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연구시설･장비 통합 홈페이지 구축

○ 연구실별로 연구시설의 기본설비 및 연구내용, 연구실 사용인력, 연구실 구조, 연구

장비 종류 및 위치, 연구장비 특성, 연구시설 별 소식 등 연구시설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 연구실 관리요소

  ▪ 연구실이름: 해수생지화학분석실 I

  ▪ 연구실 수행업무: 해수 생지화학분석실 I (KIOST Ocean Biogeochemical Analysis 

Facility I)은 해수 중 용존영양염(아질산염, 질산염, 암모늄, 인산염, 규산염)과 용

존유기탄소/용존유기질소를 분석하는 실험실이다. 본 실험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내 연구자와 국내외 타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서비스를 제

공한다. 

  ▪ 연구실 인력:

이     름  노태근

직위(직급)  센터장(책임기술원)

부     서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연 구  실  제1연구동 1340호

전화 번호  051-664-3185

이 메  일  tkrho@kiost.ac.kr

업     무  영양염분석 및 품질관리

이     름  손푸르나

직위(직급)  직원(연구사업인력)

부     서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

연 구  실  제1연구동 1332호

전화 번호  051-664-3193

이 메  일  prnson@kiost.ac.kr

업     무  영양염분석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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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생지화학분석실 I (1303호) 연구설비 및 장비 평면배치도

  ▪ 해수생지화학분석실 I (1303호) 연구설비 및 장비 목록

번호
설비자산번호

(이름)
장비명

장비
자산번호

1  냉장고LG 5720151346

2
5720101346
(실험테이블)

 프린트,컴퓨터,모니터,UPS -

3
5720101345
(실험테이블)

 자동 영양염 분석기 5420110235

4
5720101327
(6단캐비넷)

5
-

(후드)

6
5720101210
(실험테이블)

 TOC/TN Analyzer 
 컴퓨터,모니터

-

7
5720101210
(실험테이블)

 pH meter
 전자저울(Satorious)

-
5419930078

8
5720101209
(실험테이블)

 전자저울(CAS balance) 5420160132

9
5720101359

(싱크)
 3차 Millipore 시스템 5720070189

10 -  2차 RO 시스템 572007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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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생지화학분석실 I (1303) 연구실 실제사진

8.2.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중장기 구축계획

8.2.1. 해외사례

○ 미국에서 정의한 “해양연구 인프라”는 국가가 해양의 이해에 필요한 질문들에 답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플랫폼, 센서, 자료들과 자료체계, 모델, 계

산 및 통신망 서비스, 인력, 시설과 조직들의 총체로 해양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공

동체가 접근 가능해야 하고 공유되어야 하는 것 

○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는 “2030년 미국 해양연구를 위한 

해양 인프라 전략위원회(Committee on an Ocean Infrastructure Strategy for U.S. Ocean 

Research in 2030)”의 해양과학기술 분과원회(SOST, Subcommittee on Ocean Science 

and Technology)를 통해 미국에서 갖추어야 할 해양연구 인프라를 설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 2030에 해양과학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연구 질문은 4개의 범주에

서 31개의 질문(6.1.4)을 설정함

  ▪ 2030의 미국 해양연구 인프라를 위한 계획 수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8가지 해

양연구 인프라 범주를 선정함(6.1.5) 

  ▪ 새로운 해양연구 인프라의 개발 또는 현재의 해양연구 인프라 대체를 위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6.1.7)

  ▪ 국가기관이 해양 인프라에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6.1.8)

  ▪ 6.1.5에서 선정한 8개 범주의 해영연구 인프라에 대해서 추후 10년 동안 우선순

위 계획 및 시행 전략을 도식화 함(6.1.9)



제8장 결론

••315

○ 유럽연합에서 2013년에 수립한 해양연구인프라 중장기 계획에서는 해양연구 인프

라를 해양자료 수집, 관리, 활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해양자

료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물리적인 장비, 해양자료의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 데

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 수퍼컴퓨터와 모델로 정의함

○ 사회적 필요을 충족시키는 핵심 해양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해양연구 인프라를 아

래와 같이 정의함.

분야 핵심변수

지구물리

해수면과 해저지형

해안선 위치

수온과 염분

해류와 표층 파랑

퇴적물 입자크기

화학

퇴적물 유기 함향

용존유기질소, 인, 규소

용존산소

생물

해저면 생체량

플랑크톤 생체량

분뇨 지시자

생물리 태양광 감쇄

○ 이에 따라 유럽연합 전체 차원의 해양연구 인프라의 관리 조직체계 지역적인 규모

로 해양환경보존,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적용하기 위해 해양-기후 상호작용 이

해, 해양경제 지원, 해양안전을 위한 해양연구 인프라를 자료획득 체인(자료수집, 

자료관리 인프라, 자료통합과 사용)에 따라 구분하여 현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함

○ 유럽연합에서 미래에 확보해야할 해양연구인프라는 

  ▪ 자료획득에서 해양생물다양성, 오염에 대한 압력과 변화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생화학센서와 장치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한 유전학 또는 해양음향등의 새로운 기법에 대한 방법과 기술 개발이 필요함

  ▪ 해양연구선은 해양연구인프라의 필수 구성요소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

이며 센서의 개발과 무인 플랫폼의 확대를 통한 광역에서 장기간의 고해상도 자

료획득 지원이 필요함

  ▪ 지형, 지질학, 서식지 및 생태계 연구에 핵심적인 고해상도 해저지형도 제작이 

유럽의 사회적 과학적인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분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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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중･장기 투자방향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중장기 투자계획은 기관의 경영목표

인 도전적 융복합연구로 선도적인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 해양 신산업 발굴, 육성 

및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 및 국가사회 현안 해결울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

원을 위한 대형 공용 해양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내 뿐만아니라 해양관련 산학

연 전체 공동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8.2.2.1. 이동 플랫폼(연구선)

○ 해양연구를 수행 하는데 있어 해양으로 접근 수단을 제공하는 연구선에 대한 지속

적인 투자는 필수적임. 현재 대양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이사부호가 2016년 11월 

취항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해역에서 운항 중에 있으며,  1992년 취항한 온누리호와 

이어도호가 지난 약 30여년간 연근해 연구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이어도호는 현

재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이나 온누리호도 선령이 오래되어 지속적인 연근해 연구지

원을 위해 대체선 건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남해와 서해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인간활동과 관련한 현안발생(적조, 빈산소화 등)에 즉각 대

응하기 위한 장목1호, 장목2호와 같은 소형 연구선단에 대한 확충 및 최신의 상태 

유지가 필수적임

○ 해양연구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5척을 운영중에 있으며, 극지연구소에서 쇄

빙선(아라온) 1척, 해양환경공단에서 지속적인 연안환경관측을 위해 3척, 국립수산

과학원에서 우리나라 EEZ내에서 수산자원조사와 기초자료수집을 위해서 수산과학 

조사선 11척 (본원 5척, 동해수산연구소 1척, 서해수산연구소 2척, 남해 수산연구소 

1척, 남동해수산연구소 2척등) , 부경대 해양과학 공동실습선 1척,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은 1996년 취항한 지구물리탐사선인 탐해2호를 운영중에 있으며 5천톤급 

3D/4D 지구물리 탐사선 (탐해3호) 건조 중에 있음,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해양조사

선 8척, 기상청의 기상관측선 1척 등 다양한 목적의 해양관측선이 있으나 국가기관

에서 운영중인 조사선은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 건조된 선박으로 일반적인 해양연

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8.2.2.2. 이동 플랫폼 (수중 플랫폼, 견인시스템, 자율이동관측)

○ 최근의 국제적인 경향은 이동 플랫폼 중 수중플랫폼(유인 및 무인 잠수정), 견인시

스템, 자율이동관측 시스템(Gliders, Bio-Argo floats, AUVs등), 계류관측 시스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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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연구선에 의한 전통적인 해양관측체계를 보완하여 보다 넓은 해역에서 

장기간 동안의 해양관측을 수행하는 추세임. 현재 우리원 해양연구 인프라 중 무인

관측분야에 대한 장비구축 및 전문운영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장비의 경

우 해외에서 임차해서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연구원 차원의 중점 

투자 분야임

8.2.2.3. 현장관측 센서

○ 현장관측 센서는 무인관측 플랫폼(이동 플랫폼, 고정 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인자

를 현장에서 관측하기에 적합한 장비인데 물리적인 센서부분에서는 해외에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화학, 생물 인자에 대한 센서는 해외에서도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기술 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함(Lab on Chip 등)

8.2.2.4. 시료채취 시스템

○ 이사부호 장착장비인 Ultra Clean Water Sample Systedm, 30미터 피스톤 코어, TV그

랩, MOCNESS 등의 시료채취 시스템은 갖추어 졌으나 선상에서 사용중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MOCNESS는 이어도나 온누리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세트 정도는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연근해 관측시 사용

할 것을 권장함. 자율이동체나 계류선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

여 보관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원격탐사 부분은 현재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광역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장비는 대양연구수행에 필수적인 미량의 시료로 

정밀한 측정값을 획득하거나 원소들의 기원이나 해양내부에서 거동을 연구하기 

위한 질량분석을 수행하는 분석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KIOST open Lab등의 사업을 통해서 질량분석과 미량원소 분석을 할 수 있는 장

비들이 도입되었으나 개별사용자들이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특정한 연구사업에서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연구지원시설 (Core Facility)에 연구장

비를 집적하고 장비별 전문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연구원 전체차원에서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후 추가적인 수요나 신규장비 구매를 추진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 전지구 해양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해수 중 용존무기탄

소의 방사능 연대측정 기술이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우즈홀 연구소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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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 가속질량분석시설(The National Ocean Sciences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Facility, NOSAMS)를 구축하여 해양순환, 대기와의 교환, 탄소순환과정 등의 연

구를 촉진하는 핵심 시설의 임무를 수행함. NOSAMS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

는 시료는 해수, 해양퇴적물, 탄산염, 다양한 종류의 유기물등으로 고해양학, 유

기 생지화학, 환경수사, 해양순환연구에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해양관련 연구기

관에 전무하여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 소량의 시료를 보

내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향후 대형연구선을 활용하여 대양연구에서 전지구적인 

규모의 해양현상 이해와 글로벌 해양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

으로 확보 해야할 시설 중의 하나임

  ▪ 모델/계산 인프라의 경우도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개별과제나 목적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마다 시스템을 요청하고 있어 연

구원 전체차원의 인프라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이후에 추가로 시스템이 필요하면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단에서도 슈퍼컴퓨터를 구

축하여 공동활용을 계획하고 있어 모델/계산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보다는 

현재 인프라 상태의 운영 효율화가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관리 부분은 현재 연구선 운항 시 상시적으로 관측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

료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개별 연구과제에서 생산되는 

연구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관측되는 자료의 품질

을 보증할 수 있는 표준절차에 대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차원의 체계가 마련되

어야 함 

  ▪ 마지막으로 다양한 해양연구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전문운영인력

에 의한 연구지원과 승선연구지원 하는 조직운영을 통하여 구축된 해양연구 인

프라가 해양 관련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공동활용될 수 있는 조직의 운영이 필

수적임 

8.3. 연구시설･장비 전 주기관리체계 구축

○ 국가연구시설･장비 전주기 관리체계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시설･장비

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시설･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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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기획

○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 해당 연도 초반에 연구시설･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하

여 차년도 연구시설･장비 도입 예산에 맞추어 연구시설･장비를 선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

○ 앞서(8.2.2) 제시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중･장기 구축 방향

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구축해야 할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대 내･외 여

건 및 역량 분석, 수요조사를 통하여 3년 주기의 중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시

설･장비의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과학적･사회적･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평

가를 통하여 도입 우선순위를 정함

○ 중기 구축계획에 포함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비용이 5억 원 이상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구축 타당성에 대해 사전기획을 하여 차연도 예산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8.3.2. 심의

○ 기관 연구장비 심의 진행시 원내 연구시설･장비구축 및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신청자가 작성한 연구시설･장비신청 세부설명서의 내용만을 기초로 해

서 기술지원위원회 위원이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관차원의 연구시설･장비구축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현재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의 정보가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미분

류 연구시설･장비가 약 30% 정도이고 특히 최근 2~3년 동안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는 거의 분류되지 않아서 현황파악이 어려움

○ 특히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장비가 많아 사용현황 파악

이 어려움

○ 과제에서 진행 중인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정비하고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분류하여 핵심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현황파악을 진행할 예정임

○ 연구시설･장비 사용책임자들이 주기적으로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관리기록을 하

도록 하여 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들의 사용현황을 잘 파악하여 장비심의

에서 활용할 예정임

○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외부 수탁과제 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연구시설･장비 전문가가 연구과제 심의를 할 때 참여하여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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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가 원내 공동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유사한 연구시설･
장비가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기존의 연구시설･장비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연구

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8.3.3. 구축

○ 울산과기원의 경우 연구지원본부 소속 직원이 연구장비 구매절차 초기 단계에서 

장비의 사양 선택부터 연구자와 함께 진행하여 연구수행에 적절한 장비의 사양에

서부터 장비 가격등을 장비 판매자와 조율하여 연구수행에 가장 적절한 장비를 적

당한 비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

8.3.4. 등록

○ 자산관리 대장에 구매자산의 등록은 자산관리 담당자가 구매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를 이용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구매요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자산관리 대장에 기록

해야 할 정보와 일치하도록 구매신청서 양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도입가격이 3천만 원 이상 또는 도입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

한 연구시설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 25조 제 3항에 

국가연구개발 정보표준(시설장비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ZEUS 시스템에 등록해 

하므로 자산관리대당에 구매자산을 등록할 때 국가연구개발 정보표준(시설장비분

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함. 현재 MIS상에 있는 장비이

력카드 정보는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원의 MIS에 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고 

향후 ZEUS와 연동이 가능하게 하여 중복적으로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야 함

8.3.5. 운영

○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들의 경우 전문운영인력이 없으면 빈번한 

운영인력의 교체가 일어나고 시설･장비 사용책임자가 이직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

우 장비가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

리 등에 간한 표준지침”에 권장하고 있는 공동활용 장비 집적시설을 운영하기 위

해 유휴 저활용 장비를 해양기기개발·운영센터로 이관하여 전문운영인력을 배치하

여 원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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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활용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 장비의 고도화 추진) 제3항 및｢기초과학

연구진흥법｣ 제12조(연구장비 공동이용 촉진)에 따르면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연

구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촉진하게 되어있고, 우리 원｢기술장비 공동

활용 관리지침(지침번호 07-03) 제6조(담당부서) 제3항에 따르면 담당부서는 연구시

설･장비 공동활용을 극대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연구실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연구실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편리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원내 부서 간 시설･장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활용규정을 개정하여 

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공동사용 시 연구과제 사업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리및 용

역 발주기관들과의 기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함 

○ 활용실적 지표를 설정하여 활용률, 가동시간, 활용기관 수, 사용수수료 등으로 성과

관리를 해야 함

8.3.7. 처분

○ 연구시설･장비를 불용 신청할 때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에서 불용신청하는 연구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 연구장비 이력카드를 출력하여 첨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제35조에서 제38조까지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기관장은 최소 연 1회 이상 기술

지원위원회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판정하여 재배

치(기관 내 재배치, 타 기관 대여 등)하거나 해당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전환하

고 불용 연구시설･장비는 처분유형(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에 따라 처분할 것

을 규정함

○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처리순서는 무상양여,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연구기관 내 활용수요가 없을 경우는 

기술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분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위원회에서 활용상태가 

유휴･저활용･불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는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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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 연구시설･장비 중 무상양여 또는 해체하고자 하면 ZEUS에 30일 이상 공고해

야 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 ZEUS에 30일 동안 재공고를 해야 함. 매각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해야 함

○ 우리 원 유휴･저활용･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이 사용자 또는 사용책임자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소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

야 함

○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유휴･저활용･불용 연구시설･장비 결정 시 MIS상에 있는 연구

장비관리 종합서비스에서 대상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 내용을 출력･첨부하게 하

여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연구시설･장비가 사용하는 동안 어떻게 관리되었는가를 잘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게 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던 사용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미리 연구시설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차원의 행정처리가 되어야 함

○ 현장 관측장비 중 분실되었을 때 보험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성능이 떨어지는 유

사한 장비를 구매하거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면 연구시설･장비를 중앙관리하는 

부서에 보험금을 이관하고 연구시설･장비를 중앙관리하는 부서에서 잃어버린 장비

와 같은 성능의 장비 또는 성능이 뛰어난 장비를 구매하여 공동활용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도 있음

8.4.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체계 구축 

8.4.1. 공동활용 대상 연구시설･장비 선정

○ ZEUS 시스템에 공동활용허용 및 공동활용 서비스 장비

○ 추후 원내 연구장비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구매되는 장비

○ 원내･외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원내･외 수요에 대해서 공동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원내･외 연구자로부터 받

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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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 구축

○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타기관의 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활용 웹페이지 구축방향 설정 

   ▪ 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개선 방향에 자세하게 기술

   ▪ 사이트 메뉴 구성 : 공동활용을 위한 전용 사이트의 보편적인 메뉴 구성은 공동

활용과 사이트를 소개하는 항목과 제일 핵심이 되는 보유 장비 목록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 공동활용 신청 절차와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안내, 그리

고 그 외 공지사항 등을 올리기 위한 일반게시판으로 되어있음

○ 장비 공동 활용 홈페이지 구축(2019년 예산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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