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사업 
BSPE23500-048-12

극지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연구  

(PE23500)

Study on building up Network Competence for Polar Policy 

Research

2024. 6. 30.

극 지 연 구 소





제  출  문

극지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극지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연구“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6. 30.

연구책임자                          : 황유나

                      참여연구원    : 강동훈 김선빈 김형준 박현이, , , , 

서원상 서현교 신형철 유연진, , , , 

이가언 이다혜 이예망 정지훈, , , , 

정채린 조하나 최선웅 최영준, , , , 

황인영 

             





보고서 초록

과제관리번호 PE23500
해당단계
연구기간

2023. 03. 01~
2024. 04. 30.

단계구분 1 / 1

연구사업명 극지연구소 연구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극지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연구 

연구책임자 황유나

해당기간
참여연구원수

총 명: 18

예비단계
연구비

정부 백만원: 100

내부 명: 17 기업 백만원: 0

외부 명: 1 총 백만원: 100

총연구기간
참여연구원수

총 명: 18

총연구비

정부 백만원: 100

내부 명: 17 기업 백만원: 0

외부 명: 1 총 백만원: 100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극지연구소 정책개발실 참여기업명 해당사항 없음

국제공동연구 해당사항 없음

위탁연구 해당사항 없음

요약 보고서 면수 137

  본 연구는 정책 수요 발굴 정책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정책 정보 확산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춘 , , 

연구 활동을 통해 극지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정책 수요 발굴 . , 

부분에서는 연구 정책 협의회의 체계적 운영과 연구 성과 계획의 평가 및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연구자와 정책 -

부서 간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연구사업계획의 성과목표를 조정함으로써 향후 연구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높, 

였다 또한 국제 협의체 안건 분석을 통해 최신 극지 분야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요 발굴에 활용함으로. 

써 정책수요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두 번째 정책 네트워크 구축 분야 에서는 유관 기관 간의 협. , 

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히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국내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북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극지 . , 

활용 방안과 미래 유망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 네트워크 구축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정보 확산 연구에서는 다양한 플랫폼과 매체를 통한 극지 연구의 . 

중요성 및 사회적 가치 홍보 극지정책아카이브의 효과적 관리 및 운영 극지 관련 출판물의 정기 발간 등을 통해 , , 

국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북극 과학 및 정책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

로 개최하여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켰다. 

본 연구는 극지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정책 수요 발굴 정책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정보 확산을 통해 정책 네트워크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 극지 정책 추진 , ,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색인어
한글 중장기계획 북극 정책 남극 정책 극지정책네트워크 , , , 

영어 Mid-to-Long Term Strategy, Arctic Policy, Antarctic Policy, Polar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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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 서 언 

본 과제는 극지 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는 현 시점에 극지정책 추진 기반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연구는 정책 수요 . , 

발굴 정책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정책 정보 확산이라는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 , 

진행되었다 이 세 분야는 극지 연구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정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개선하여 .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핵심 요소들이다.

먼저 정책 수요 발굴 카테고리 에서는 연구자의 의견을 참고하고 연구성과 현황 국외 연구   , , 트

렌드를 반영하여 정책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정책 협의회 의 체계적인 운영과. ' - '  '

연구성과계획 평가 관련 대응 방안 마련 그리고 국외 정책동향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다' , ‘ ’ . 이를 

통해 연구사업계획의 성과목표 조정과 국제 협의체 안건 분석을 통한 최신 트렌드 파악 등이 가능

해졌으며 이는 향후 정책 수요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정책 네트워크 구축은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의 적극. 

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북극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극지 활용 방안 및 미래 . 

유망 연구 주제의 논의를 통해 정책 네트워크 구축이 정책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실질적 , 

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책 정보 확산은 국민들이 극지 정책과 연구 성과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해  ,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하였다 다양한 플랫폼과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함. 

으로써 극지 연구의 중요성 및 그 결과물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극지정책아카이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극지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며 장  . 2 3

에서는 정책 네트워크 구축 연구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장에서는 정책정보 확산을 위한 결과를 . 4

제시하며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언을 기술하였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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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 정책 수요 발굴 

장에서는 정책 연구부서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정책 수요 발굴 운영 체계 강화를 위해 세 가  1 -

지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세부과제는 연구 정책 협의회 의 운영으로 이를 통해 연구. ‘ - ’

자와 정책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하고 향후 소내 정책 수요 발굴 및 연구자 의견 취합

을 위한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 연구성과계획 평가와 관련 

대응 방안 마련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극지 연 연구 성과의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 ) 

연구사업평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세 번째 세부과제는 국외정책동향 분석으로 . 남극권 국제 

레짐을 형성하는 남극조약 관련 회의 대응을 위한 논의 안건을 준비하였다. 

1 연구 정책 협의회 구성 운영 ‘ - ’ ·

개요  1. 

연구 정책 협의회 는 연구 정책 부서 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연구소 현안의견에 대한 연  ‘ - ’ -

구자의 의견 및 정책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에 . 

년 협의회 운영을 통해 극지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정보를 협의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으2023

며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소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구 정책 -

부서 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연구 정책협의회 는 연구자와 정책부서장등 총 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년 총 회 ‘ - ’ 14 2023 5

개최 되었다 논의된 안건은 모두 건으로 전년 대비 안건 수 조정. 9 건 건(13 ->9 )을 통해 안건별 논의 

시간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심도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논의 안건은 극지정책 및 

국제거버넌스 에 관한 안건 외에도 언론보도 남극관광 남극 내륙기지 건설 등으로 (ATCM, SCAR) , , 

다양한 성격의 극지 현안이 논의되었다.  

회차 날 짜 의제 목록 

회23-1 2023.03.13

제 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개최 개념 안 공유(1) 28 (ISPS 2023) ( ) 

정부 과학기술 해양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극지 과제 반영 현황(2) , , 

연구정책협의회 논의 안건 현황 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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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및 성과 활용  2. 

  논의 된 안건은 모두 세 분야 극지정책 국제협력 연구방향 로 분류되며 극지정책과 국제협력에 ( , , )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본 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내외 극지현안에 대해 연구자의 안건 제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향후 이를 통해 소내 정책 수요를 발굴 하고 연구자 의견 취합을 위한 소통 채널로서

의 역할을 기대한다. 

분야 주요 의제

극지정책

정부 과학기술 해양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극지 과제 반영 현황, ,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본 남극의 가치 분석 결과와 극지연구소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

남극관광의 주요이슈

국제협력

제 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개최계획 안 공유28 (ISPS 2023) ( )

전략 계획 주요내용 공유SCAR 2023-2028 

제 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동향45 (ATCM) 

연구방향 남극내륙기지 건설 브랜드화 전략 수립을 위함 함의
 

회차 날 짜 의제 목록 

회23-2 2023.06.21
전략 계획 주요내용 공유(1) SCAR 2023-2028 

제 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동향(2) 45 (ATCM) 

회23-3 2023.08.24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본 남극의 가치 분석 결과와 (1) 

극지연구소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

회23-4 2023.11.06
남극내륙기지 건설 브랜드화 전략 수립을 위함 함의(1) 

남극관광의 주요이슈(2) 

회23-5 2023.12.20 연구정책협의회 평가와 차년도 활동방향 협의(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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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성과계획 평가 관련 대응 방안 마련 

개요  1. 

정부 차원에서 연구비 및 기관 운영비가 삭감됨에 따라 기존 연구 성과목표 달성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이에 본 과제를 통해 연구비 삭감에 따른 과제별 연구비 연구 내용 및 목표. , 

지표 등을 조정( ) 하여 평가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사업 성과목표별 성과 . 

현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과달성이 불가능한 과제를 선정 하였다 이후 해당 과제. 

에 대해 컨설팅 위원을 구성하고 중간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과 목표를 조정하였다 이 결. 

과는 향후 연구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정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성과 및 성과 활용 2.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 현황 점검을 위해 년 하반기에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23 결과 

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목표의 현실화 및 성과평가 대응 논리 마련 등을 통해 연구사업계획의 성과 

목표 조정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점검결과 성과 미달성 사례는 연구분야의 연도별 달성률 

기분 건 기술수준은 건으로 나타났다 미달성 사유는 펜데믹 외교환경변화 장보19 , 2 . (60%), (20%), 

고 기지 해빙활주로 불안정에 따른 현장 출장 불가 시료 손상에 따른 분석 불가 등 기타 환경변, 

화 로 나타났다(20%) . 이 중 년까지 성과 미달성 과제 중 ’22 순연되어 진행 중으로 년까지 성’25

과 달성이 가능한 과제를 제외하고 년까지 성과 달성이 어려운 건의 연구사업을 중간컨설팅 ’25 3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중간.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월 관리기관‘23.12

과 부처에 제출하였다. 

중간점검 결과 총 개의 과제 기존 건 신규 건 에 대한 중간컨설팅을 결정하였으며   4 ( 3 , 1 ) 월 ’24. 1

관리기관과 부처에 중간컨설팅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붙임 참고 이( 2 ). 후 중간컨설팅 진행을 위해 

컨설팅 참여 과제별 컨설팅 위원을 구성하였고 년 월 중간2024 3 컨설팅을 대( 면 서면 을 실시하였다, ) . 

이 과정을 통해 연구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사업계획 성과목표를 변경하였고 이는 향후 주요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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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정책 동향 분석 

개요  1. 

  우리나라의 남극연구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책기반 논의동향 파악과 한국의 발언권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남극권 국제 레짐을 형성하는 남극조약 관련 회의 대응을 위한 논의 

안건을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과학연구를 포함한 남극 내 모든 활동은 남극조약 체제에 의해 협의

당사국 간의 논의와 결정에 의해 규제되는 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에 가시적인 참여를 통해 , (ATCM)

우리나라 극지정책 추진을 위한 지지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남극조약 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 개요 남극조약 을 정점으로 하여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환경 해양 ( ) ‘ ’ , , 

광물 등 각 분야별로 체결한 총 개의 조약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레짐을 형성5

 ◦ 관련 조약 및 우리나라 가입여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가입 남극조약( ) (‘85.4. ), 가입(‘86.11. ) 

및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 획득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89.10.), (‘98.1. 가입 물개보존협약), 

채택 미가입 남극광물자원활동 규제 협약 채택 미발효(‘72.2. , ), (‘88.6. , )

주요 성과 및 성과 활용 2. 

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제 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 차 환경보호위원회  24 46 (ATCM) 26

에 앞서 극지 연 의 과학연구 활동 및 인프라 운영에 기반한 토의안건 건 작업문서 건(CEP) ( ) 6 ( 1 , 

정보문서 건 배경문서 건 을 마련하였으며 협력국과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건 작업문서 건4 , 1 ) , ( 1 , 

정보문서 건 을 마련하여 의제로 제출하였다 회의문건 제출을 통해 극지 연 중점 연구분야 의제화와 4 ) . ( ) 

극지분야 정부간 회의 내 의제설정 및 주도그룹 진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지 연 작성 및 공동제출 문서( ) ※ 
작업문서 나레브스키 포인트 관리계획 개정 1. ( ) ASPA171 
정보문서 세종기지 각다귀 박멸 경과 및 매뉴얼 공유 2. ( ) 
정보문서 킹조지섬 야생생태계 조류독감 신속검출을 위한 공동노력 3. ( ) 
정보문서 남극기지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지 조치 사례 4. ( ) 
정보문서 아시아극지과학포럼 주년 활동소개 5. ( ) (AFoPS) 20
배경문서 남극공동체와 과학관련 협력 6. ( ) 
정보문서 독일 공동제출 남극화학오염 모니터링 기준수립 연구 소개 7. ( - ) (POLEMP) 
정보문서 포르투갈 공동제출 남극 포식자 모니터링을 위한 개체위치 추적연구 8. ( - ) 
작업문서 불가리아 공동제출 교육과 홍보에 관한 회기간 그룹의 차 활동보고서 9. ( - ) 7
정보문서 포르투갈 공동제출 코로나 가 남극 연구자들에게 미친 영향 10. ( - ) 19

 11. 정보문서 스페인 공동제출 국가남극프로그램 간 협력을 통한 남극반도 운영 최적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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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3 정책 네트워크 

 장에서는 정책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두 가지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세부과제는  3 .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의 운영으로 이를 통해 연구소 외부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 ’

적절한 극지연구소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 

한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극지정책전무가 현안 토론 으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 ’ ‘2024 

에서 (GEEF)’ 최근 북극권 현안인 기후변화 북극항로 북극해 미세플라스틱을 주제로 세미나를 · ·

개최하여 전문가 논의를 통해 북극 환경 문제 검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요  1. 

  극지연구소는 국가 극지 정책수행을 위한 연구소의 전략 및 계획 등 자문을 얻기 위해 년 월’19 12 , 

극지정책협의회를 최초로 구성하였으며 협의회는 학계 인 연구계 인 유관기관 , 5 , 3 , 인 등 총 인으2 10

로 구성되었다 최초 개최 당시 극지연구소 주요 현황 및 정책 이슈 해수면 상승관련. , 연구 추진  R&D 

현황 등이 공유되었지만 년 으로 모임이 제한되며 개최가 잠정 중단되었다2020~2021 COVID-19 . 

이후 년 월 협의회가 재개되었으며 기존 극지연구소 주요 연구 현황 보고 외에도 극지연구  2022 12 , 

소 정책개발 활동 보고가 추가되었다 또한 년부터는 위원 분야를 극지정책 극지과학 극지경. 2022 ‘ ’, ‘ ’, ‘

제 산업 홍보 및 국제거버넌스 등 총 네 개의 분야로 세분화 하였고 위원도 기존 인에서 인’, ‘ ’ 10 12‧

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일시 개최 내역 개최 장소

2019.12. 년 제 회 극지정책협의회19 1 리버사이드호텔

2022.12. 년 제 회 극지정책협의회22 1 코리아나호텔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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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및 성과 활용  2. 

기존 극지정책협의회 는 년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로 재편되었다 기존 극지정책  ‘ ’ 2023 ‘ ’ . ‘ 협의

회 가 극지정책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새로 재편된 위원회는 극지연구소의 운영과 전략 에 대’ ‘ ’ ‘ ’

한 자문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 년 월 제 회 개최를 하였으며 극지 바이오 연구 극지. 2023 5 1 ‘ ’, ‘

연구소 및 전략목표별 연구현황 남극내륙진출루트 및 내륙기지 건설 계획 등 세부 과제에 대R&R ’, ‘ ’ 

한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극지연구소의 연구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기관과. 

의 협력확대 필요성 연구소 내 외부 및 국 내외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연구 수요조사 시행의 필요성, ‧ ‧

과 함께 극지 공간의 개방성 확대 등 연구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이에 추후 극지연. 

구소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안건을 공유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기존 위원회와 대비 새로 재편된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은 위원  ‘ ’

회 개편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공식적으로 위원 해양개발과( 과장 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 . 

참여를 통해 이후 극지관련 정부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에 극지연구소의 다양한 연구 및 거버넌스 참, 

여 활동 등이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명에서 명12 15

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전문가 분야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극지 활동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 

만큼 이는 본 위원회가 극지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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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지정책전문가 현안 토론 

 1. 개요 

북극  은 환경 위기에 직면한 기후 위기 취약 지역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국가는 북극 

지역과의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북극발 한파와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을 겪고 있다, .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지역의 환경 변화는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북극 환경 연구와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에서 개최

하는 ‘ 글로벌2024  지속가능 발전 포럼(GEEF)’ 의  세션의 공동 기획 개최를 통해/  북극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 하는 전문가 토론의 장 을 마련하였다. 

 2. 주요 성과 및 성과 활용  

  북극 환경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과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해 중 북극 환경 문제 ‘2024 GEEF’ ‘

연구 및 대응 방안과 미래 전략 수립 을 주제로 과학 세션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북극 ’ (’24.3.15.).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 학 연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 · . 

북극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연구는 물론 인간 활동으로 바다에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이 북극해, 에 

모여 발생한 오염 현상과 영향도 지속적으로 관찰 분석 중이다 또한 북극 . ‧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해빙이 

녹으며 주목 받고 있는 북극항로 활용 방안 탐색을 위한 연구 수행과 북극항로 진출에 활용되는 친환경 

선박 기술의 개발 및  건조가 진행 중 이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주요. 현황을 다뤘으며 논의 주제  , 

및 발제자는 아래의 표와 같다. 

세 션 명 주  제 발 제 자 

[Featured&Scienti

fic Session] Expl

oring Arctic Envir

onmental Challen

ges: Review-ing 

Responses and S

haping Future Str

-ategies

토론
김현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극해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현황과 북극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김승규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북극권 친환경 선박 개발 현황 및 북극항로 

전망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장 

북극해 운항 친환경 선박의 성과와 도전 
최중효 한화오션 

기본성능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북극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극지연구소의 연구 

활동

진경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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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문가   논의를 통해 북극 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북극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극지 연구와 정책에 대한 공론화 촉진과 북극 연구에 대한 국. 

민적 지지 확대를 기대한다 또한 북극 환경 연구 결과는 미래 과제의 방향성 검토와 극지 분야의 . R&D 

정부 전략 및 정책 목표를 설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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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4 정책 정보 확산 

  장에서는 정책 정보 확산을 위한 네 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4 . 첫 번째 세부과제는 극지정‘

책 아카이브 운영으로 극지 정책 를 수집 및 관리를 통해 극지활동’ DB 「 진흥법 에 따라 개설 예정」

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사회과학분야 정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극지와 세 ‘

계 발간 으로 극지분야 관련 시의성 있는 이슈를 이해관계자 및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극지 ’

정책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세부과제는 북극과학협력. ‘

세미나 개최로 북극협력주간 중 개최되었으며 국가별 협력 방안과 우리나라 북극 과학 연구 발전을 ’ 

위한 담론을 주도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세부과제는 사회현안 대응 미션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시행으로 극지 연 의 시그니처 미션 마련을 위한 대국민 대상 사전 조사를( ) 진행하였다 . 

1 극지정책아카이브 운영 

개요   1. 

극지정책아카이브는 흩어져있는 극지 정책 자료를 일원화된 창구로 획득하여 극지 정책 및 연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극지정책정보 온라인 플랫폼이다 년 월 오픈했으며 그 해 . 2021 3

하반기 차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도출된 이용객 불편사항을 기반으로 카테고리 구성 및 홈페이1

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년에는· . 2022 아카이브 제공 자료의 질적 향상 등 

을 위해 차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카테고리를 재 수정 하였고 정책 자료의 요약 및 시사점을 2

제공하여 이용객의 극지 정책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년은 아카이브 개설 년차로   2023 3 아카이브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책 자료 추가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소. 내외 정책 수요자의 극지 정책 자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제공하였으며 이미지 아카이브 카테고리를 신규 개설하여 극지 연구 및 정책 내‘ ’ 

용을 도식화 한 시각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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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및 성과 활용  2. 

연구수행기간  동안 (’23.3.~’24.4.) 극지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을 포함한 정책 자료

를 추가 발굴하여 약 건 이상60 *의 자료를 극지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극지.  

연구의 원활한 수행 및 대국민 지지층 확보를 위해 정책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비정책 ·

전공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극지 연구는 국내가 아닌 극지역. 

에서의 연구를 수행하며 기초 과학 전반을 아우르고 있기에 다양한 연구 활동과 성과를 설명할 수 있

는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미지 아카이브 카테고리 개설하여 극지 연구 및 정책 내용. ‘ ’ 

이 도식화 되어 있는 시각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학력 나이 등에 관계 없이 극지 정책에 관한 정보를 ·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극지 연 은 자체적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극지 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 후 극지정책아카이브를   ( )

통해 정책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구축 제공하였다· . 지난 년간 축적된 극지정책 데이터는 극지활동진흥3 「

법 에 의거하여 년에 구축될 사회과학 분야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 될 것으2024 ' '」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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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지와 세계 발간 ‘ ’ 

개요 1. 

  극지와 세계 는 극지정책정보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발간되는 정책정보지로 그 동안 편집‘ ’

위원회 등을 통해 집필진과 논의 주제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 기존 발간 주제와의 중복되

지 않는 동시에 시의성 있는 극지분야 이슈 관련 원고를 수록하여 극지와 세계 의 포용 범위를 확장‘ ’

하고자 하였다. 

주요 성과 및 성과 활용  2. 

 극지분야 이슈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소의  연구 주제 및 극지 PAP. PIP 연구 동향과 국내외 

관련 현안을 검토하였다 이후 편집위원회를 통해 주요 . 현안을 원고 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극지연구 관련 국제회의 참석자와 연구 참여자 목록 등을 반영한 극지 정책 전문가 을  POOL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고 집필진 섭외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 

발굴할 수 있었다 현안을 반영한 극지와 세계 원고 목록은 아래와 같다. ‘ ’ . 

 

발간호 제목 저자 저자 소속 분야

23-1

북극발 중위도 기상재해 예측의 중요성 김주홍 극지연구소 대기

북극해 생성이후 전 지구 기후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해저심부시추 남승일 〃 빙하

극지활동 선도국으로의 길 제 차 극지활동 진흥 - 1
기본계획 수립- 최영준 〃 정책

중앙 북극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새로 세우는 북극 
거버넌스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다, 신형철 〃 극지

거버넌스

23-2

초소형위성 극지 온난화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김현철 〃 원격
탐사

백만 년 된 빙하를 시추한다는 것 심부빙하코어 : 
연구 동향과 시사점 한영철 〃 빙하

새롭게 떠오르는 극지과학 분야로서의 의학 이어진 대한극지의학회 극지
의학

23-3

국가환경시료은행 남극 시료 확보 저장으로 , -
남극 환경 지킴이에 나선다 이장호 국립환경과학원 생명

우주 행성 자원탐사의 시작 남극 빙하 시추 유병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주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채택의 의미와 극지에 미치는 영향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정책

극지와 세계 원고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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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과로 년에 첫 시행되는 국가 법정 기본계획인 제 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2023 ‘ 1

에 담긴 (2023~2027) 과제를 검토하여 극지 분야의 가장 최신 현안을 발굴하였다 제 차 극지활동 진흥 . ’ 1

기본계획 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 호 하고 해당 기본계획에 담긴 심부빙하코어 연구 호 와  (23-1 ) , (23-2 )

우주 자원 탐사를 위한 남극에서의 시추 기술 실증 호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 뿐만 (23-3 ) . 

아니라 극지 정책 동향 및 연구소에서 외부 연구진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제를 검토하여 지금

까지 극지와 세계 를 통해 소개되지 않았던 극지 의학 이라는 분야를 담는 등 원고 주제 다양화를 꾀’ ‘ ’ ‘

하였다 또한 극지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협의체 활동성과를 발굴하여 중앙 . ’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의 국내 개최 결과 호 와 국가남극사업(CAOFA)‘ (23-1 ) ’2023 

운영자위원회 에서의 우리나라 활동 성과 를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남극 광물 자원 (COMNAP)‘ (23-4) .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및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남극조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 차 남극45

조약당사국총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남극조약 가입 국가의 남극 대륙 개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렇듯   극지와 세계 원고 게재를 통해 극지 정책 및 연구의 현황과 성과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 ’ 

연구소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극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는 향후 극지 연구의 발전과 국가 전략수립의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간호 제목 저자 저자 소속 분야

23-4

기후변화로 병드는 남극식물 이정은 극지연구소 생명

빙하기 북극 심층수 환경 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이해 장광철 연세대학교 해양

도전받는 남극 변화하는 남극 거버넌스와 이슈, 최영준/
서원상 극지연구소 극지

거버넌스

년 국가남극사업운영자위원회2023 (COMNAP) 
연례회의 결과 최선웅 〃 극지

거버넌스

24-1

미래 북극 해빙과 탄소중립정책의 관계 민승기 포항공과대학교 대기

남극의 해빙 감소가 황제펭귄의 멸종위기를 재촉한다 김정훈 극지연구소 생명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의 제정 개정과 시사점-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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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극 과학 및 정책 연구 세미나 운영 

개요   1. 

북극협력주간은 년부터 개최된 우리나라 북극관련 최대 행사로 매년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다  ' ' 2016 . 

급변하는 극지 분야의 정책 국제협력 과학 경제 등의 이슈를 논의하고 극지 과학 및 거버넌스 , , , 

분야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외교부 공동 주최 극지연구소,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년 회째를 맞은 북극협력주간 은 제 차 극지활동 진흥 2023 8 ‘2023 ’ ‘ 1 기본계획 시행 첫 해 및 ’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주년을 기념하여 대전환의 시대 북극10 “ , 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를 주제로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개최되었다‘ 2023 12 10 12 .  

우리나라 첫 남 북극 통합 법정 기본계획인 제 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에는 북극협력주간을   · ‘ 1 ’

세계 대 북극권 행사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년은 기본계획 이행 및 북극 연 3 . 2023

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시점으로 기존에 한국 북극과학연구 세미나 국내 전문가‘ ’( )와 ‘국제북극

과학협력세미나 국외 전문가 로 ’( ) 진행된 극지연구소 세션을 북극과학협력세미나 로 통합하여 확대 ‘ ’ ·

개편하였다 북극과학협력세미나에서는 주요 북극권 의사결정자 및 국제 회의체 대표를 초청하여 . 

최근 이슈인 와 의 수립 과정 및 ICARP IPYⅣ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 기획을 위한 주요 추진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회 의 명 일시 

1 북극협력주간 확대 추진을 위한 차 관계기관 회의· 1 ’23.3.13.

2 북극협력주간 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2 ’23.3.29.

3 북극협력주간 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3 ’23.7.19.

4 북극협력주간 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4 ’23.10.13.

5 행사장 사전 답사 및 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5 ’23.11.13.

6 북극과학협력세미나 개최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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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및 성과 활용  2. 

우리나라가 북극권 이슈 주도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해외 연사를 중심으로 북극과학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극지정책 미래 전략 및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 

도출했다 주요 논의 주제 안건 중 각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교류하며 국가간 공동. 연구 과제

를 수행하는 등 여러 협력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토론자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와 수립 과정에서 극지 연구 수행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ICARP IPY 2032-2033 Ⅳ 하여 이

상기후 등 세계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번  

논의 결과를 통해 주요 북극 연구 분야의 중장기 연구 우선순위 도출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북극 

과학연구와 정책 등에 대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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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현안 대응 미션 발굴을 위한 사전 조사 시행  

개요  1. 

  최근 출연 연 에 대해 연구자 공급자 중심의 연구 수행으로 인해 성과 체감도가 낮고 국민들로부터 ( ) ( ) ,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급변하는 연구환경과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국민친화적 . 

성격을 띄고 있으며 극지 연 고유의 역할을 담은 시그니처 미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 

시그니처 미션(Signature Mission)※ 

출연 연 ( ) ◦ 기관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연구역량 등 대체 불가능한 기관 고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임무

 ◦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인지도를 제고 , 
및 기관의 미래 방향 제시 

주요 성과 및 성과 활용 2. 

국민이 생각하는 극지 연 에 대한 인식 역할과 기관이 추구하는 정체성 기관의 사명과   ( ) , ( R&R, 

역할 등 을 아우르는 비전 도출 위해 대 국민 설문조사) (‘24.2.26~3.4)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총 . 

명이 참여하였고 건의 문구를 취합할 수 있었다 이후 취합된 문구 건 에 대한 2,900 1,769 . (1,769 )

분석을 통해 극지연에 대한 인식을 가지 주제로 분류 하였으며 도출된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4 4

사명 등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연구소의 시그니처 미션 문구 안 을 도출할 수 있었다R&R, ( ) .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향후 사회현안 대응 미션 발굴 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극지 연 에 대한 인식과 기대역할에 대해 가지로 주제 분류 시행( ) 4※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개척자  1. , 

극지에 대한 연구 도전 탐구를 계속하는 모험가  2. , , 

자연과 공존 생태계 보호 영토 보호  3. , ,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미래 전략 자원 가치 창출  4. , ( , )     

사명선언문 임무(R&R)

극지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국가 
및 글로벌 현안 해결 국익 확보하여 , 
극지에 대한 국내외 영향력을 확대 

① 기후변화에 의한 극지 환경변화 감시와 원인 규명
극지역 온난화가② 초래하는  국가 사회 문제 해결‧
극지연구 신성장 동력 및 실용화 성과 창출③ 
극지 미답지 (④ 과학영토 개척 및 탐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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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5 결  언  

  

1 결 언  

본 연구는 정책 수요 발굴 정책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정책 정보 확산이라는 세 가지 주요   , ,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대표적인 성과와 그로 .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카테고리인 정책 수요 발굴에 있어서 연구 정책 협의회 의 체계적인 운영과 연구성과  , ' - ' '

계획 평가 관련 대응 방안 마련 은 연구자와 정책 부서 사이의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

하였고, 연구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사업계획의 성과목표를 조정함으로써 향후 연구사업평가시 성과

목표 달성도를 제고 하였다. 더불어 국제 협의체 안건 분석을 통해 극지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 

하고 이를 정책 수요 발굴에 활용함으로써 정책 수요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정책 네트워크 구축은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 ,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은 . , 

극지 관련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 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물론. , , 

북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극지 활용 방안 및 미래 유망 연구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정책 

네트워크 구축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 네트워크 

구축 활동이 극지 정책의 수행 지원뿐만 아니라 북극 연구와 관련된 이슈 발굴 및 , 공론화 과정과 

같이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정책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카테고리인 정책 정보 확산 연구에서는 국민들이 극지 관련 정책과 연구 성과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 이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과 매체, 

를 활용하여 극지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 결과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수행하였

다 특히. , 극지정책아카이브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은 국민들의 극지관련 정책자료 접근 수월성을  

높였으며 극지 관련 출판물의 정기발간은 극지 연구의 최신 동향과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함으

로써 우리 연구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북극 과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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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극지 연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 , 

하고 극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이와 같이 본 연구 및 연구 사업을 통해 정책적 사안 발굴 정책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정보   , , , 

확산의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 네트워크 구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극지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높. 

이고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연구는. ,  

정책 부서의 업무를 포괄하며 연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연구로 단년 연구로 진행되었다 최근 , . 

제 차 남극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제 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극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4 1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정책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심화되리라 예상되며 장기적이고 ,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기반 조성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향후 극지 기관 고유 사업의 . 

재편 시 극지연구소의 극지 정책 연구가 고유 사업으로 편성되어 전문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 ,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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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요약 

구분 세부 과제 도출성과 및 활용방안 
년 과제’24 * 

반영 사항

정책 

수요 

발굴

연구 정책 ‘ -◦
협의회 운영’ 

․ 회 개최 안건 건5 , 9 (극지정책 국제협력 연구방향 등, , )논의

․ 극지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소 현안사항 발굴

종료( )

추가 연구성과 ( ) ◦
계획 평가 관련 
대응 방안 마련 

중간점검 및 중간컨설팅을 통한 연구사업계획 기간 내 ․

성과달성이 어려운 과제 건(3 )의 성과 목표 변경(‘24.06)  

연구사업계획서 내용 변경을 통해 향후 성과 달성도 제고 ․

연계( ) 

연구소 R&R

중점추진전략 

추가 국외 ( ) ◦
정책 동향 분석

․ ATCM 제 차( 46 ) 및  CEP 제 차( 26 ) 안건 분석 및 안건  

제출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 극지 분야 트렌드를 , 

파악(‘24.05) 

우리나라 중장기 연구계획 및 정책 수립 시 남북극 주요 ․

회의체 주요 논의 내용 반영

극지 국제

거버넌스 의제 

분석 대응&

정책 

네트

워크

극지연구소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확대 개편 및 회 개최1․ (‘23.05) 

극지정책협의회 기존 대비 연구소 운영과 전략에 초점을 맞춰 개편( ( )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부처 관계자 위원 합류( ) 및   

전문성 확대로 극지 정책 수립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 공급 기반 구축

통합( ) 

극지정책전문가

현안 토론

극지정책정문가 ◦
현안 토론 

․ ‘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세션 공동 2024 (GEEF)’ 

기획 개최‧ (‘24.03)

북극 관련 이슈 발굴 및 공론화를 통한 대국민 지지층 확보 ․

극지정책전문가

현안 토론

정책

정보 

확산

극지정책아카이브 ◦
운영

국내외 극지 정책 자료 제공‧ 약 건 이상( 60 ) 및 연구 및 

이미지 아카이브 를 통해 정책자료 도식화 시각 자료 제공‘ ’

일원화된 극지정책 자료 제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 

및 극지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극지정책정보

확산체계운영

극지와 세계 ◦
발간

‧ 년 회 발간‘23 4 개 주제(14 ) 년 회 발간, ’24 1 분기 개 주제(1 , 3 )

극지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 

제공하며 국민적 인식 제고 및 기관 홍보에 기여

극지정책 

트렌드

수집 및 분석

북극 과학 및 ◦
정책 연구 
세미나 운영

북극협력주간 중 북극과학협력세미나 개최 와 ‘ ’ , ICARP ‧ Ⅳ

의 수립 과정 및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 IPY (’23.12)

관련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북극과학연구 및 ‧ 

정책 등에 대한 발전 방안 도출

연계( )

극지 국제

거버넌스 의제 

분석 대응&

추가 사회현안 ( ) ◦
대응 미션 
발굴을 위한 
사전 조사 시행

극지 연 시그니처 미션 및 인포그래픽 자료 도출( ) ‧ (’24.06)

향후 연구소 중점 추진전략 및 R&R 2026-2031 ‧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연계( ) 

연구소 R&R

중점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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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장 기관현황

제 Ⅰ장 기관현황

1 일반 현황

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50조

설립목적 : 남·북극이 갖는 정치·경제·환경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극지 활동의 확대와 국제 

수준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주요 임무 및 기능

극지와 관련 지역에서의 기초 및 첨단 응용과학 연구

극지 인프라(남·북극과학기지, 쇄빙연구선 등) 및 해외 지원 사무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 지원

극지 과학기술정책 및 제도연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국내 산·학·연 극지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극지 활동에 관한 대국민 홍보

연 혁



2

조 직

인력현황
                                                                               (단위 : 명, ’23.12월 현원 기준)

구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계
박사 석사이하 박사 석사이하 박사 석사이하 박사 석사이하

정규직

책임급 76 1 2 8 1 10 - - 98
선임급 25 - - 20 - 24 - - 69
원급 - - - 32 - 5 - - 37

무기계약직 - - 5 40 - 17 - 28 90
비정규직 50 14 - 14 - 15 - 4 97

총계 151 15 7 114 1 71 - 32 391

예산현황

총 예산                                                              (단위 : 억 원)

수입 지출

구분 ’20 ’21 ’22 ’23 구분 ’20 ’21 ’22 ’23

정부출연금 838 852 894 942 인건비 196 224 230 250

연구직접비 694 770 833 1,201자체수입 167 231 313 692
ㄴ 주요사업비 580 596 579 573ㄴ 정부수탁 155 223 305 684
ㄴ 정부수탁사업비 112 173 253 627

ㄴ 민간수탁 2 1 1 1
ㄴ 민간수탁사업비 2 1 1 1

ㄴ 기타연구 - - - -
경상운영비 60 59 56 50

ㄴ 기술료 4 2 2 1
시설비 51 28 86 132

ㄴ 기타 6 4 5 6 기타 4 2 2 1

합계 1,005 1,083 1,207 1,634 합계 1,005 1,083 1,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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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및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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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과 전략

비전 및 경영목표

역할과 책임(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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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장 기관현황

3 성과 목표별 주요 성과

[성과목표 1-1] 
◦성과구분: 국제협력, 언론보도 
◦내용: 보스토크기지(Vostok Station,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얼음 존재 

예상 지역) 인근 한-러 심부빙하 시추 프로그램 공동 참여 (’21.12~’22.02) 
◦기대효과: 국제협력을 통해 시추기술 확보 및 빙하시추를 통해 80만년 

이상의 과거 기후 기록 복원 시도함으로써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

[성과목표 1-2] 
◦성과구분: 논문 게재, 언론보도
◦내용: 남극 빙하를 녹이는 바닷물 열량이 계절마다 상이하다는 사실 

최초 규명(Nature Communications, 2022.03)
◦기대효과: 빙하 소멸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함으로써 향후 남극 빙하와 

한반도 해수면 상승 모델 정확도 향상 기여 

[성과목표 2-1] 
◦성과구분: 논문 게재, 언론보도 
◦내용: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도 남극 해빙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세계 최초 규명(Nature Climate Change, 2022.04)  
◦기대효과: 남극 해빙 증가 원인을 자연 발생과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로 구분함으로써 기후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 기여

[성과목표 2-2] 
◦성과구분: 논문 게재, 언론보도 
◦내용: 남극 스웨이트 빙하, 온난화 대비 지구의 자기방어 능력 

규명(Nature Communications, 2022.01) 
◦기대효과: 지구와 한반도의 미래 모습에 대한 정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재난대비, 에너지관리, 도시계획 등)에 활용 

[성과목표 3-1] 
◦성과구분: 기술이전, 언론보도 
◦내용: 극지 생물 활용 기술을 통해 극지 유래 결빙방지 

단백질 2종 대량생산 방법 기술이전(2022.06)
◦기대효과: 극한 환경 생물 유전정보를 통해 피부주름 개선과 

노화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 소재개발에 활용

[성과목표 3-2] 
◦성과구분: 논문 게재, 언론보도
◦내용: 남극빙하의 요오드 농도변화와 바다얼음면적 변화 간 관계에 

대해 그 원인을 최초로 규명(Nature Communications, 2021.10) 
◦기대효과: 요오드 농도 데이터를 통해 과거 남극 오존홀의 변화를 

규명함으로써 과거 기후변화 이해와 미래 오존변화 예측에 활용

[성과목표 4-1] 
◦성과구분: 논문 게재 
◦내용: 빙하 심부 탐사가 가능한 sounding 레이더 및 빙하의 

표면과 내부구조 탐사용 microwave 레이더 개발(IEEE 
Journal of Microwaves, 2022.04)

◦기대효과: 해수면 변동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빙하 영향력 모델링 시 
더 큰 정확도 향상 기여

[성과목표 4-2] 
◦성과구분: 논문 게재
◦내용: 북그린란드 시리우스파셋(세계 100대 지질유산) 화석산지에서 

일어났던 화석화 과정 규명(Geology, 2022.01) 
◦기대효과: 시리우스파셋 화석 변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특수 보존형 

화석산지 형성 과정의 단서를 제공하며 향후 미답지 진출 및 지질분석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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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장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결과

1 연구사업계획서 목표체계 

R&R 상위역할 전략목표 성과목표 배점 연구분야

Ⅰ. 
기후변화에 
의한 극지 
환경 변화  

감시와 원인 
규명

1
극지 관측·진단을 

통한 환경과 생태계 
변화 원인 규명

[기초·미래선도형]
1-1. 지체구조/지질환경 모델을 

통한 극지환경 진단 및 

과거 극지환경 복원

15점

연구분야 ①. 

 남극 대륙 지체구조 모델 개발
연구분야 ②.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기초·미래선도형]
1-2. 환경변화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극지환경과 생태계 변화 

진단

15점

연구분야 ①.

 해양 환경 변동성 평가를 위한 

중장기 관측 및 전망
연구분야 ②.

 남·북극 생태계 군집 분석과 

관측기술

연구분야 ③.

 남·북극기지 기반 생태계 반응 

장기관측과 작동원리 규명

Ⅱ.
 극지역 
온난화가 
초래하는 

국가 · 사회 
문제 해결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극지 기후 

관측·예측 기술 개발

[기초·미래선도형]
2-1. 극지대기/기후 관측·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15점

연구분야 ①.

 북극 기후변화의 한반도 재해기상 영향 

예측 연구

연구분야 ②.

 남극 기후변화의 이해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초·미래선도형]
2-2. 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빙권 관측 및 

분석기술 개발

15점

연구분야 ①.

 북극 해빙 위성 관측 자료 분석 

기술 개발

연구분야 ②.

 남극 빙권 종합관측망 및 

빙상-해수면 변동 예측 체계 구축

Ⅲ.
 극지연구 

신성장 동력 
및 실용화 
성과 창출

3
생물 자원 및 

저온 특성 활용
기술 개발

[산업화(실용화)형]
3-1. 극지 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

13점

연구분야 ①.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연구분야 ②.

 극지생물 유전체 분석 및 활용 연구

[산업화(실용화)형]
3-2.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정화 기술 및 환경/에너지 

신소재 개발

7점
연구분야 ①.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정화 기술 

및 환경/에너지 신소재 개발

Ⅳ. 
극지미답지
(과학영토) 
개척 및 
탐사기술 

개발

4
극지 미답영역 
탐사를 위한 

연구인프라 고도화

[공공·인프라형]
4-1. 남극 빙저 환경 규명을 

위한 탐사 시스템 구축

10점

연구분야 ①.

 남극 빙저지형도(Bedmap) 작성을 

위한 항공기용 방하탐사 시스템 개발

연구분야 ②.

 남극 David 빙하 빙저호 열수시추 

기술 개발

[공공·인프라형]
4-2. 남극 내륙 진출루트 및 

연구캠프 구축과 

북그린란드 연구거점 확보

10점

연구분야 ①.

 남극내륙 육상/항공 연구 보급루트 

확보 및 내륙 연구캠프 구축

연구분야 ②.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북그린

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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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 목표별 점검 결과

전략목표 성과목표 연구분야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성과 달성현황 

기술수준 
비교

2020 2021 2022
2025 

목표달성
가능성

1
극지 

관측·진단을 

통한 환경과 

생태계 

변화 원인 

규명

1-1.

지체구조/지질환경 모델을 

통한 극지환경 진단 및 과거 

극지환경 복원

연구분야 ①. 

 남극 대륙 지체구조 모델 개발
달성

부분

달성

부분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미달성 달성 미달성

불가능/

가능/

가능

1-2.

환경변화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극지환경과 생태계 

변화 진단

연구분야 ①.

 해양 환경 변동성 평가를 위한 중장기 

관측 및 전망

달성 달성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남·북극 생태계 군집 분석과 관측기술

부분

달성
달성

부분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③.

 남·북극기지 기반 생태계 반응 

장기관측과 작동원리 규명

달성 달성
부분

달성
가능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극지 기후 

관측·예측 

기술 개발

2-1.

극지대기/기후 관측·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연구분야 ①.

 북극 기후변화의 한반도 재해기상 영향 

예측 연구

달성 달성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남극 기후변화의 이해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달성
부분

달성
달성 가능

2-2. 

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빙권 관측 및 

분석기술 개발

연구분야 ①.

 북극 해빙 위성 관측 자료 분석 기술 

개발

달성 달성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남극 빙권 종합관측망 및 빙상-해수면 

변동 예측 체계 구축

달성 달성 달성 가능 

3
생물 자원 및 

저온 특성 

활용

기술 개발

3-1.

극지 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분야 ①.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달성 달성 미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극지생물 유전체 분석 및 활용 연구
달성

부분

달성
달성 가능

3-2.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정화 기술 및 환경/에너지 

신소재 개발

연구분야 ①.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정화 기술 및 

환경/에너지 신소재 개발

달성 달성 달성 가능

4
극지 

미답영역 

탐사를 위한 

연구인프라 

고도화

4-1. 

남극 빙저 환경 규명을 위한 

탐사 시스템 구축

연구분야 ①.

 남극 빙저지형도(Bedmap) 작성을 위한 

항공기용 방하탐사 시스템 개발

달성 달성
부분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남극 David 빙하 빙저호 열수시추 기술 

개발

달성
부분

달성

부분

달성
가능

4-2. 

남극 내륙 진출루트 및 

연구캠프 구축과 북그린란드 

연구거점 확보

연구분야 ①.

 남극내륙 육상/항공 연구 보급루트 확보 

및 내륙 연구캠프 구축

부분

달성
달성

부분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북그린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지출

미달성 미달성 달성 불가능

 부분달성: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20~’25)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미달성(불가능):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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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괄 

미달성 사유 

성과 미달성 사례는 연구분야의 연도별 달성률 기준 19건, 기술수준 2건 

분석결과 성과 미달성 사유는 팬데믹, 외교환경 변화, 기타환경 변화로 분류  

개선 계획  

전체 미달성 사안 중  5건은 ’22년에 수행완료 되었으며 9건은 순연되어 ’23년 계획 진행 중 

이 외 7건은 3개의 연구분야*에 속해 있으며 최종 성과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분류, 컨설팅 후 목표 조정 예정 
* 1-1-②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3-1-①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4-2-②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북그린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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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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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목표별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전략목표 1. 극지 관측·진단을 통한 환경과 생태계 변화 원인 규명

연구분야 연도 세부추진계획 원인 미달성 사유 개선계획

1-1-①. 

남극 대륙 

지체구조 모델 

개발

2021

◦Polar 3 지역 

지진관측망 구축

◦해저면 지진계 수평성분 

보정 방법 개발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으로 

장보고/로스해 현장조사 

축소됨에 따라 성과 미달성

Ÿ 21/22시즌 육상/해저면 

관측소 11개, 22/23시즌 

5개 추가 신설로 성과 

달성 

2022

◦Polar 3지역 3차원 

상부 맨틀 속도 구조 

모델링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으로 

장보고/로스해 현장조사 

축소됨에 따라 Polar3 

지역의 해상도 달성이 미달

Ÿ ’23~25 기간 동안 신설될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Polar3지역의 해상도 개선

1-1-②.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2020

◦한-러시아 

국제공동심부빙하시추 

프로그램 협약

◦북빅토리아랜드 

Tourmaline 

Plateau(TP) 

천부빙하시추시료의 

물안정동위원소 및 

이온성분 화학 분석

팬데믹/

외교환경

변화

Ÿ 팬데믹 장기화에 이은 

러-우 전쟁으로 협약 

불투명

Ÿ 국제 공동 빙하 연구 

파트너 다각화  등 

국제공동연구 환경변화 

대응 전략 필요

2022

◦Ridge B 지구물리탐사

◦북빅토리아랜드 

천부빙하(GV7, Stxy, 

HN, TP)의 빙화학적 

공간특성 규명 및 

적설연령 규명

◦북빅토리아랜드 

대기-빙상 상호작용의 

특성 규명

외교환경 

변화

Ÿ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한-러 공동 연구 불투명

Ÿ IPICS(International 

Partnerships in Ice 

Core Sciences) 산하 

국제공동 빙하 

시추프로그램 참여 및 신규 

국제 공동 빙하코어 연구 

프로그램 개발 추진 

◦서남극 Kamb Ice 

Stream(KIS)에서 Hot 

Water Drilling(HWD) 

시스템과 해저 

드릴링으로 퇴적물 

시추(ICDP)

◦서남극 국제공동 IODP 

시료의 고기후 

지시자(오팔) 분석 및 

심층수 순환 변화 해석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시추장비 개발 일정(부품 

보급 등)이 연기됨 

Ÿ 시추프로그램 순연되어 

’23년 진행 중

 * ICDP(International 

Continental Scientific 
Drilling Program, 
국제공동대륙지각시추사업)

1-2-②.

남·북극 생태계 

군집 분석과 

관측기술

2020

◦남극 테라노바만 해빙, 

캠벨빙하 변동 영향과 

저서생태계 생물군 

다양성 조사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으로 해빙 탐사 

국제공동연구 연기 

Ÿ 순연되어 진행되었으며 

22/23시즌 수행 완료

2022

◦남극 테라노바 만 해빙, 

캠벨빙하 거동이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기타환경 

변화 

Ÿ 해빙 불안정으로 입남극 

항공편 취소로 인한 

하계활동 미수행

Ÿ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 

연구 진행 중 

◦윌란스 호수 단일세포 

분리-증폭-염기서열 

분석 및 메르세르 

호수와의 비교연구

◦자동액체 처리 플랫폼 

장비구축 및 

분석기술개발

기타환경 

변화 

Ÿ 보존법과 장기간 

보관(2012/13 시료)으로 

인해 시료가 손상되고 

소진되어 분석 불가능

Ÿ 윌란스, 그라운딩존 퇴적토 

분석을 앞당겨 진행, 

’25년까지 성과 달성 가능

1-2-③.

남·북극기지 

기반 생태계 

반응 장기관측과 

작동원리 규명

2022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내의 크릴 조사수역 

생태조사

기타환경 

변화 

Ÿ 아라온 운항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예정지역 변경, 

예비 실험 분석 수행 

Ÿ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 및 

분석수행(’24년 성과 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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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 비교 

연구분야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원인 미달성 사유 개선계획

1-1-②-④빙하연구
(연구사업계획서, 49p)

불가능
외교환경 

변화

Ÿ 러-우 전쟁 장기화로 

Ridge B 한-러 

심부빙하시추 프로그램 

추진이 불투명해짐

Ÿ 국제공동 연구 파트너 다각화 및 

IPICS 산하에서 추진되는 타 

빙하코어 프로그램 참여 

추진계획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전략목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극지 기후 관측·예측 기술 개발

연구분야 연도 세부추진계획 원인 미달성 사유 개선계획

2-1-②.

남극 기후변화의 

이해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2021

◦오로라 관측 이미지 자료 

통계적 분석

◦남극 내륙 원격 무인 

관측시스템 현장 설치

◦오로라 발생과 극지 

전리권-열권 상호 변동성 연구 

◦오로라 입자에 의한 극지 대기 

화학적 변화 규명 연구를 위한 

수치모델 연구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남극 무인 관측시스템 

운영이 취소

Ÿ 22/23 하계시즌 

장보고기지 방문하여 

수행 완료 

전략목표 3. 생물 자원 및 저온 특성 활용 기술 개발

연구분야 연도 세부추진계획 원인 미달성 사유 개선계획

3-1-①.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2022

◦단백질분해효소(P66) 상용화 

◦바이오신소재 특허 확보 및 

MS-라이브러리 DB 확보 

◦러시아 야쿠타 주변 극한 

적응생물 탐사 및 확보

◦관련 특허출원(4건)

외교환경 

변화

Ÿ 러-우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야쿠타 지역 

시료 확보 불가

Ÿ 해양수산부 ‘해양 

R&D ’24년 예산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23년부로 종료 

Ÿ 연구 환경변화에 

따라 생물 및 환경 

시료 확보 지역 대체

3-1-②.

극지생물 유전체 

분석 및 활용 연구

2021

◦기능유전체 분석을 통한 

극지생물의 특성규명

 - 기능 단백질 군의 세포내

시너지 효능 검증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으로 

현장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성과 미달성

Ÿ 순연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까지 

성과 달성 예정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12

전략목표 4. 생물 자원 및 저온 특성 활용 기술 개발

연구분야 연도 세부추진계획 원인 미달성 사유 개선계획

 4-1-①.

 남극 

빙저지형도(Bed

map) 작성을 

위한 항공기용 

방하탐사 시스템 

개발

2022

◦빙하레이더 시스템 통합 및 항공기 

운영 테스트(알라바마대(미국) 공동)

◦빙하레이더 3D 데이터 생성을 위한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알라바마대(미국) 공동)

◦극지형 VTOL 통합시험 및 자동 

이착륙 기술 적용

◦LiDAR·초분광 통합 센서 항공   

운영 성능 향상

기타환경 

변화 

Ÿ 장보고기지 인근 해빙 

활주로 불안정으로 

현장 접근이 불가, 

이로 인해 육상테스트 

수행 불가능

Ÿ 22/23시즌 선박테스트 

완료, 23/24시즌 

세종기지에서 육상 테스트 

진행 예정

 4-1-②.

 남극 David 빙하 

빙저호 열수시추 

기술 개발

2021

◦국내 최초 96채널 빙원 탄성파 탐사 

시스템 구축

◦빙저호 시추 시료 현장분석을 위한 

이동식 청정실험실 제작

 - 시료 이송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염 

최소화

◦빙저호 열수시추기 동력 공급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발전기 제작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21/22시즌 계획되었던  

광역․정밀 탄성파탐사가 

1회의 정밀 탄성파 

탐사로 변경

Ÿ 남극 현장탐사 추가 

비용(인력충원, 

기간연장, 현지격리비 

등) 발생, 장비 단가 

상승, 현지 출장 불가 

상황으로 인해 제작 

보류 

Ÿ 탐사인력 충원 및 현장 

탐사기간 연장을 통해 

빙저호 시추 최적 위치 

선정에 필요한 정밀 탄성파 

탐사 자료 확보 

완료(’22.02)

Ÿ 영국 BAS의 Ellsworth 

시추시스템 활용 협의 

완료(’22.08)

2022

◦David 빙하 심부 빙저호 지역 총 

20km 길이의 정밀격자형 측선에 

대한 정밀 탄성파 탐사

◦열수시추 멸균시스템 극지 현장

시험운영

◦빙저호 퇴적물 채취를 위한 시추기 

시스템 제작

 - 단기간에 최대한의 퇴적물 시추가 

가능한 다중/피스톤 시추기 제작

◦열수시추기 시추 Probe 한-영 

공동제작

 - 영국 현지 열수시추기 시추 Probe 

제작과정의 국내연구진 참여를 통한 

기술 확보

 - 자체 시추 probe 제작

◦한-영 공동 서남극 빙저호 시추 

현장연구 참여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으로 

남극하계탐사 전면 축소

Ÿ 빙저호팀 현장탐사 및 

영-칠레의 서남극 

CECs 빙저호 

시추프로그램 전면 취소

Ÿ 국내 시험운영을 통한 

시스템 성능 및 멸균 

유효성 검증 완료(’22.10)

Ÿ BAS 방문 협의를 통해 

CECs 빙저호 청정열수 

시추시스템을 활용한 

한국의 데이비드 빙원 

빙저호(D2) 공동 

시추프로그램 개발 

합의(’23.08)

 4-2-①.

 남극내륙 

육상/항공 연구 

보급루트 확보 및 

내륙 연구캠프 

구축

2020

◦남극내륙 진출루트(K루트) 1,500km 

개척

◦남극내륙 빙저호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자료 조사

◦남극내륙 친환경 안전 연구활동 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제 컨퍼런스 참가를 통한 남극내륙 

타 기지 연구/지원 체계 자료 수집 

(1단계 3년간 지속적 수행)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으로 

남극하계탐사 전면 

축소

Ÿ 차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남극내륙 진출루트(K루트) 

베이스캠프를 정비,

남극내륙 빙저호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자료 

조사계획 수립 

Ÿ 그 외 연구활동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타 

기지 연구/지원 체계 자료 

수집은 당해 달성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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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장 향후 개선계획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기술수준 비교 

연구분야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원인 미달성 사유 개선계획

4-2-②-②북그린란드
(연구사업계획서, 130p)

불가능

팬데믹, 

외교환경 

변화 

Ÿ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해외출장 불가,  

그린란드 정부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장조사 축소

Ÿ 북그린란드 미답지 2곳의 연구 

거점 구축으로 변경 검토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2022

◦남극내륙 진출루트(K루트) 2,000km 

개척

◦남극내륙 심부빙하 시료 시추 후보지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자료 조사

◦소내외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남극내륙 블루아이스 연구캠프 

(장보고기지 기점 500km 지점)구축

◦고단열 컨테이너(철도연 공동개발)를 

활용한 에너지 고효율 남극내륙 

연구캠프 극지현장 시험운영

기타환경

변화 

Ÿ 장보고기지 증축공사로 

인한 기지 체류인원 

제한으로 남극내륙탐사 

취소

Ÿ 남극내륙 진출루트 개척  

2,100km 순연 달성 

예정(’23.12) 

Ÿ 외부기관(서울대학교) 

주도의 블루아이스 

연구거점 구축 사업 개발 

추진

Ÿ 장보고기지 내 고단열 

컨테이너 시험운영 당해 

수행 완료

 4-2-②.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북그린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지출

2020
◦북그린란드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북그린란드 미답지의 기지 후보지 조사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으로 

현장조사 불가하였으며 

정상적 국제협력 

진행이 어려움

Ÿ 21/22 시즌 미답지 중심부 

최초의 식생지도 작성 및 

AWS를 설치하여 향후 

다학제 연구 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데이터 습득

2021

◦북그린란드 연구기지 건설 계획 수립 

(기지 설계, 자재 운송, 지원 인력 

투입 등)

◦생태·고환경·기후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

팬데믹

Ÿ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며 정상적인 

장기 현장조사 불가

Ÿ 짧은 현장조사를 통해 

미답지 신규지역 연구거점 

가능성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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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전략목표 1

성과목표 1-1 지체구조/지질환경 모델을 통한 극지환경 진단 및 과거 극지환경 복원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성과

연구분야 ❶ 남극 대륙 지체구조 모델 개발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화산분출물 
지구화학자료 획득

◦ 카보네이셔스 
콘드라이트의 
불활성기체 
동위원소 분석

◦ 북빅토리아랜드 주요 
암체 구분 및 화산층서 
정립, 콘드라이트 
우주선 노출연대 획득

◦ 화산암 9개시료에 대한 
40Ar/39Ar, OSL 연대측정과 
화산 분출물 28개 시료에 
대한 전암, Sr-Nd-Pb-Hf 
동위원소 분석 100

100

◦ 카보네이셔스 콘드라이트 
8개에 대한 우주선 노출 
연대와 낙하연대 측정

◦ 균열대에서의 측선 
250km 이상 해저 
지형 및 지자기 
자료 획득

◦ 중앙해령 주변 
해저화산에 대한 
지구물리적, 
지화학적 분석

◦ 균열대의 정밀 
해저지형 및 
지자기이상 관련 지도 
작성(총 측선 250km 
자료획득 및 지도작성 
1건)

◦ 약 2,400km 정밀 해저지형 
및 지자기 자료 획득 완료

  * ’20년 약 1,000km, 21/22시즌 

 약 1,400km 자료획득

 - 확장-균열대의 정밀 해저지형 및 

지자기이상 관련 지도 작성 100

◦ 중앙해령 KR1 
해저화산의 분포 및 
지형도, 해저산에 대한 
지자기 연대 측정(1건)

◦ 중앙해령 KR1 해저화산의 
분포 및 지형도, 해저산에 
대한 지자기 연대 측정 완료 
및 논문 게재(2건)

2021

◦ Polar 3 지역 
지진관측망 구축

◦ 해저면 지진계 
수평성분 보정 방법 
개발

◦ 육상/해저면 
지진관측소 15개소 
이상 설치

◦ 육상 6개, 해저면(Orca) 5개 
관측소 신설 

  * 22/23 시즌 해저면 관측소 5개 
신설, 순연되어 성과 달성 

73

91

◦ 해저면 지진계의 수평 
성분을 바탕으로 
진북방향에 대한 
정확한 오차 측정

   *오차 ±5도 이내

◦ 원격지진을 이용한 해저면 
지진계 수평성분 보정 성공

◦ 윌슨-바워스 터레인 
경계부 지질연대 
변성조건 획득

◦ 지온지압계, 열역학 
모델링을 통해 변성 
온도-압력 계산

◦ 석류석-펜자이트-흑운모-사장석, 
석류석-각섬석-사장석, 
석류석-녹니석 지온지압계를 
이용하여 고생대 로스조산운동 
변성조건 획득

100

◦ 해저면 암석시료 획득
◦ 화산암시료 

주원소/미량원소 
분석

◦ 암석시료 확보
(5개 정점)

◦ 암석 시료 확보(21개 정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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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부분달성: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20~’25)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1)
◦ Polar 3 지역 지진관측망 구축

◦ 해저면 지진계 수평성분 보정 방법 개발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장보고/로스해 현장조사 축소됨에 따라 성과 미달성

Ÿ 22/23시즌 남극 현장조사에서 추가 5개 해저면 지진관측소 신설 완료달성율 73%

세부추진계획(2022) ◦ Polar 3지역 3차원 상부 맨틀 속도 구조 모델링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 상황으로 장보고/로스해 현장조사 축소됨에 따라 Polar3 지역의 해상도 미달성

Ÿ ’23-’25기간 동안 신설될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Polar3 지역의 해상도를 높일 계획달성율 80%

연구분야 ❷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 10개의 샘플정점에 
대한 분석 수행 및 
지화학적 특성 
파악(5건)

◦ 시료 분석 및 지화학적 특성 
파악 완료

932022

◦ Polar 3지역 3차원 
상부 맨틀 속도 
구조 모델링

◦ 해상도 100km급 모델 
제시(1건)

◦ 최고 해상도 지역 100km급 
모델 개발(Polar3 지역 해상도 

100km급 대비 80% 수준)  
80

◦ 빅토리아랜드 
터레인과 
연령자료가 표시된 
지질도 작성

◦ 남극운석 
구성광물간 
동위원소 교환 및 
확산 모델링

◦ 빅토리아랜드 지체구조 
모식도 작성

◦ 빅토리아랜드 신원생대-고생대 
지체구조 진화 모식도 완성

100

◦ 소행성 표면에서 
일어나는 동위원소 
확산 모델 제시(1건)

◦ 확산 수치모델 작성

◦ 질란디아-남극 맨틀 
기원 및 진화과정 규명

◦ 맨틀 암석 변형모델 
수립

◦ 맨틀 동역학 및 진화 
과정 모델 제시(1건)

◦ 장보고기지 주변 맨틀암석 
진화과정 모델 제시(1건) 
및 논문 게재

100

◦ 맨틀내부구조 모델 
제시(1건)

◦ 맨틀내부구조 모델 제시 
완료 (1건)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한-러시아 

국제공동심부빙하시추 

프로그램 협약

◦ 북빅토리아랜드 

   Tourmaline PlateauI(TP) 

천부빙하시추시료의 

물안정동위원소 및 이온성분 

화학 분석

◦ TP천부빙하의 

깊이-연대 모델 구축

◦ TP천부빙하 밀도와 

AWS 온도에 기반한 

깊이-연대 모델 

구축 완료
82 94

◦ 빅토리아랜드 및 

그린란드 빙하 

분석(논문 게재 1건)

◦ 빅토리아랜드 

빙하분석 논문 게재 

(논문 게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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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 서남극 대륙 빙붕 밑 해저 

퇴적물을 획득하기 위한 

국제공동 대륙 시추 

프로그램(ICDP) 협약

(10개국 참여)

◦ 서남극 아문젠해 탐사와 

중력 시추 퇴적물의 고기후 

지시자(입도, 유기탄소, 

점토광물, 고생물, 동위원소 

등) 분석(국제공동 해저 시추 

프로그램 IODP에서 확보한 

시료 포함)

◦ 아문젠해 지구물리 

자료/시추 시료 

확보(1건)

◦ 서남극 아문젠해 

탐사 완료, 중력시추 

퇴적물 확보 

100

◦ 국제공동 IODP 시추 

시료 확보(1건) 및 

퇴적학적/지화학적 

고기후 지시자 분석  

(논문 게재 1건)

◦ 국제공동 IODP  

(Exp.374,383) 

시추 시료 확보 및 

퇴적학적/지화학적 

고기후 지시자 

분석으로 논문 게재  

◦ 북극 동시베리아해 

해저-수층-대기 메탄방출량 

제시 및 기원지 추적

◦ 최근 북극온난화에 

따른 동시베리아해 

메탄방출량 및 

메탄생성/소모 미생물 

역할 제시(논문 게재 1건)

◦ 척치고원 

가스하이드레이트 

존재 규명 

(논문 게재 1건)

100

◦ 미생물 산화의 

새로운 매개변수화 

제안을 위한 

일산화탄소 모델링 

연구(논문 게재 1건)

◦ 동시베리아해 수층의 

용존 유기물의 기원 

규명(논문 게재 1건)

2021

◦ Vostok 심부빙하시추 참여

◦ 북빅토리아랜드 

천부빙하(GV7, Stxy, HN, 

TP)의 깊이-연대모델 개선

◦ Vostok 심부빙하 

시추 시료 확보

◦ Vostok 빙하 시료 

확보(천부빙하 

국내운송, 심부빙하 

현장보관)

100

100

◦ 북빅토리아랜드 

빙화학적 조성의 

시공간적 변화 특성 

파악

◦ 북빅토리아랜드 

빙화학적 조성의 

시공간 변화 특성 

기초자료 확보

◦ 서남극 로스해 빙상 주변에서 

아라온 기반 중력/피스톤 

방법으로 시추 퇴적물 및 

국제공동 IODP 시료 확보 

및 고기후 지시자(입도, 

유기탄소, 점토광물, 고생물, 

동위원소 등) 분석

◦ 서남극 아문젠해/로스해의 

과거 온난기 고환경 기록 해석

◦ 서남극 대륙붕의 과거 

온난기(홀로세 중기와 

지난 간빙기) 동안 

고환경 해석 및 퇴적 

양상 변화 복원

(논문 게재 1건)

◦ 서남극 대륙붕의 

과거온난기(홀로세 

중기와 지난 간빙기) 

기간 고환경과 퇴적 

양상 변화에 대해 

규명(논문 게재 1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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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20~’25)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 북극 동시베리아해/척치해 

해저 환경 탐사

◦ 북극 기후변화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망간단괴 형성 

 관련성 규명

(논문 게재 1건)

◦ 퇴적물내 메탄과 

퇴적층 성분과의 

상호작용연구 게재 

(논문 게재 1건)

100

◦ Mud Volcano에서의 

생지화학적 특성 

연구(논문 게재 1건) 

◦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 환경 연구

(논문 게재 1건)

◦ 보퍼트해 

해저동토층의 구조 

규명(논문 게재 1건) 

2022

◦ Ridge B 지구물리탐사

◦ 북빅토리아랜드 

천부빙하(GV7, Stxy, HN, 

TP)의 빙화학적 공간특성 

규명 및 적설연령 규명

◦ 북빅토리아랜드 대기-빙상 

상호작용의 특성 규명

◦ Ridge B 빙하 구조 

파악이 가능한 시추 

시료 확보

◦ Ridge B 빙하 

프로그램 순연

77

89

◦ 북빅토리아랜드 

빙화학적 조성의 

시공간적 변화 원인 

규명(논문 게재 1건)

◦ 북빅토리아랜드 

빙화학적 조성 농도 

변동성 원인 

규명(논문 게재 1건)

◦ 서남극 KIS(Kamb Ice 

Stream)에서 HWD(Hot 

Water Drilling) 시스템과 

해저 드릴링으로 퇴적물 

시추(ICDP)

◦ 서남극 국제공동 IODP 

시료의 고기후 지시자(오팔) 

분석 및 심층수 순환 변화 

해석

◦ 국제공동 ICDP KIS 

시추 및 시료 

확보(1건)(퇴적 두께 

200m급) 및 

국제공동 IODP 시추 

시료 확보(1건)

◦ IODP(국제공동해양

시추프로그램) 시료 

확보

◦ SWAIS 2C사업* 

시추 및 시료 미확보
  * ICDP와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동 드릴링 시추사업 
90

◦ 서남극 심해의 과거 

온난기 동안 고해양 

순환 복원

(논문 게재 1건)

◦ 서남극 심해의 

과거온난기 동안 

고해양 순환연구 

(논문 게재 1건)

◦ 첨단해저탐사장비를 이용한 

캐나다 보퍼트해 해저변동성 

탐사

◦ 캐나다 보퍼트해 

해저영구 동토층 거동 

및 변동성 파악

◦ 해저동토층 변화에 

의한 급격한 

해저지형변화 

연구(논문 게재 1건)

100◦ 대량 해저메탄방출구조

(진흙화산, 해저얼음산 

등) 활동성 규명(논문 

게재 1건)

◦ 척치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매장지역의 포화도 

등 가스하이드레이트 

물성 분석 

(논문 게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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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0)
◦ 한-러시아 국제공동심부빙하시추 프로그램 협약

◦ 북빅토리아랜드 TP(Tourmaline Plateau)천부빙하시추시료의 물안정동위원소 및 이온성분 

화학 분석

사유 및 개선계획 Ÿ KOPRI-AARI(Arctic and Antarctic Research Institute, 러시아 남북극연구소)와의 
협약서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부속서로 추가하기로 결정

Ÿ 부속서 초안 완성 전 팬데믹 장기화와 러-우 전쟁으로 협약 진행 불확실해짐
Ÿ 국제적으로 빙하 연구 파트너를 다양화하고 국제공동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달성율 82%

세부추진계획(2022)
◦ Ridge B 지구물리탐사

◦ 북빅토리아랜드 천부빙하(GV7, Stxy, HN, TP)의 빙화학적 공간특성 규명 및 적설연령 규명

◦ 북빅토리아랜드 대기-빙상 상호작용의 특성 규명

사유 및 개선계획 Ÿ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한-러 공동 연구 불투명
Ÿ IPICS(International Partnerships in Ice Core Sciences) 산하 국제공동 빙하 

시추프로그램 참여 및 신규 국제 공동 빙하코어 연구 프로그램 개발 추진 계획달성율 77%

세부추진계획(2022)
◦ 서남극 KIS(Kamb Ice Stream)에서 HWD(Hot Water Drilling) 시스템과 해저 드릴링으로 

퇴적물 시추(ICDP)

◦ 서남극 국제공동 IODP 시료의 고기후 지시자(오팔) 분석 및 심층수 순환 변화 해석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으로 시추장비 개발 일정(부품 보급 등)이 연기
Ÿ 시추프로그램은 순연되어 ’23년 진행 중 달성율 90%

 기술수준 비교 

연구분야 ❶ 남극 대륙 지체구조 모델 개발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① 서남극 지구물리
관측망 설치·운영

POLENET program 
(미국) 35% 70% 50% 가능

② 비파괴광물
화학조성분석기술 오레곤 대학교(미국) 50% 100% 100% 가능

③ 해저면탐사 및 
맨틀연구

하버드대학교(미국) / 
우즈홀 해양연구소(미국) 33% 70% 　50% 가능　

연구분야 ❷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④ 빙하연구 Beyond Epoca consortium
(EU 10개국) 10% 70% 20% 불가능

⑤ 극지퇴적물
시추 및 분석기술 NSF(미국) 30% 50% 40% 가능

⑥ 북극해 해저환경 
변화 연구수준

AWI(독일) 60% 80% 75% 가능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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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④ 빙하연구
(기술수준 도출근거)

◦ 10% = [현재] (200m 급 천부빙하연구 기반확보, 초극미량 빙하 시추 시료분석기술 1개(Pb 동위원소) 확보 

/ [선진기관] 100% (3,000m 이상 심부빙하 연구기반 확보, 초극미량 빙하 시추 시료 분석기술 10개 이상) 

◦ 70% = [25년] (1,500m 급 중부빙하연구기반 확보, 초극미량 빙하 시추 시료 분석기술 5개 확보 

/ [선진기관] 100% (3,000m 이상 심부빙하 연구기반 확보, 초극미량 빙하 시추 시료 분석기술 10개)

사유 및 개선계획 Ÿ 러-우 전쟁 장기화로 Ridge B 한-러 심부빙하시추 프로그램 추진 불투명
Ÿ IPICS 산하 타 빙하코어 프로그램 참여/개발 및 국제공동 연구 파트너 다각화 추진

 

성과목표 1-2 환경변화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극지환경과 생태계 변화 진단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성과

연구분야 ❶ 해양 환경 변동성 평가를 위한 중장기 관측 및 전망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남극해 미답해역(극전선역) 

열, 탄소, 물질순환 

종합관측망 구축

◦ 한국 주도형 남극해 

장기 관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남극해 남동 인디아 

해령 극전선 해역에 

장기 관측망 구축 

(16지점의 무인자동 

해류 관측시스템) 100

100

◦ 향후 3년간 3회 

위성으로 자료 전송 

예정

◦ 빙하기원 융빙수 농도 및 

해양환경(생물) 분포 

특성파악을 위한  

현장실측자료 획득 

◦ 빙하기원 융빙수 

밀도·분포 및 

확산·혼합 과정 파악

◦ 현장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융빙수의 

공간적분포를 파악, 

확산 및 혼합과정 

추정　

100

◦ 서북극해 

해빙-해양-생태계 

환경변수 DB 구축 및 

해양 환경변화 원인 인자 

분석

◦ 웹기반 북극해 해빙- 

해양환경변화 변수 

DB 구축

(북극해 연구관련 국가 

및 연구자에게 제공)

◦ DB 구축 및 관련 

연구자에게 DB 

제공(6건)

100

◦ 북극해 환경변화에 

대한 논문 게재(1건)

◦ 북극해 관련 

논문게재(10건)

2021

◦ 서남극 현장관측 및 

자료분석 

   (해양물리 계류를 통한 

해수온 및 해류 관측-> 

열 이동 분석, 해양 

◦ 종합 해양 관측 자료 

확보 (해양계류자료 및 

표층관측 자료, 시계열 

해류 및 탄소시스템 

핵심요소 등)

◦ 로스해 연안 

대륙사면에 

해양물리계류 4지점 

설치 완료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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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무기탄소 요소 측정-> 

탄소흡수량/교환량의 

변동성 분석) 

◦ 남극해 태평양해역 

전역에 걸쳐 

탄소시스템 

핵심요소들에 대한 

표층관측 및 

자료분석 수행

◦ 융빙수의 확산·혼합 

과정과 해양 수괴 및 

환경변수와의 상관성 분석 

◦ 해수 수괴 및 

해류시스템의 변동성과 

융빙수 확산·혼합 

과정의 관계 규명

(논문 게재 1건)

◦ 관련연구 수행 및 

총 2건 논문 게재 

(’21년 1건, ’22년 1건) 

100

◦ 서북극해 해양환경 변동성 

평가를 위한 온난화 감시 

체계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적용

◦ 북극해 온난화 

감시시스템 구축

(해빙-해양장기 계류 

시스템 설계 및 현장 

적용) 

◦ 웹기반 KAOS(Korea 

Arctic Ocean-Data 

System) 구축 

100

2022

◦ 남극해 기후조절력 현황 

실관측 및 분석

◦ 남극해 열 수송과정 

및 탄소흡수시스템 

공간 모식도 작성(1건)

◦ 극전선 해역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열의 

극 수송량 계산
100

100

◦ 표층 무기탄소와 

탄소안정 동위원소비  

분석 및 공간분포도 

작성 완료

◦ 융빙수 및 미량금속 

배출이 주요 

해양환경인자(해수 수괴, 

순환 및 수층생물 분포)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융빙수 배출량과 

미량금속 연안해역 

공급량 및 플럭스와의 

연관관계 규명

(논문 게재 1건)

◦ 서남극 연안 미량금속의 

공간분포특성 규명 

연구 참여

(논문 게재 1건)

100

◦ 미량금속 배출과 

수층생물 분포와 

연관관계 규명

(논문 게재 1건)

◦ 미량금속 배출과 

수층생물 분포 

연관관계 규명 연구 

참여(논문 게재 1건) 

◦ 북극해 온난화 변동 추이 

및 해양 생물수산자원 

생물량 분포 특성 분석

◦ 북극해 생물수산자원 

생물량의 공간 분포도 

제시(1건) 

◦ 생물수산자원의 공간 

분포도 제시(1건) 

100

◦ 온난화 추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기초자료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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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연구분야 ❷  남·북극 생태계 군집 분석과 관측기술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남극 테라노바만 해빙, 캠벨빙하 
변동 영향과 저서생태계 생물군 
다양성 조사

  * 주요 출현종들의 분류, 생태정보
구축(해조류 3종, 무척추동물 53종, 
어류3종 + α)

◦ 해빙 밑 ice platelet 

분포도(1건)

◦ 팬데믹 상황으로 
해빙탐사 
국제공동연구 연기 50

88

◦ 주요생물시료(50건), 

종목록

◦ 주요생물시료 50건 

확보 

◦ 잠수포유류를 활용한 환경자료 
수집 태깅기술 개발 및 현장 
테스트

◦ 물범 포획 및 
태깅기술 매뉴얼 
작성(1건), 현장 
테스트결과(1건)

◦ 물범 포획 및 
태깅기술 매뉴얼 작성  
(1건), 현장 
테스트결과(3건) 달성 

100

◦ 물범 조직 
샘플(9건)

◦ 물범 조직 샘플 12건 

확보(혈액 샘플 4건, 

털 3건, 번식시료 

5건)

◦ 선행연구에서 발굴된 

지표생물군(플랑크톤, 

해저우점생물군) 분포 및 

생물량 변동 분석

◦ 대표 지표생물군의 

생물량 변동 

분포도 제작(1건)

◦ 빙하 후퇴에 따른 

대표 지표생물군 

(저서생물 및 

해조류)의 생물량 

변동 분포도 논문 

게재(1건)

100

◦ 메르세르 호수 단일세포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저온청정 생물랩(Sub-Zero 
Lab) 구축

  * Class1000 등급, 현재 
국내에 동급의 시설 부재 

◦ 염기서열 
분석(350건)

◦ 고품질의 데이터 
1,374건 확보 완료

100◦ 국내 최초 Class 
1000 등급의 
청정랩 시설 확보

◦ 시설 확보 완료

2021

◦ 해빙 밑 저서환경 관측기술과 
분석법 구축 

◦ 저서 부착판 실험 
1건(이태리 
제노바대학과 
기술협력)

◦ 수중 설치한 저서 

부착판 2기 연속 

수거 완료 

100

100

◦ 수중 
영상분석기술(1건)

◦ 수중영상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법 프로토 타입 

개발 및 테스트 완료 

(1건)

◦ 잠수포유류 활용 수중행동 
관찰 및 해양관측 기술 구축

◦ 물범 행동자료(7건), 
혈액 및 조직 
샘플(9건)

◦ GPS 부착(19건), 

조직시료 36건 확보 

(혈액 4건, 털 29건, 

태반 및 양수 3건) 

100

◦ 지표생물군과 생태프로세스 
변동 유발 핵심 요인 규명과 
반응도 정량화

◦ 빙하후퇴로 인한 
지표생물군 반응도 
정량화 및 연관성 
규명

◦ 빙하후퇴에 의한 

수층 식물플랑크톤 

생산력의 변화 및 

환경 요인 파악 논문 

게재(1건) 100

◦ 환경 변화에 따른 

저서 지표 생물 

(멍게류)의 먹이원 

변화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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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20~’25)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 빙저호 메르세르의 생지화학적 
물질순환 관련 미생물의 기능 
유전자 분석 및 진화특성 
규명

◦ 단일세포 분리(FACS) 장비 
도입 및 분석기술개발

◦ 일반 수계와 빙저호 
유전체 비교분석

◦ 유전체 비교분석 완료

100◦ FACS 장비 구축 
및 단일 세포 
분리기술 셋업

◦ 장비 구축 및 
분리기술 셋업 완료

2022

◦ 남극 테라노바만 해빙, 
캠벨빙하 거동이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 온도반응 
생리실험장비 1건 
수중 설치(영국 
BAS와 기술협력)  

◦ 해빙불안정으로 
순연되어 진행 중 

50

75

◦ 주요생물군 
군집구조(1건)

◦ 장보고만 저서생물 
군집구조도 작성 
완료(1건)

◦ 잠수포유류를 활용한 해양관측 
기술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물범 행동자료(8건), 
수중 행동권 지도 
작성(15건)

◦ 물범 행동자료(잠수 
깊이별 관측자료) 8건 
(개체당 1건) 및 
행동권 관측 지도 
15건(개체당 1건) 
작성 완료 

100

◦ 국제 포유류 
네트워크 
컨소시엄(MEOP) 
참여

◦ 테라노바만에서 
부착한 웨델물범 CTD 
자료 기반 국제 
포유류 관측 네트워크 
기여 및 결과 보고

 - 합동관측단(OCG) 

12,13차 회의에 결과 
보고

 - 국제 포유류 관측  
네트워크(AniBOS)
참여

◦ 먹이망, 수층과 저서생태계간의 
물질 순환 (benthic-pelagic 
coupling) 과정 규명

◦ 수층과 저서생태계간 
탄소교환(benthic

 - pelagic coupling) 
모식도 제작(1건)

◦ 수층 생태계 
일차생산력 측정 완료

◦ 저서 생태계 먹이망 
구조 파악 및 탄소 
순환 분석 후 모식도 
제작(1건)

100

◦ 윌란스 호수 단일세포 
분리-증폭-염기서열 분석 및 
메르세르 호수와의 비교연구

◦ 자동액체 처리 플랫폼 
장비구축 및 분석기술개발

◦ 염기서열 분석 
120건, 빙저호 
특이 적응 유전자 
발굴

◦ 퇴적토 14점 
단일세포 분리 및 
증폭 완료

50◦ 자동액체 처리 
플랫폼 장비 구축을 
통한 대량시료  
분석기술 셋업

◦ 자동액체 처리 플랫폼 
장비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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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0) ◦ 남극 테라노바만 해빙, 캠벨빙하 변동 영향과 저서생태계 생물군 다양성 조사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으로 인해 해빙 탐사 국제공동연구 연기
Ÿ 해당 내용은 ’22년 하계수행 시 완료 달성율 50%

세부추진계획(2022) ◦ 남극 테라노바만 해빙, 캠벨빙하 거동이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유 및 개선계획 Ÿ 해빙 불안정으로 입남극 항공편 취소됨에 따라 하계활동 미수행
Ÿ 순연되어 진행 중  달성율 50%

세부추진계획(2022)
◦ 윌란스 호수 단일세포 분리-증폭-염기서열 분석 및 메르세르 호수와의 비교연구

◦ 자동액체 처리 플랫폼 장비구축 및 분석기술개발

사유 및 개선계획 Ÿ 시료의 보존법과 장기간 보관(2012/13 시료)으로 인해 시료가 손상/소진되어 분석 불가
Ÿ 윌란스, 그라운딩존 퇴적토 분석을 빠르게 진행중에 있으며 ’25년까지 성과 달성 가능 달성율 50%

연구분야 ❸  남‧북극기지 기반 생태계 반응 장기관측과 작동원리 규명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남극 육상생태 종합관측
(ANTOS) DB 공식 런칭

  * ANTOS(Antarctic Near Shore and 

Terrestrial Observation System: 
남극 육상-생태 종합관측 프로그램)

◦ ANTOS 데이터 
총괄로 웹페이지 
공식 오픈

  * 남극 육상생태 관측 자료 
공유 네트워크 핵심 역할 
수행

◦ ANTOS 데이터 
총괄로 웹페이지 
공식 오픈
(https://antosdb.org)

100

100

◦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서식 
생물다양성, 환경, 군집 구조 
변화 관련 장기 관측망 구축

◦ 수중 방형구(10건), 
생물종 리스트(1건), 
연안환경 연단위 
관측자료(10건, 
pCO2 포함) 

◦ 수심별 방형구(15건), 
생물종 리스트(2건), 
연안환경 관측 완료 
(영양염, pCO2 등 
10개 항목)

100

◦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구성원간 상호작용 특성 분석

 - 먹이망 구조 조사시 분류군 

조사를 포함하여 수행 

◦ 로스해 
일반보호수역의 
먹이망 구조 모식도 
작성(1건)

◦ 로스해 
일반보호수역의 
먹이망 구조 모식도 
작성(1건)

100

◦ 남극특별보호구역 연례 
생태모니터링 및 기지환경관리

◦ 환경부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1건)

◦ 환경부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1건)

100

2021
◦ 극지역 생태계 관측 분야 

선도기술 개발

◦ 바톤반도 미세지형 
초정밀 지도 작성
(1건, 해상도 0.1m급) 

◦ 바톤반도 육상 
미세지형 공간분포 
정밀지도 제작 완료 
(해상도 0.1m급)

100 100



24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20~’25)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2) ◦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내의 크릴 조사수역 생태조사

사유 및 개선계획 Ÿ 아라온 운항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예정지역이 변경, 해당 계획은 순연되어 예비 실험 및 
분석이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에 성과 달성 예정 달성율 30%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캠벨빙하 
거동, 생물생태정보 분석

◦ 캠벨빙하 면적과 
이동속도 분석(1건)

◦ 캠벨빙하 거동 분석 
및 주요종 개체군 
특성 분석 완료(2건) 

100◦ 주요종(남극은어, 
남극 가리비, 
해조류) 개체군 
특성(1건), 서식환경 
연중치 3건(PAR, 
Chla, CTD)

◦ 주요종 서식환경 정보 
획득 완료

◦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구조 종합 분석

◦ CCAMLR의 
보존조치 이행 
의무에 따라 매 
5년마다 제출할 
연구 종합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1건)

◦ CCAMLR에 
종합보고서 제출

100

◦ 남극특별보호구역 연례 
생태모니터링 및 기지환경관리

◦ 환경부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제출(1건)

◦ 환경부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1건)

100

2022

◦ 남극 대표식생의 생리생태 
자료 확보

◦ 킹조지섬 우점종 
자료 확보(누적 2종)

  * 우점종: 선태류 

Sanionia,지의류 Usnea
  * 주변 환경요인 자료 

확보(누적 40,000건)

◦ 킹조지섬 우점 식생의 
생리생태 자료 확보

  * 선태류 Sanionia의 광합성 

반응, 지의류 Usnea의 
유전형 자료 확보 완료

  * 주변 환경요인 관측자료 
90,000건 이상 확보 완료

100

83◦ 장보고만 캠벨빙하와 정착해빙 
분포, 연안생태계 반응

◦ 장보고만 폴리냐 
위성정보 분석 
자료(5건 이상)

◦ 장보고기지 주변 위성 
5종류 통합 분석 완료

100◦ 해양 및 해빙 
미세조류 생물량 및 
군집 변동(1건)

◦ 해빙미세조류 
시료채집(3년 연속)  
완료

◦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내의 
크릴 조사수역 생태조사

◦ 크릴조사수역의 
생물종 다양성 
평가자료(1건)

◦ 당해년도 아라온 
운항계획을 반영하여 
현장조사 일정 취소, 
예비 실험 분석 수행 

30

◦ 남극특별보호구역 연례 
생태모니터링 및 기지환경관리

◦ 환경부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1건)

◦ 환경부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1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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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기술수준 비교 

연구분야 ❶ 해양 환경 변동성 평가를 위한 중장기 관측 및 전망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① 서남극해 
탄소흡수력 
변동성 파악

SOCCOM프로젝트
(미국)

15% 83% 50% 가능

② 서남극
융빙수확산과

해양환경
변동성 연구

INSPIRE
(미국)

20% 80% 60% 가능

③ 서북극해 온난화 
및 해양환경 

반응연구

NOAA
(미국)

25% 75% 50% 가능

연구분야 ❷  남·북극 생태계 군집 분석과 관측기술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④ 태깅 및 
분석기술

St. Andrews 대학
(영국)

5% 100% 70% 가능

⑤ 연안생태계
보존기술

BAS 
(영국)

40% 85% 55% 가능

⑥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기술개발 연구수준 

비글로랩
(미국)

5% 100% 30% 가능

연구분야 ❸  남‧북극기지 기반 생태계 반응 장기관측과 작동원리 규명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⑦ 남극 육상
생물반응 관측

KOPRI
(대한민국)

100% 100% 100% 가능

⑧ 남극환경
장기관측
프로젝트

Antarctic Science 
Platform

(2020~2027)
(뉴질랜드)

50% 80% 65% 가능

⑨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 변동 

장기관측

NIWA
(뉴질랜드)

33% 67% 40% 가능

⑩ 남극특별
보호구역

관리 및 평가
모니터링

AAD
(호주)

50% 70% 6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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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2

성과목표 2-1 극지대기/기후 관측·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성과

연구분야 ❶ 북극 기후변화의 한반도 재해기상 영향 예측연구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종관 관측자료 
동화를 위한 전구 
대기 자료동화 체계 
수립

◦ 대기화학모형 결합 
북극-한반도 통합 
재해기상 
진단/전망용 모델링 
시스템 구축

◦ 북극 관측 인프라 
생산자료의 
(준)실시간 
전송시스템 구축

◦ 종관 관측자료 동화 
가능한 앙상블 칼만 
필터 기반 전구 대기 
자료동화 체계 구축

◦ 종관 관측자료 동화가 
가능한 로컬 앙상블 
트랜스폼 칼만필터(LETKF) 
기반 대기 자료동화 체계 
수립 완료

100

100

◦ 북극-한반도 통합 
재해기상 진단/전망용 
모델링 시스템 구축

◦ 북극-한반도 통합 재해기상 
진단/전망용 모델링 시스템 
소내 서버내 구축 완료

◦ 북극 관측자료 
(준)실시간 수집 체계 
구축

◦ 웹기반 북극관측자료  
(준)실시간 수집 시스템
구축 완료 　

◦ 관측 거점 운영 및 
DB 구축

◦ 동토의 분포에 따른 
툰드라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와 
동토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 환북극 기후냉각물질 
연속관측으로 
시스템간 피드백 
이해

◦ 북극권 동토 생태계 
변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

◦ 관측 거점 운영 
최적화(가동률 90% 
이상 지속확보) 및 
동토-대기-생태 
환경인자 DB 구축
(누적 24건)

◦ 관측거점 운영 정상(가동률 
90%) 및 환경인자 DB 
구축 완료 

100

◦ 툰드라지역 
대기-생태-동토 
환경변화 특성 
제시(논문 게재 12건, 
mrnIF 평균 70% 
이상)

◦ 관련 논문 게재 21건
(mrnIF 평균 74.1%)

◦ 아북극 북태평양 
해양-대기 관측 조사

◦ 북태평양 블로킹 
고기압 발생/소멸 
특성 분석

◦ 북태평양 저지고기압 
특성 조사 및 수치모델 
개선을 위한 해양-대기 
종합 관측자료 확보

◦ 북태평양 베링해 지역의 
해양-대기 종합관측 자료 
확보 

100

◦ 북태평양 블로킹 
생애주기 특성 파악

◦ 탐지된 블로킹 현상의 
생애주기 특성 및 한반도 
지역과의 상관 특성 
분석연구 수행 

2021

◦ 종관 및 위성 
관측자료 동화를 
위한 전구 대기 
자료동화 체계 
고도화

◦ 위성 관측자료도 동화 
가능한 앙상블 칼만 
필터 기반 전구 대기 
자료동화 체계 구축

◦ 미 NCAR의 DART(Data 
Assimilation Research 
Testbed) 기반으로 앙상블 
조정 칼만 필터(EAKF) 
방식의 자료동화 코드 개발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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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 대기화학모형 결합 
북극-한반도 통합 
재해기상 
진단/전망용 모델링 
시스템 평가

◦ 국제협력을 통한 
타국 북극 관측자료 
(준)실시간 전송

◦ 과거 20년 10개 
앙상블 3개월 재예측 
실험 수행

◦ 북극-한반도 통합 재해기상 
모델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거 20년(’00-’19)기간에 
11개의 앙상블을 생성, 과거 
재예측 실험을 수행 및 예측 
성능 평가 

◦ 국제협력을 통한 니알슨 
타국 대기관측 자료 
1건(준)실시간 수집

◦ 웹 기반 (준)실시간 수집 
시스템에 니알슨 소재 
이태리 운영 CCT(Climate 
Change Tower) 
기상자료의 추가 및 
자료동화 활용 기반 구축

◦ 아북극 북태평양 
해양-대기 종합 
관측시스템 구축

◦ 북태평양 블로킹 
고기압 국지/원격상관 
프로세스 분석

◦ 한반도 주변 해역 
고수온 예측시스템 
원형 개발

◦ 북태평양 저지고기압 
특성 조사 및 수치모델 
개선을 위한 해양-대기 
시계열 관측자료 생산

◦ 아북극 베링해 지역 
대기-해양 종합관측 부이의 
해양-대기 60일 시계열 
관측자료 생산

100
◦ 북태평양 블로킹 

생애주기 도식도 확보

◦ 한반도 지역 표층온도 변화에 
기여하는 북태평양 블로킹 
생애주기 도식도 확보

◦ 지역모델 기반 
대기-해양 접합 한반도 
고수온 예측시스템 원형 
확보

◦ 결합 지역기후모델 기반 
예측시스템 프로토타입 확보

1002022

◦ 전구 대기 자료동화 
체계의 최적화 및 
재분석 자료 생산

◦ 대기화학모형 결합 
북극-한반도 통합 
재해기상 
진단/전망용 모델링 
시스템 활용

◦ 국제협력을 통한 
북극 관측자료 
(준)실시간 전송 확대

◦ 전구 대기 자료동화 
체계 활용 2017년 
이후 북극 재분석 자료 
생산(83,000건 이상)

◦ 구축한 전구 대기 자료동화 
체계를 활용하여 ’17년 
1월~’22년 9월(6시간 간격, 
10개 앙상블) 전지구 재분석 
자료생산(83,920건)

10개/회*4회/일*{(365일/년)
*5년(’17-’21년)+273일(’22년)}

100

◦ 대기화학모형 결합 
북극-한반도 통합 
재해기상 진단/전망용 
모델링 시스템 활용 
재해기상 사례 5건(북극 
겨울 고온, 북극 하계 
악기상, 한반도 한파, 
폭염, 고농도 연무 각 
1건) 진단

◦ 5종의 재해기상 사례에 대한 
북극-한반도 통합 재해기상 
진단/전망용 모델링 
시스템의 모의 결과 진단

◦ 국제협력을 통한 니알슨 
타국 대기관측 자료 
추가(1건) 및 
(준)실시간 수집

◦ 웹 기반 (준)실시간 수집 
시스템에 니알슨 소재 독일 운영 
마이크로파라디오미터(Micro
wave Radiometer) 
기상자료 추가 및 자료동화 
활용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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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❷  남극 기후변화의 이해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 아북극 북태평양 
해양-대기 종합 
감시체계 운용

◦ 북태평양 블로킹 
고기압과 한반도 
주변 고수온 상관성 
분석

◦ 한반도 주변 해역 
고수온 예측시스템 
구축

◦ 북태평양 저지고기압 
특성 조사 및 수치모델 
개선을 위한 해양-대기 
계절 규모 시계열 
관측자료 확보

◦ 아북극 베링해 지역 
대기-해양 종합관측 부이 
및 파랑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대기 시계열 관측자료 
생산

100◦ 북태평양 블로킹 
상관성 도식도 확보

◦ 한반도 지역 표층온도 
변화와 북태평양 고기압 
상관성 도식도 확보

◦ 한반도 고수온 
예측시스템 활용 한반도 
고수온 진단 자료 생산 

◦ 결합 지역기후모델 기반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과거 
고수온 진단용 해양 
재분석자료 생산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남극기지 관측자료 
기반 극한기상 
종류별(강풍, 저온, 
폭설) 사례 선정

◦ 남극 반도 성층권 
오존 농도 변동 특성 
파악

◦ 남극 기후변동성 
메커니즘 
규명(남극제트기류와 
엘니뇨의 상관관계 
규명)

◦ 강풍 대표사례 관측 
시계열 자료 선별 및 
KPDC 등록

◦ 강풍 대표사례 
관측시계열자료 선별 및 
KPDC 등록 완료

100

100

◦ 수치모델 활용 기지의 
강풍사례 재현 분포도 
작성(사례일 전후2일, 
대표 3건, KPDC 등록)

◦ 강풍 사례 재현 분포도 작성 
및 KPDC 등록 완료

◦ 남극반도 성층권 
오존농도 분포자료 확보

◦ 남극반도 성층권 오존농도 
분포자료 확보 및 KPDC 등록 
완료

◦ 남극지면온도 및 
남반구 대기 순환의 
지수화된 변동성 자료

◦ 남극지면온도 변동성 지수 
2건 및 남반구 대기순환 
변동성 지수 3건 자료 생산 
완료

◦ 남극제트기류와 
엘니뇨의 상관관계 
분포도

◦ 적도해수면온도/남반구 
해빙변화의 남극제트기류 
영향 모식도 작성 완료

◦ 남극 대기 에어로졸 
물리특성 관측 강화

◦ 해양기원 에어로졸 
전구물질 정밀 분석

◦ 에어로졸 입자 
수농도 및 이온 특성 
DB 구축

◦ 남극 에어로졸 
물리·화학 특성 
DB(누적6건) 구축 및 
KPDC 등록 

◦ KPDC 등록 완료(6건) 100

◦ 오로라 관측 이미지 
분석 기술 개발

◦ 남극 내륙 원격 무인 
관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험 운영

◦ 오로라 관측 이미지 
분석 기술 확보

◦ 장보고기지 상공 오로라 
발생 분포도 작성 완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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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 오로라 발생에 의한 
극지 전리권 
불균일성 연구

◦ 오로라 입자에 의한 
극지 대기 화학적 
변화 규명 연구를 
위한 수치모델 연구

◦ 남극 내륙 원격 무인 
관측시스템(4개소) 운영 
기반 마련(미국 NJIT 공동)

◦ 남극 내륙 무인 관측시스템 
시험 운영을 통한 기반정보 
확보

◦ 오로라 발생과 극지 
대기 변화 상관성 규명

◦ 오로라 발생과 극지 대기 
변화 상관성 규명을 위한 
수치모델 연구 체계 마련

972021

◦ 남극기지 관측자료 
및 수치모델링 활용 
극한기상 종류별 
특성 분석

◦ 남극 대륙 성층권 
오존농도 변동 특성 
파악

◦ 남극 기후변동성 
메커니즘 및 영향 
규명(남극제트기류와 
해빙의 상관관계 
규명)

◦ 저온 대표사례 관측 
시계열 자료 선별 및 
KPDC 등록

◦ 저온 대표사례 
관측시계열자료 선별 및 
KPDC 등록 완료

100

◦ 수치모델 활용 기지의 
저온사례 재현 분포도 
작성(저온사례일 전후 
2일, 대표 3건 KPDC 
등록)

  * 2020년 : 강풍 사례, 
2021년 : 저온 사례, 
2022년 : 폭설 사례

◦ 저온 사례 재현 분포도 작성 
및 KPDC 등록 완료

◦ 남극 대륙 성층권 
오존농도 해안 지상 
라돈 농도 분포자료 
확보

◦ 남극대륙 성층권 오존 농도 
분포자료 및 남극해안지역 
남극기지 라돈농도 분포자료 
확보 및 KPDC 등록 완료

◦ 남반구 기후변동성의 
남극 기후변화에서의 
역할 모식도 제작(1건)

◦ 남반구 성층권 오존 변동의 
남극 기후변화에서의 역할 
모식도 작성 완료

◦ 남극 제트기류와 
해빙의 상관관계 
분포도(1건)

◦ 남반구 제트기류를 포함하는 
남반구 순환장과 해빙의 
상관관계 분포도 작성 완료

◦ 남극 대기 에어로졸 
화학특성 관측 강화

◦ 육상기원 에어로졸 
전구물질 정밀 분석

◦ 생물기원 기후가스 
시계열 변화 DB 추가

◦ 남극 에어로졸 
물리·화학 특성 
(누적8건) 구축 및 
KPDC 등록 

◦ KPDC 등록 완료(8건) 100

◦ 오로라 관측 이미지 
자료 통계적 분석

◦ 남극 내륙 원격 무인 
관측시스템 현장 
설치

◦ 오로라 발생과 극지 
전리권-열권 상호 
변동성 연구 

◦ 오로라 입자에 의한 
극지 대기 화학적 
변화 규명 연구를 
위한 수치모델 연구

◦ 오로라 관측 이미지 
자료 통계적 분포 특성

◦ 장보고기지 상공 고층대기 
오로라 발생분포 통계적 
특성 분석

92

◦ 남극 내륙 원격 무인 
관측시스템 설치

◦ 남극 내륙 K-무인 관측시스템 
시험운영 자료 분석

◦ 오로라 발생과 극지 
전리권-열권 상호 
변동성의 상관관계 규명

◦ 극지전리권-열권 상관관계 
연구를 위한 관측자료 확보 
및 분석

◦ 오로라 입자에 의한 
극지 대기 화학적 변화 
규명

◦ 오로라 입자에 의한 극지 
대기 화학적 변화 규명 
연구를 위한 위성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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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20~’25)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2

◦ 남극기지 극한기상 
종류별 특성에 
기반한 개념모델 
제시

◦ 남극 성층권 
오존농도 및 
라돈농도 시공간 
변동 특성 파악

◦ 남극 장기 지상기온 
복원을 통한 남극 및 
남반구 기후변동성 
진단

◦ 폭설 대표사례 관측 
시계열 자료 선별 및 
KPDC 등록

◦ 폭설 대표사례 관측 시계열 
자료 선별 및 KPDC 등록 
완료

100

100

◦ 수치모델 활용 기지의 
폭설사례 재현 분포도 
작성(폭설 사례일 
전후2일, 대표 3건 
KPDC등록)

◦ 폭설 사례 재현 분포도 작성 
및 KPDC 등록 완료

◦ 남극 성층권 오존농도 
분포 및 지상 라돈 
농도 시계열 자료 확보 

◦ 남극대륙 성층권 오존 농도 
분포 및 남극기지 지상 
라돈농도 시계열 자료 확보 
(KPDC 등록 완료)

◦ 남극 지상기온 복원 
자료

◦ 인공지능기법을 활용한 
60년간 남극 지상기온 복원 
자료 생산

◦ 남반구 기후변동성, 
기후 요소의 상관 
메커니즘 모식도 작성

◦ 남반구 기후변동성, 기후 
요소의 상관 메커니즘을 
포함한 남극 기후변화 특성 
모식도 작성

◦ 극지 생물에 의한 
에어로졸 발생 모사 
실험 수행

◦ 해빙기원 에어로졸 
전구물질 정밀 분석 

◦ 에어로졸 유기탄소 
특성 변화 DB추가

◦ 남극 에어로졸 
물리·화학 특성 
DB(누적10건) 구축 및 
KPDC 등록

◦ KPDC 등록 완료(10건)

100

◦ 극지 에어로졸 형성 
기작 규명

◦ 일년빙 분포와 해양생물유래 
에어로졸 발생의 상관관계 
규명

◦ 장보고기지 상공 
오로라 발생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연구

◦ 남극 내륙 원격 무인 
관측시스템 현장 
설치 및 정상 운영

◦ 장보고기지 상공 
전리권과 열권의 
상호 변동성과 
오로라 발생의 
상관관계 연구

◦ 오로라 입자에 의한 
극지 대기 구성물질 
이온화율과 물질수송 
현상 모수화 연구

◦ 장보고기지 상공 
오로라 발생 시공간적 
분포 특성 규명

◦ 장보고기지 상공 오로라 발생 
시공간적 분포 특성 규명

100

◦ 남극 내륙 원격 무인 
관측시스템(1개소) 정상 
운영

◦ 남극 내륙 원격 무인 
관측시스템(1개소) 시험 운영

◦ 장보고기지 상공 
전리권과 열권의 상호 
변동성과 오로라 
발생의 상관관계 규명

◦ 장보고기지 상공 전리권과 
열권의 상호 변동성과 
오로라 발생의 상관관계 
규명

◦ 오로라 입자에 의한 
극지 대기 구성물질 
이온화율과 물질수송 
현상 모수화(개선 모델 
제시)

◦ 오로라 입자에 의한 극지 
대기 구성물질 변화와 
수치모델내 물질수송 현상 
모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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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1)

◦ 오로라 관측 이미지 자료 통계적 분석

◦ 남극 내륙 원격 무인 관측시스템 현장 설치

◦ 오로라 발생과 극지 전리권-열권 상호 변동성 연구 

◦ 오로라 입자에 의한 극지 대기 화학적 변화 규명 연구를 위한 수치모델 연구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으로 인해 남극 무인 관측시스템 운영 취소
Ÿ 22/23 하계시즌 장보고기지 방문하여 수행 완료달성율 92%

 기술수준 비교 

연구분야 ❶ 북극 기후변화의 한반도 재해기상 영향 예측연구

연구분야 ❷  남극 기후변화의 이해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③ 남극기상 관측 및 
기온복원

BAS
(영국)

17% 86% 86% 가능

④ 대기과학 
(에어로졸)

AWI
(독일)

66% 100% 80% 가능

⑤ 고층대기 관측
NIPR
(일본)

50% 80% 65% 가능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① 북극 특화된 
분석장 생산을 통한 

북극의 한반도 
재해기상 영향 예측 

고유기술 확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미국)

0% 81% 40% 가능

② 기후모델링/ 
예측기술

NOAA
(미국)

0% 84% 83%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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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2-2 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빙권 관측 및 분석기술 개발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성과

연구분야 ❶  북극 해빙 위성 관측 자료 분석 기술 개발

연구분야 ❷ 남극 빙권 종합관측망 및 빙상-해수면 변동 예측 체계 구축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북극 빙권 구성요소 
특성에 적합한 
다중위성자료 분석 
기반기술 개발

◦ 원격탐사 기반 해빙 
유형, 이동벡터, 두께, 
강도 산출 원천 기술 
확보

◦ 무인기를 활용하여 해빙 
표면의 거칠기 추출 모델 
세계 최초 개발 

 - 원격탐사 최상위 

저널인 ISPRS(Journal of 
Photometry and Remote 
Sensing 게재(20.12)

100 100

2021

◦ 다중위성자료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한 북극 빙권 특성 
변동성 탐지기술 
개발

◦ 원격탐사 기반 해빙 
산출물(해빙유형, 
이동벡터, 두께, 강도) 
생성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자료로부터 세계 
최초로 북극의 겨울철 1일 
간격의 해빙 두께를 
산출하는 모델 개발

 - 원격탐사 상위 6.5% 저널인  
GIScience & Remote 
Sensing 게재(21.07)

100 100

2022
◦ 빙권 요소 특성의 

장기 변동 추이 분석 
기술 개발

◦ 전북극권 해빙 시공간 
변동 정량 분석 자료

◦ 과거 30년간 온난화에 의한 
노르딕해 해수면 염분 장기 
변동 분석

 - 해양분야 상위 4.87% 논문인 

Frontiers in Marine Science 
게재(22.09)

100 100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스웨이트 빙하 육상 
및 해역에 다학제 
빙권 종합 관측망 
구축

◦ 빙상-빙붕-해양 
현장탐사 관측 자료 
확보

  * 서남극 스웨이트에 
5,000km2 규모 탐사 
거점 확보

  * 해양 정선자료(30건), 
시계열자료 확보(2건) 및 
DB 구축

◦ 스웨이트 빙붕 및 빙하 
지반선 주변 지구물리 
관측장비(18개소) 설치 

100 100

◦ 장보고기지 주변 지구물리 
관측소 유지보수(총 24개소) 
및 자료회수율(81.16%)

◦ 해양 정선자료 획득(94정점)
 - 스웨이트 빙하 주변 해역 

10,000㎢ 67개 정점 
CTD/LADCP 획득 

◦ 시계열 관측장비 설치(13건) 
및 장보고기지 육상 관측망 
24개소 자료, 해양정선 자료 
(94건), 테라노바만 시계열 
자료 DB 구축(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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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 비교 

연구분야 ❶  북극 해빙 위성 관측 자료 분석 기술 개발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① 북극해 전역 일별 
해빙 두께 및 부피 

변화 정보 생산

PSC
(미국) 30% 66% 50% 가능

연구분야 ❷ 남극 빙권 종합관측망 및 빙상-해수면 변동 예측 체계 구축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② 해수면 변동 
예측 모델 개발

NASA Jet
Propulsion
Laboratory

(미국)

30% 70% 60% 가능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1

◦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스웨이트 빙하, 
장보고 기지주변 
빙하) 특성별 빙하 
이동 및 붕괴 특성 
비교/분석 연구

◦ 남극 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도 기작 규명

  * 누적 해양 정선자료 

40건 및 DB 구축

◦ 해양 정선자료 55건, 
수중음향 관측자료 극지정보 
데이터센터(KPDC) DB 구축

100 100

2022
◦ 현장탐사 관측 기반 

스웨이트 빙하 붕괴 
원인 분석 

◦ 스웨이트 빙하 붕괴 
기작 규명 및 돌발 
붕괴 시점 예측

 - 서남극 스웨이트에 누적 

10,000㎢ 규모 탐사 
거점 확보

 - 연구소 최초로 열수 
시추공 계류시스템 구축 
및 빙붕하부 물성자료 
직접획득

 - 누적 해양 정선자료(70건), 
시계열 자료 확보(4건) 
및 DB 구축

 - 게재 논문 국제기후변화 
관련 보고서에 인용

 - 빙상 붕괴 기작 규명 관련 
논문 게재(1건, NSC급)

◦ 빙상 붕괴 기작 규명 

 - 항공지구물리탐사(3,002km) 

수행

 - 국내 최초로 닷슨 빙붕 450m 
열수시추 후 계류장비 설치하여 
빙붕 하부 관측자료 획득

 - 해양 정선자료 147정점, 시계열 
관측자료 2건, 물범 태깅 
물리해양 CTD 자료 극지정보 
데이터센터(KPDC) DB 구축

 - 게재 논문(Morlighem et al., 
2019) 국제기후변화 IPCC 6차 
보고서와 SCAR ACCE 
보고서에 인용

 - 빙상 붕괴 기작 규명 관련 
Nature 자매지 논문 게재 2건 
(Yoon et al., 2022; 
Friedrichs et al., 2022)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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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3

성과목표 3-1 극지 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성과

연구분야 ❶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2)

◦ 단백질분해효소(P66) 상용화 

◦ 바이오신소재 특허 확보 및 MS-라이브러리 DB 확보 

◦ 러시아 야쿠타 주변 극한 적응생물 탐사 및 확보

◦ 관련 특허출원(4건)

사유 및 개선계획 Ÿ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야쿠타 주변지역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지역 주변 극한 
적응 생물 탐사 및 확보 불투명

Ÿ 해양수산부 ‘해양 R&D ’24년 예산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23년부로 종료 달성율 80%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단백질분해효소 및 
항 치매 치료제 상용화 
자료 확보

◦ 바이오신소재 특허 확보 
및 MS-라이브러리 DB 
확보

◦ 북극 다산기지 고유생물 
탐사 및 확보

◦ 관련 특허출원(2건)

◦ 단백질분해효소(P66) 
및 항 치매 치료제용 
Ramalin 유도체 
약리효과 규명

◦ 단백질분해효소(P66) 
약리효과 규명 완료 

100 100

◦ 북극 다산기지 주변 
적응생물 시료 확보

◦ 북극 다산기지 주변 적응생물 
시료 확보　

2021

◦ 항염증 치료제 
Curvularin 유도체의 
약리효과 규명

◦ 바이오신소재 특허 확보 
및 MS-라이브러리 DB 
확보

◦ 남극 세종기지 주변 극한 
적응생물 탐사 및 확보

◦ 관련 특허출원(3건)

◦ 항염증 치료제 
Curvularin 유도체의 
약리효과 규명

◦ 항염증 치료제 Curvularin 
유도체의 약리효과 규명

100 100

◦ 세종기지 주변 
생물시료 확보

◦ 세종기지 주변 생물시료 확보 
  * 팬데믹 상황으로 22/23시즌 

순연되어 성과 달성 

2022

◦ 단백질분해효소
(P66) 상용화 

◦ 바이오신소재 특허 확보 
및 MS-라이브러리 DB 
확보 

◦ 러시아 야쿠타 주변 극한 
적응생물 탐사 및 확보

◦ 관련 특허출원(4건)

◦ 단백질분해효소(P66) 
   기술이전 1건

◦ 단백질분해효소(P66) 상용화 
및 기업이전 완료

80 80

◦ 야쿠타 주변 생물시료 
확보

◦ 러-우 전쟁으로 야쿠타 지역 
시료 확보 불가, 그 외 
지역에서 생물 및 환경 시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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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❷ 극지생물 유전체 분석 및 활용 연구 

  부분달성: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20~’25)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1)
◦ 기능유전체 분석을 통한 극지생물의 특성규명

 - 기능 단백질 군의 세포내 시너지 효능 검증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 상황으로 현장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성과 미달성
Ÿ 순연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까지 성과 달성 예정달성율 20%

 기술수준 비교 

연구분야 ❶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① 극지 유래 
바이오신소재 실용화

바이오랩스 (영국)

알라고수 대학 (브라질)
80% 90% 이상 85% 가능

연구분야 ❷ 극지생물 유전체 분석 및 활용 연구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② 유용유전자 
신속 발굴 기술

KOPRI
(대한민국) 100% 150% 120% 가능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극지 유전체 해독
 - 극지 환경시료

(식물의 근권토양)의 
메타지놈 라이브러리 
확보

◦ Genome coverage 
90% 이상의 draft 
완료된 고등 진핵생물종 
1건, 극지미생물 15건

◦ 남방코끼리해표 고품질 
유전체 및 극지 미생물 
유전체 분석 완료

100 100◦ 극지 환경시료 메타지놈 
라이브러리 2건

◦ 극지 환경시료 메타지놈 
라이브러리 제작 완료

◦ 극지 생물자원 확보 및 
최적화 기술개발 관련 
특허등록(PCT 1건)

◦ 극지 생물자원 확보 및 
최적화 기술개발 관련 
특허등록 완료

2021

◦ 기능유전체 분석을 
통한 극지생물의 
특성규명

 - 기능 단백질 군의 세포내 

시너지 효능 검증

◦ 유전학적/생화학적 
특성 분석 완료된 
유전자/단백질 20건

◦ 극지 생물 환경적응 유전자 
분석 및 발굴 4건

20 20

2022

◦ 극지 유전체 상용화 
기반구축

 - 메타지놈 유래 

생리활성 관련 
단백질의 기능 분석

◦ 신규 유전자원 유래 
특허등록(총 2건, 
국내1건, PCT 1건)

  * 극지 생물 유래 생리활성 

단백질 기능관련

◦ 신규 유전자원 유래 
특허등록(총 3건, 국내3건)

  * 극지어류 유래 항균, 항생 

활성효과 검증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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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3-2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정화 기술 및 환경/에너지 신소재 개발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성과

연구분야 ❶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정화 기술 및 환경/에너지 신소재 개발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얼음 미세구조 
특성연구를 위한 
실험 인프라 구축 

◦ 얼음 내 화학특성 
in-situ 분석기술 
확보

◦ 저온화학 기반 
오염물질 제거기술 
관련 국내 
특허출원(1건)

◦ 얼음 미세구조 및 
화학특성 실험 및 
분석기술* 확보

  * 얼음내부 화학특성 

분석기술(2건)

 

◦ 얼음 내 준액체층 관찰을 
위한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한 형광 이미징 방법, 
얼음 미세구조 내 화학 물질 
확인을 위한 라만 
분광분석법 및 교반․ 분리를 
이용한 얼음 내 준액체층 
샘플링 방법 개발 

100 100

◦ 얼음화학반응 특이성 
및 저온화학 기반의 
오염물질 제거기술 
관련논문 게재(2건)

◦ 얼음 내 할로겐 물질의 
활성화로 인한 산화종 
생성기작 연구 논문 등 
얼음화학반응 관련 논문 
게재(5건) 

2021

◦ 얼음 미세구조 
특성연구를 위한 
실험 인프라 추가 
구축 및 분석 기술 
최적화 

◦ 저온 분석 기술을 
활용한 얼음 
미세구조의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

◦ 동결에 의한 
오염물질 독성 
변화기작 연구

◦ 저온화학 기반 
오염물질 제거기술 
관련 국내 
특허출원(1건)

◦ 얼음 미세구조 및 
화학특성 실험 및 
분석기술 추가 확보(1건)

◦ 영하 80도에서 얼음화학반응 
실험을 위한 
극저온동결반응장치 구축

100 100◦ 얼음 미세구조의 
물리/화학적 특이성 
관찰 결과

◦ 동결 라만 이미징을 이용한 
얼음 미세구조 내 화학물질 
농축 특성 확인 및 북극 
효모유래 동결방지단백질에 
의한 얼음결정 변화 확인

◦ 동결에 의한 오염물질 
독성변화 관련 논문 
게재(2건)

◦ 동결에 의한 크롬 독성 저감 
및 유용성 요오드 생성 방법 
등 오염물질 독성변화 관련 
논문 게재(6건)

2022

◦ 얼음 미세구조 
변화요인 규명 및 
조절법 연구

◦ 동결에 의한 
화학반응 변화양상 
이해 및 기작 규명

◦ 얼음 내 독성 
오염물질의 생태독성 
연구

◦ 얼음 특성을 이용한 
나노구조체 합성 
기반 연구

◦ 얼음 내 일어나는 
화학반응의 특이성 및 
반응기작 규명 및 논문 
게재(3건)

◦ 얼음 내 화학 반응에 의한 
물질 변화 특성 및 반응기작 
논문 게재(5건)

100 100

◦ 저온화학 기반 
오염물질 제거기술 
관련 특허등록
(국내 1건)

◦ "과산화일황산과 동결을 
이용한 유기 오염물질 
처리방법"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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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기술수준 비교 

연구분야 ❶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정화 기술 및 환경/에너지 신소재 개발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 저온화학 기반 
오염물질 제거기술 
관련 국내 
특허출원(1건)

◦ 얼음특성기반 
환경/에너지 
신소재(1종)

◦ 얼음입자를 이용한 
텅스텐산화물을 합성하고 
오염물질 분해효능 확인, 
얼음을 이용한 다공성 
고분자 나노시트 합성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①-1 
저온화학특성

분석기술

AWI
(독일) 50% 100% 67% 가능

①-2
오염물질 

독성제거 기술

난양공대
(싱가포르) 50% 100% 75% 가능

①-3
얼음특성기반 

환경/에너지 소재 
합성

중국과학원
(중국) 50% 100% 75%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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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4

성과목표 4-1 남극 빙저 환경 규명을 위한 탐사 시스템 구축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성과

연구분야 ❶ 남극 빙저지형도(Bedmap) 작성을 위한 항공기용 빙하탐사 시스템 개발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빙하레이더 디지털 
시스템 및 RF 
프로토 타입 개발 
(알라바마대(미국) 
공동)

◦ 극지형 수직이착륙 
무인기(VTOL)* 

시제** 개발 및 
기본 설계

  *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air plane
: 수직 이착륙 가능 항공기

 ** 자동 수직 이착륙, 선상 

이착륙 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연구용 시제

◦ LiDAR*·초분광 센서 
통합 기술 개발
(퍼듀대(미국) 공동)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빙하레이더용 안테나 
및 파이런 설계, 
안테나 어레이 개발, 
RF 프로토타입, 
디지털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 빙하레이더용 안테나 및 
파이런 설계, 안테나 어레이 
개발, RF 프로토타입, 
디지털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100 100
◦ 극지 및 선박 등에 

자동 이착륙이 가능한 
극지형 VTOL 기본 
설계 및 시제 개발 
완료

◦ 극지형 수직이착륙 
무인기(VTOL) 기초시제 
설계 및 시제 1기 개발 
완료

◦ LiDAR·초분광 센서 
통합 완료

◦ LiDAR 초분광 센서 통합 
개술 개발 완료

2021

◦ 빙하레이더 디지털 
시스템 및 RF 통합  
(알라바마대(미국) 
공동)

◦ 빙하레이더 
MIMO(multiple
-input and 
multiple-output) 
안테나 실험실 
테스트(알라바마대
(미국) 공동)

◦ 기초연구용 시제를 
활용한 자동이착륙 
기초연구

◦ 극지형 VTOL 상세 
설계 및 제작 

   (Payload 5kg, 
운용반경 100km)

◦ LiDAR·초분광통합 
센서의 항공 운영
기술 개발

◦ 빙하레이더 RF 및 

디지털 서브시스템 

통합 및 MIMO 

실험실 테스트 완료

◦ 빙하레이더 RF 및 디지털 
서브시스템 통합 및 MIMO 
실험실 테스트 완료  

100 100

◦ 극지형 

VTOL(완성기체) 상세 

설계 및 제작(플랫폼, 

비행조종시스템, 

지상통제장비 시스템 

통합)

◦ 극지형 VTOL 완성기체 
상세 설계 및 제작 

◦ VTOL 시제를 활용한 

자동이착륙, 극지방 

헤딩각 오차보정 

기술개발

◦ VTOL 시제 활용한 
자동이착륙, 극지방 헤딩각 
오차 보정기술 개발완료 및 
극지 현장 테스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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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부분달성: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20~’25)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2)

◦ 빙하레이더 시스템 통합 및 항공기 운영 테스트(알라바마대(미국) 공동)

◦ 빙하레이더 3D 데이터 생성을 위한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알라바마대(미국) 공동)

◦ 극지형 VTOL 통합시험 및 자동 이착륙 기술 적용

◦ LiDAR·초분광 통합 센서 항공 운영 성능 향상

사유 및 개선계획 Ÿ ’22년 장보고기지 인근 해빙활주로 불안정으로 현장 입출입 불가에 따라 육상 테스트 불가
Ÿ 23/24시즌 안테나 항공기 장착 인증 취득 및 남극 항공데이터 취득 진행 예정 달성율 90%

연구분야 ❷ 남극 David 빙하 빙저호 열수시추 기술 개발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2

◦ 빙하레이더 시스템 

통합 및 항공기 운영 

테스트(알라바마대

(미국) 공동)

◦ 빙하레이더 3D 

데이터 생성을 위한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알라바마대(미국) 

공동)

◦ 극지형 VTOL 통합

시험 및 자동 이착륙 

기술 적용

◦ LiDAR·초분광 통합 

센서 항공 운영 성능 

향상

◦ 빙하레이더 시스템 

개발 완료 및 남극 

육상 테스트 완료 

(최대 4,000미터 

이상 탐사가능)

◦ 빙하레이더 시스템 개발 
완료

90 90

◦ 선박 자동 이착륙이 

가능한 극지형 VTOL 

개발 완료 

   (Payload 5kg,100km 

반경 탐사)

◦ 선박 자동 이착륙이 가능한 
극지형 VTOL개발 완료, 
선박테스트 완료

◦ LiDAR 초분광 통합 
센서의항공 운영 성능 향상 
완료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국내 최초 96채널 
빙원 탄성파 탐사 
시스템 구축

◦ 빙저호 시추 시료 
현장분석을 위한 
이동식 청정실험실 
제작

 - 시료 이송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염 
최소화

◦ 빙저호 열수시추기 
동력 공급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발전기 제작

◦ 심부 빙저호 탄성파 
탐사 효율 향상

◦ 국내 최초 96채널 빙원 
탄성파 탐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기술 확보 완료 

100 100
◦ 세계 최초 남극내륙 

이동식 청정 실험실 
보유

◦ 빙저호 시추 시료 
현장분석을 위한 이동식 
청정실험실 제작 완료 

◦ 빙저호 시추에 필요한 
전력 공급 시스템 확보

◦ 빙저호 열수시추기 동력 
공급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발전기 제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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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달성: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20~’25)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1

◦ David 빙하 심부 
빙저호 지역 총 
20km 길이의 
십자형 측선에 대한 
광역 탄성파 탐사  
열수시추를 위한 멸균 
시스템 자체 개발 

 - 열수시추에 사용되는 

열수를 여과 및 자외선 
조사의 2단계 방식으로 
살균 소독하는 멸균 
시스템 개발

◦ 이동식 청정실험실 
극지 현장 시험 운영

◦ 열수시추기 열수순환 
시스템 한-영 공동 
개발

 - 영국 현지 열수시추기 

열수순환 시스템 제작 
과정의 국내 연구진 
참여를 통한 기술확보

 - 자체 열수순환 시스템 
제작

◦ David 빙하 빙저호 
단면 분석도 확보 및 
빙저호 규모, 수심 등의 
물리특성 파악

◦ David 빙하 심부 빙저호 
지역 총 17km 길이의 
격자형 측선에 대한 정밀 
탄성파 탐사 완료

90 90

◦ 빙저호 청정열수시추에 
필요한 청정열수 생산 
시스템 확보

◦ 열수시추를 위한 멸균 시스템 
개발 완료

◦ 이동식 청정실험실 현장 
운영 기술 확보

◦ 이동식 청정실험실 극지 현장 
시험 운영 완료

◦ 빙저호 열수시추기 
열수순환 시스템 확보

◦ 영국 BAS의 Ellsworth 
시추시스템 공동 활용 협의 
완료

2022

◦ David 빙하 심부 
빙저호 지역 총 
20km 길이의 
정밀격자형 측선에 
대한 정밀 탄성파 
탐사

◦ 열수시추 멸균시스템 
극지 현장 시험운영

◦ 빙저호 퇴적물 
채취를 위한 시추기 
시스템 제작

 - 단기간에 최대한의 

퇴적물 시추가 가능한  
다중/피스톤 시추기 
제작

◦ 열수시추기
시추 Probe 한-영 
공동제작

 - 영국 현지 열수시추기 
시추 Probe 
제작과정의  
국내연구진 참여를 
통한 기술 확보

 - 자체 시추 probe 제작

◦ 한-영 공동 서남극 
빙저호 시추 
현장연구 참여

◦ David 빙하 심부 
빙저호 3차원 분석도 
확보 및 빙저호 시추 
최적 위치 선정

◦ 빙저호 2차원, 3차원 
분석도 제시 및 시추 최적 
위치 선정 완료

85 85

◦ 멸균시스템 유효성 
검증 및 현장운영 기술 
확보

◦ 청정 열수 시추를 위한 
멸균시스템 성능 및 멸균 
유효성 검증 완료

◦ 빙저호 퇴적물 시추기 
시스템 확보

◦ 빙저호 시추용 윈치시스템 
제작 완료

◦ 빙저호 열수시추기 시추 
Probe 시스템 확보

◦ 영국 BAS의 CECs 시추
시스템 Probe 보완 활용 
협의 완료

◦ 남극내륙 심부 빙저호 
열수시추 현장연구 
기술 습득

◦ 영국 BAS의 CECs 빙저호 
청정열수시추시스템을 
활용한 한국의 데이비드 
빙원 빙저호(D2) 공동 
시추프로그램 개발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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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1)

◦ David 빙하 심부 빙저호 지역 총 20km 길이의 십자형 측선에 대한 광역 탄성파 탐사
◦ 열수시추를 위한 멸균 시스템 자체 개발 
  - 열수시추에 사용되는 열수를 여과 및 자외선 조사의 2단계 방식으로 살균 소독하는 멸균 

시스템 개발
◦ 이동식 청정실험실 극지 현장 시험 운영
◦ 열수시추기 열수순환 시스템 한-영 공동 개발
  - 영국 현지 열수시추기 열수순환 시스템 제작 과정의 국내 연구진 참여를 통한 기술확보
  - 자체 열수순환 시스템 제작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으로 21/22 시즌 계획되었던 광역·정밀 탄성파탐사 1회의 정밀 탄성파 탐사로 변경 
되며 탐사인력 충원 및 현장 탐사기간 연장 

Ÿ 빙저호 시추 최적 위치 선정에 필요한 정밀 탄성파 탐사 자료 순연되어 ’22년 확보
Ÿ 펜데믹으로 남극현장탐사 추가 비용(기간연장, 인력충원, 현지격리비 등) 발생, 현지 출장 불가 

상황으로 인해 제작 보류
Ÿ ’22년 영국 BAS 방문하여 Ellsworth 시추시스템 공동 활용 협의

달성율 90%

세부추진계획(2022)

◦ David 빙하 심부 빙저호 지역 총 20km 길이의 정밀격자형 측선에 대한 정밀 탄성파 탐사
◦ 열수시추 멸균시스템 극지 현장 시험운영
◦ 빙저호 퇴적물 채취를 위한 시추기 시스템 제작
  - 단기간에 최대한의 퇴적물 시추가 가능한 다중/피스톤 시추기 제작
◦ 열수시추기 시추 Probe 한-영 공동제작
  - 영국 현지 열수시추기 시추 Probe 제작과정에 국내연구진이 참여하여 기술 확보
  - 자체 시추 probe 제작
◦ 한-영 공동 서남극 빙저호 시추 현장연구 참여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으로 남극하계탐사 전면 축소 및 빙저호팀 현장탐사 취소
Ÿ 국내 시험운영을 통해 당해 시스템 성능 및 멸균 유효성 검증 완료
Ÿ 팬데믹으로 영-칠레의 서남극 CECs 빙저호 시추프로그램 전면 취소 
Ÿ 영국 BAS 방문 협의를 통해 CECs 빙저호 청정열수시추시스템을 활용한 한국의 데이비드 

빙원 빙저호(D2)공동 시추프로그램 개발 합의 완료(’23.08) 

달성율 85%

 기술수준 비교 

연구분야 ❶ 남극 빙저지형도(Bedmap) 작성을 위한 항공기용 빙하탐사 시스템 개발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① 
Radio-glaciology

(레이더
빙하학)

NASA
(미국) 20% 100% 70% 가능

연구분야 ❷ 남극 David 빙하 빙저호 열수시추 기술 개발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② 심부 빙저호 시추 BAS
(영국) 0% 100% 5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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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4-2 남극 내륙 진출루트 및 연구캠프 구축과 북그린란드 연구거점 확보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성과

연구분야 ❶ 남극내륙 육상/항공 연구 보급루트 확보 및 내륙 연구캠프 구축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남극내륙 진출루트 
(K루트) 1,500km 
개척

◦ 남극내륙 빙저호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자료 
조사

◦ 남극내륙 친환경 
안전 연구활동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국제 컨퍼런스 
참가를 통한 
남극내륙 타 기지 
연구/지원 체계 자료 
수집(1단계 3년간 
지속적 수행)

◦ 남극내륙 심부빙하 
시료 시추 유력후보지 
도달

◦ 남극내륙 진출루트(K루트) 
베이스캠프 정비

62 62

◦ 남극내륙 빙저호 
연구캠프 지역 무인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환경자료 확보

◦ 남극내륙 빙저호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자료 
조사계획 수립

◦ 남극내륙 연구인력 
안전 훈련 체계 수립

◦ 남극내륙 친환경 안전 
연구활동 훈련 프로그램 
개발 완료

◦ 남극내륙 기지 
연구/지원 체계 선진화

◦ 온라인을 통한 남극내륙 
타 기지 연구/지원 체계 
자료 수집(1단계 3년간 
지속적 수행)

2021

◦ 남극내륙 진출루트 
(K루트) 1,700km 
개척

◦ 남극내륙 블루아이스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자료 
조사

◦ 소내외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남극내륙 빙저호 
연구캠프(장보고 
기지 기점 450km 
지점) 구축

◦ 고단열 컨테이너
(철도연)와 
무인천문관측 
장비(천문연) 
공동개발

◦ 남극내륙 친환경 
안전 연구활동 훈련 
프로그램 정례화

◦ 국제공조를 위한 
남극내륙 심부빙하 시료 
시추 유력후보지와 
프랑스-이태리 
콘코르디아 기지 간 
육상 루트(200km) 확보

◦ 남극내륙 진출루트(K루트) 
1,740km 개척 완료

100 100

◦ 남극내륙 블루아이스 
연구캠프 지역 무인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환경자료 확보

◦ 남극내륙 블루아이스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레이더 탐사 수행

◦ 남극내륙 빙저호 
연구캠프 구축

◦ 남극내륙 빙저호 연구캠프 
구축 및 운영

◦ 극지공학 및 우주과학 
연구 수행을 위한 
남극내륙 연구캠프 
연구장비 확보 

◦ 고단열 컨테이너 및 
무인천문관측장비 개발 완료

◦ 남극내륙 연구인력 
안전 훈련 체계 정립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남극내륙 안전 훈련프로그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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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20~’25)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1)

◦ 남극내륙 진출루트(K루트) 1,500km 개척
◦ 남극내륙 빙저호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자료 조사
◦ 남극내륙 친환경 안전 연구활동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국제 컨퍼런스 참가를 통한 남극내륙 타 기지 연구/지원 체계 자료 수집(1단계 3년간 지속적 수행)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 상황으로 남극하계탐사 전면 축소
Ÿ 차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남극내륙 진출루트(K루트) 베이스캠프를 정비하였고 남극내륙 빙저호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자료 조사계획을 수립
Ÿ 그 외 연구활동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타 기지 연구/지원 체계 자료 수집 당해 달성 완료

달성율 62%

세부추진계획(2022)

◦ 남극내륙 진출루트(K루트) 2,000km 개척
◦ 남극내륙 심부빙하 시료 시추 후보지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자료 조사
◦ 소내외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남극내륙 블루아이스 연구캠프(장보고기지 기점 500km 지점) 구축
◦ 고단열 컨테이너(철도연 공동개발)를 활용한 에너지 고효율 남극내륙 연구캠프 극지현장 시험 운영

사유 및 개선계획 Ÿ 장보고기지 증축공사로 인한 기지 체류인원 제한으로 남극내륙탐사 취소
Ÿ 남극내륙 진출루트 개척 2,100km 순연 달성 예정(’23.12)
Ÿ 외부기관(서울대학교) 주도의 블루아이스 연구거점 구축 사업 개발 추진계획 추진
Ÿ 장보고기지 내 고단열 컨테이너 시험운영 성과 당해 수행 완료 

달성율 87%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2

◦ 남극내륙 진출루트 
(K루트) 2,000km 
개척

◦ 남극내륙 심부빙하 
시료 시추 후보지 
연구캠프 구축을 
위한 기초 환경자료 
조사

◦ 소내외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남극내륙 블루아이스 
연구캠프(장보고 
기지 기점 500km 
지점)구축

◦ 고단열 컨테이너 
(철도연 공동개발)를 
활용한 에너지 
고효율 남극내륙 
연구캠프 극지현장 
시험운영

◦ 남극내륙 연구캠프 간 
육상지원루트 네트워크 
구축

◦ 남극내륙 진출루트(K루트) 
베이스캠프 정비

87 87

◦ 남극내륙 연구캠프 
무인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환경자료 확보

◦ 남극내륙 심부빙하 
시추후보지 기초환경자료 
조사를 위한 빙설시료 분석

◦ 남극내륙 블루아이스 
연구캠프 구축

◦ 국내 학-연 공동 블루아이스 
연구캠프 구축 논의

◦ 신규개발 남극내륙 
연구장비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장보고기지 내 고단열 
컨테이너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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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❷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북그린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진출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평균(%)

2020

◦ 북그린란드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 북그린란드 미답지의 
기지 후보지 조사

◦ 국제 연구 협력 분야 
도출

◦ 덴마크 및 그린란드 
연구자들과 지질학 연구 
협력 합의

70 70

◦ 접근성과 다학제 종합 
연구수행을 고려한 
연구 기지 후보지 환경 
조사 및 기상데이터 
수집

◦ 북그린란드 연구거점 지역 
위성사진 획득

◦ 연구 거점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및 산·학·연의 
다학제 연구분야 협력 
가능성 도출

◦ 다학제 연구분야 회의를 
통한 협력 가능성 도출 

2021

◦ 북그린란드 연구기지 
건설 계획 수립 
(기지 설계, 자재 
운송, 지원 인력 
투입 등)

◦ 생태·고환경·기후
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

◦ 기지 후보지 선정 및 
기본설계 완료

◦ 북그린란드 미답지 내 
신규연구지역 단기 현장 
답사를 통한 연구거점 
후보지 선정

80 80
◦ 미답지역 최초 

생태·고환경·기후분야 
데이터 획득

◦ 덴마크 및 그린란드 
연구자들과 북그린란드 국제 
연구 협력 방안 논의

◦ 연구 거점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결과보고서완성

◦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해 
그린란드 정부측과 논의 

2022

◦ 북그린란드 연구기지 
운영을 위한 한국, 
그린란드, 덴마크 
국제 공조 체제 
구축(건축 허가 등)

◦ 시설 자재 보급 시작
◦ 빙하·해양 등 신규 

연구 분야 지원 
시스템 구축

◦ 북그린란드 연구기지 
건설 및 운영 기반 
구축(항공망 등)

◦ 북그린란드 트윈오터를 
독점적으로 운영 중인 
아이슬란드 Norland Air 와 
직접 컨택을 통해 항공 
스케줄 구축 

100 100
◦ 해수부 및 과기부의 

공조하에 그린란드 
정부로부터 건축허가 
획득

◦ 그린란드 정부로부터 Sirius 
Passet 및 Midsommer so 
지역의 거점 구축을 위한 
Area allotment 허가 획득

◦ 미답지 다학제 국제 
공동 연구 체제 구축

◦ 덴마크 및 그린란드 연구진 
포함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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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점검 세부내역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세부추진계획(2020)
◦ 북그린란드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 북그린란드 미답지의 기지 후보지 조사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 상황으로 현장조사 불가하며 정상적 국제협력 진행이 어려움 
Ÿ 2022년에 미답지 중심부 최초의 식생지도 작성 및 AWS를 설치하여 향후 다학제 연구 

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데이터 습득달성율 70%

세부추진계획(2021)
◦ 북그린란드 연구기지 건설 계획 수립(기지 설계, 자재 운송, 지원 인력 투입 등)
◦ 생태·고환경·기후 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

사유 및 개선계획 Ÿ 팬데믹 상황으로 정상적인 장기 현장조사 불가
Ÿ 짧은 현장조사를 통한 미답지 신규지역 연구거점 가능성 타진달성율 80%

 기술수준 비교 

연구분야 ❶ 남극내륙 육상/항공 연구 보급루트 확보 및 내륙 연구캠프 구축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① 남극 내륙 육상 
보급로 운영 능력

아문젠-스콧 기지
(미국)

46% 100% 80% 가능

연구분야 ❷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북그린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진출

연구분야 
선진기관 
(2020년)

극지(연)
2022년 수준 

2025년 목표
달성가능성 2020년 2025년 목표

(선진기관대비)

② 북그린란드 연구 
인프라 구축 수준

Aarhus 대학
(덴마크)

50% 100% 70% 불가능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성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계획

② 북그린란드 연구 
인프라 구축 수준
(기술수준 도출근거)

◦ 50% : 현재 북그린란드 중심부 미답지 진출 기관은 극지연구소가 유일하나, 연구시설이 아닌 
현장캠프 구축

◦ 100%: 북그린란드 중심부에 현장연구시설을 구축한다면, 세계최초 최북단 육상 지역 연구 
시설 구축

사유 및 개선계획
Ÿ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해외출장 불가능해지며 그린란드 정부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연 
Ÿ 러-우 전쟁으로 현장조사 축소
Ÿ 북그린란드 미답지 2곳의 연구 거점 구축으로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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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사업계획서 중간컨설팅 실시계획서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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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 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 조: 4 50

설립목적 남 북극이 갖는 정치 경제 환경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극지 활동의 확대와 국제 : · · ·

수준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극지와 관련 지역에서의 기초 및 첨단 응용과학 연구

극지 인프라 남 북극과학기지 쇄빙연구선 등 및 해외 지원 사무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 지원( · , ) 

극지 과학기술정책 및 제도연구

국내 외 관련 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국내 산 학 연 극지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극지 활동에 관한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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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월 현원 기준                                                                               ( : , ’24.1 )

구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계
박사 석사이하 박사 석사이하 박사 석사이하 박사 석사이하

정규직

책임급 76 1 2 8 1 10 - - 98

선임급 26 - - 20 - 24 - - 70

원급 - - - 32 - 5 - - 37

무기계약직 - - 5 41 - 17 - 25 88

비정규직 50 17 - 15 - 13 - 4 99

총계 152 18 7 116 1 69 - 29 392

총 예산                                                              단위 억 원( : )

수입 지출

구분 ’21 ’22 ’23 ’24 구분 ’21 ’22 ’23 ’24

정부출연금 852 894 942 743 인건비 224 230 250 254

연구직접비 770 833 1,201 767자체수입 167 231 313 692
자체수입 231 313 692 362정부수탁ㄴ 155 223 305 684

112 173 253 627
민간수탁ㄴ 2 1 1 1

주요사업비ㄴ 596 579 573 491
기타연구ㄴ - - - -

정부수탁ㄴ 223 305 684 337
기술료ㄴ 4 2 2 1

51 28 86 132
기타ㄴ 6 4 5 6 정부수탁사업비ㄴ 173 253 627 275

합계 1,005 1,083 1,207 1,634 1,005 1,083 1,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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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상위역할 전략목표 성과목표 배점 연구분야 배점( )

1

지체구조 지질환경 모델을 1-1. /

통한 극지환경 진단 및 

과거 극지환경 복원

점15

연구분야 . ①

남극 대륙 지체구조 모델 개발 점 (7.5 )
연구분야 . ②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점(7.5 )

환경변화 중장기 1-2. 

모니터링을 통한 

극지환경과 생태계 변화 

진단

점15

연구분야 .①

해양 환경 변동성 평가를 위한  

중장기 관측 및 전망 점(5 )
연구분야 .②

남 북극 생태계 군집 분석과  ·

관측기술 점(5 )
연구분야 .③

남 북극기지 기반 생태계 반응  ·

장기관측과 작동원리 규명 점(5 )

2

극지대기 기후 관측 예측 2-1. / ·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점15

연구분야 .①

 북극 기후변화의 한반도 재해기상 영향 

예측 연구 점(7.5 )
연구분야 .②

남극 기후변화의 이해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점(7.5 )

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2-2. 

향상을 위한 빙권 관측 및 

분석기술 개발

점15

연구분야 .①

북극 해빙 위성 관측 자료 분석  

기술 개발 점(7.5 )
연구분야 .②

 남극 빙권 종합관측망 및 빙상 해수면 -

변동 예측 체계 구축 점(7.5 )

3
생물 자원 및 

저온 특성 활용

기술 개발

극지 생명자원을 활용한 3-1. 

바이오 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

점13

연구분야 .①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점 (6.5 )

연구분야 .②

 극지생물 유전체 분석 및 활용 연구 점(6.5 )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3-2. 

정화 기술 및 환경 에너지 /

신소재 개발

점7
연구분야 . ①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정화 기술 

및 환경 에너지 신소재 개발 점/ (7 )

4

남극 빙저 환경 규명을 4-1. 

위한 탐사 시스템 구축

점10

연구분야 .①

 남극 빙저지형도 작성을 위한 (Bedmap) 

항공기용 방하탐사 시스템 개발 점(5 )
연구분야 .②

남극 빙하 빙저호 열수시추  David 

기술 개발 점(5 )

남극 내륙 진출루트 및 4-2. 

연구캠프 구축과 

북그린란드 연구거점 확보

점10

연구분야 .①

남극내륙 육상 항공 연구 보급루트  /

확보 및 내륙 연구캠프 구축 점(5 )

연구분야 .②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북그린 

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지출 점(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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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1-1] 
성과구분 국제협력 언론보도 : , ◦
내용:◦  보스토크기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얼음 존재(Vostok Station,  
예상 지역 인근 한 러 심부빙하 시추 프로그램 공동 참여 ) - (’21.12~’22.02) 

기대효과: ◦ 국제협력을 통해 시추기술 확보 및 빙하시추를 통해 만년 80
이상의 과거 기후 기록 복원 시도함으로써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

성과목표 [ 1-2] 
성과구분 논문 게재 언론보도: , ◦
내용 남극 빙하를 녹이는 바닷물 열량이 계절마다 상이하다는 사실 : ◦
최초 규명(Nature Communications, 2022.03)

◦기대효과 빙하 소멸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함으로써 향후 남극 빙하와 : 
한반도 해수면 상승 모델 정확도 향상 기여 

성과목표 [ 2-1] 
성과구분 논문 게재 언론보도 : , ◦
내용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도 남극 해빙이 증가하는 원인에 : ◦
대해 세계 최초 규명(Nature Climate Change, 2022.04)  

기대효과: ◦ 남극 해빙 증가 원인을 자연 발생과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로 구분함으로써 기후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 기여

성과목표 [ 2-2] 
성과구분 논문 게재 언론보도 : , ◦
내용 남극 스웨이트 빙하 온난화 대비 지구의 자기방어 능력 : , ◦
규명(Nature Communications, 2022.01) 

기대효과: ◦ 지구와 한반도의 미래 모습에 대한 정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재난대비 에너지관리 도시계획 등 에 활용 ( , , )

성과목표 [ 3-1] 
성과구분 기술이전 언론보도 : , ◦
내용 극지 생물 활용 기술을 통해 극지 유래 결빙방지 : ◦
단백질 종 대량생산 방법 기술이전2 (2022.06)

기대효과: ◦ 극한 환경 생물 유전정보를 통해 피부주름 개선과 
노화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 소재개발에 활용

성과목표 [ 3-2] 
성과구분 논문 게재 언론보도: , ◦
내용 남극빙하의 요오드 농도변화와 바다얼음면적 변화 간 관계에 : ◦
대해 그 원인을 최초로 규명(Nature Communications, 2021.10) 

기대효과:◦ 요오드 농도 데이터를 통해 과거 남극 오존홀의 변화를  
규명함으로써 과거 기후변화 이해와 미래 오존변화 예측에 활용 

[성과목표 4-1] 
성과구분 논문 게재 : ◦
내용 빙하 심부 탐사가 가능한 레이더 및 빙하의 : sounding ◦
표면과 내부구조 탐사용 레이더 개발microwave (IEEE 
Journal of Microwaves, 2022.04)

기대효과: ◦ 해수면 변동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빙하 영향력 모델링 시 
더 큰 정확도 향상 기여

성과목표 [ 4-2] 
성과구분 논문 게재: ◦
내용 북그린란드 시리우스파셋 세계 대 지질유산 화석산지에서 : ( 100 ) ◦
일어났던 화석화 과정 규명(Geology, 2022.01) 

기대효과: ◦ 시리우스파셋 화석 변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특수 보존형 
화석산지 형성 과정의 단서를 제공하며 향후 미답지 진출 및 지질분석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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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사업계획서 기관운영계획서 작성지침 월2024 / (’24.1 )

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운영평가 지침 월2024 (’24.1 )

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사업평가 지침 월2024 (’24.1 )

    중간컨설팅 실시 결정( )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 점검 및 외부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컨설팅 실시요건 을 준수하여야 함, ‘ ’

중간컨설팅 실시요건

▪ 당초 설정한 목표보다 추진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목표 하향 조정 불가능      ☞ 

▪ 새로운 기관 임무 설정 및 변경 외부 환경변화, 에 따라 컨설팅을 통한 성과점검 및 수정 보완이 * ･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연구환경의 급격한 변화 정부 중장기 계획 신규 수립 포함 등   , ( ) ※ ① ② 

목표 수정 가능 중간컨설팅 대상      ( )☞ 

    중간컨설팅 실시( ) 연구기관은 컨설팅 성립요건 을 준수하여 컨설팅을 실시해야 함 ‘ ’

중간컨설팅 성립요건

▪ 중간컨설팅 범위( ) 전체 배점의 점 이상10%(10 ) 에 해당하는 범위를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설정

▪ 중간컨설팅 기간( ) 중간컨설팅 대상 연구사업의 심층 검토를 위해 전략 컨설팅과 동일한  달 내외2 의 

기간을 설정

 필요시 중간컨설팅단의 일부 혹은 전체 인원이 현장점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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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계획 개요  

극지연구소 연구사업계획서는 개 전략목표 개의 성과목표 및 개의 연구분야로 구성되었으며4 , 8 16 , 

이사회 의결 을 통해 최종 확정(2020.6.24.)

전략목표 1 극지 관측 진단을 통한 환경과 생태계 변화 원인 규명 ·

기후변화의 반응체로서 극지역 환경변화를 관측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 원인 
규명을 목표로 설정

전략목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극지 기후 관측 예측 기술 개발 ·

남 북극 지역 빙권 기후 등 환경변화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권에 미치는 변화 · , 
예측을 위해 남 북극의 기상 기후 변화 진단 및 영향을 예측하고 남극 빙권의 변동에 따른 · /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한반도 연안 지역 영향 분석을 목표로 설정

전략목표 3 생물 자원 및 저온 특성 활용 기술 개발 

극지 과학연구를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극지 생물 기반 대사체 유전체 활용을,  
통한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얼음 화학 반응을 활용하여 신소재 개발과 친환경 동결 수처리 
기술 개발을 목표로 반영

전략목표 4 극지 미답영역 탐사를 위한 연구인프라 고도화 

남 북극 과학영토 확대를 위한 남극 내륙 진출 루트 및 연구거점 확보와 지원체계 구축, ∙
북그린란드 미답 연구 지역 진출 계획 수립 첨단 극지연구 수행을 위한 무인 항공 기술 , , 
기반 극한지 탐사를 위한 기술 장비 개발을 목표로 반영, ∙

 중간점검 결과 요약  

연구분야 연도별 성과 달성률 기준 미달성 사유는 팬데믹 외교환경 변화 기타환경 (60%), (20%), 

변화 로 나타남  (20%)

  전체 미달성 사안 중 개의 과제가 3 연구사업계획이 종료되는 년까지 ‘25 성과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해당 과제가 포함된 성과목표를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분류 컨설팅 후 목표 조정 예정, ,  

연구분야 * 1-1-②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연구분야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3-1-① 

연구분야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북그린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지출  4-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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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성과목표 연구분야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성과 달성현황 

기술수준 비교

2020 2021 2022 목표달성2025 
가능성

1
극지 

관측 진단을 ·

통한 환경과 

생태계 

변화 원인 

규명

1-1.

지체구조 지질환경 모델을 /

통한 극지환경 진단 및 과거 

극지환경 복원

연구분야 . ①

남극 대륙 지체구조 모델 개발 
달성

부분

달성

부분

달성
가능

연구분야 . ②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미달성 달성 미달성
불가능 과제( 1)/

가능 과제 과제( 2, 3)

1-2.

환경변화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극지환경과 생태계 

변화 진단

연구분야 .①

해양 환경 변동성 평가를 위한 중장기  

관측 및 전망

달성 달성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남 북극 생태계 군집 분석과 관측기술 ·

부분

달성
달성

부분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③

남 북극기지 기반 생태계 반응  ·

장기관측과 작동원리 규명

달성 달성
부분

달성
가능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극지 기후 

관측 예측 ·

기술 개발

2-1.

극지대기 기후 관측 예측 / ·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연구분야 .①

북극 기후변화의 한반도 재해기상 영향  

예측 연구

달성 달성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남극 기후변화의 이해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달성
부분

달성
달성 가능

2-2. 

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빙권 관측 및 

분석기술 개발

연구분야 .①

북극 해빙 위성 관측 자료 분석 기술  

개발

달성 달성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남극 빙권 종합관측망 및 빙상 해수면  -

변동 예측 체계 구축

달성 달성 달성 가능 

3
생물 자원 및 

저온 특성 

활용

기술 개발

3-1.

극지 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분야 .①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달성 달성 미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극지생물 유전체 분석 및 활용 연구 
달성

부분

달성
달성 가능

3-2.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정화 기술 및 환경 에너지 /

신소재 개발

연구분야 .①

저온 화학 특성을 활용한 정화 기술 및  

환경 에너지 신소재 개발/

달성 달성 달성 가능

4
극지 

미답영역 

탐사를 위한 

연구인프라 

고도화

4-1. 

남극 빙저 환경 규명을 위한 

탐사 시스템 구축

연구분야 .①

남극 빙저지형도 작성을 위한  (Bedmap) 

항공기용 방하탐사 시스템 개발

달성 달성
부분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남극 빙하 빙저호 열수시추 기술  David 

개발

달성
부분

달성

부분

달성
가능

4-2. 

남극 내륙 진출루트 및 

연구캠프 구축과 북그린란드 

연구거점 확보

연구분야 .①

남극내륙 육상 항공 연구 보급루트 확보  /

및 내륙 연구캠프 구축

부분

달성
달성

부분

달성
가능

연구분야 .②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북그린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지출

미달성 미달성 달성 불가능

부분달성 차년도로 순연되어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연구로 총 연구사업 기간 내 추진계획 성과 달성 가능  : (’20~’25) 

미달성 불가능 연구사업 기간 내 성과 달성 및 기술수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향후  ( ): 중간컨설팅 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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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결과 신규과제 추가

중간점검을 통해 팬데믹 외교환경 변화, , 

기타 환경 변화의 사유로 년까지 최종 ‘25

성과 달성이 어려운  과제가 속한 성과목표 개3  

성과목표 ( 1-1, 3-1, 4-2)

  연구사업계획서 초안 수립 이후 착수된 (’20.3) 

신규과제가 포함된 성과목표 개 1 (성과목표 2-1) 

중간컨설팅 대상 연구분야 및 선정사유 < >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연구분야명 사유  세부내용

1 1-1

1-1-②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중간점검

팬데믹( , 

외교환경 변화)

팬데믹과 러 우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와의 협업이 -◦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에 계획되었던 한 러 공동 ' -

심부빙하코어 연구 프로그램 의 진행 불투명해짐' , 

기존 계획 변경 및 대체 계획 수립 필요 

2 2-1

2-1-①

북극 기후변화의 

한반도 재해기상 

영향 예측 연구

신규과제

추가

◦ 계획서 초안 수립 이후 착수된 신규 과제 (’20.3) R&D 

연구계획 추가  
북극권 육상 대기 환경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 - - 

  (’21.4.~’24.12.)

3 3-1

3-1-①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중간점검

외교환경 변화( )

러 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야쿠타 주변지역 -◦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지역 주변 극한 적응 

생물 탐사 및 확보 불투명 연구지역 변경 필요 , 

해양수산부 해양 년 예산 구조 개편 ‘ R&D ’24◦ 

계획 에 따라 년부로 종료 ’ ’23

4 4-2

4-2-②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북그린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진출

중간점검

팬데믹( , 

외교환경 변화)

팬데믹 기간 시즌 연구 진행 중단으로 (‘20-’21 ) ◦ 

그린란드 정부 측 및 국제공동연구 그룹들과의 연구 

진행 차질 발생

국제 네크워크 구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된 연구 ◦ 

내용의 진행 가능성 불투명해짐 기존 계획 변경 및 , 

대체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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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1-1-② 변경 사유 중간점검 팬데믹 외교환경 변화( / ) 

 중간점검 결과   

 

기술수준

연구분야 
선진기관 

년(2020 )

극지 연( )
년 수준 2022

년 목표2025
달성가능성 년2020 년 목표2025

선진기관대비( )

④ 
빙하연구

Beyond Epoca consortium
개국(EU 10 ) 10% 70% 20% 불가능

 중간컨설팅 요청 사항   

중간점검을 통한 개선 계획

팬데믹 및 러 우 전쟁 장기화에 따라 -

한 러 시추프로그램- ( 빙하 시추 Ridge B 

연구) 추진이 불가능해져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공동 연구 파트너 다각화 및 

산하에서 추진되는 타 빙하코어 IPICS 

프로그램 참여 추진

중간컨설팅 요청 사항 

∙ 국제 공동 연구 파트너 다각화: 남극 해안 빙하환경 국제공동 연구 개발 

 - RAICA*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Ross-Amundsen Ice Core Array) 

한 미 연합 서남극 해안 빙하 시추 추진 - - (Univ. Minnesota) 
    *기존 로스해 연안의 북빅토리아랜드에서 로스 아문젠 지역까지 연구지역 확장-

 

산하에서 추진되는 타 빙하코어 프로그램 참여 추진IPICS ∙

그린란드 현장 캠프 및 분석 캠페인 참여 추진 - EGRIP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2020

한 러시아 국제공동심부빙하시추 -◦ 

프로그램 협약

북빅토리아랜드 ◦ 

   Tourmaline Plateau(TP) 

천부빙하시추시료의 

물안정동위원소 및 이온성분 

화학 분석

천부빙하의 깊이 연대 TP -◦ 

모델 구축

천부빙하 밀도와 TP◦ 

온도에 기반한 AWS 

깊이 연대 모델 구축 -

완료 82

빅토리아랜드 및 ◦ 

그린란드 빙하 분석 논문 (

게재 건1 )

빅토리아랜드 빙하분석 ◦ 

논문 게재 논문 게재 (

건1 )

2022

지구물리탐사Ridge B ◦ 

북빅토리아랜드 천부빙하(GV7, ◦ 

의 빙화학적 Stxy, HN, TP)

공간특성 규명 및 적설연령 규명

북빅토리아랜드 대기 빙상 -◦ 

상호작용의 특성 규명

빙하 구조 Ridge B ◦ 

파악이 가능한 시추 

시료 확보

빙하 Ridge B ◦ 

프로그램 순연

77
북빅토리아랜드 빙화학적 ◦ 

조성의 시공간적 변화 

원인 규명 논문 게재 (

건1 )

북빅토리아랜드 ◦ 

빙화학적 조성 변동성 

원인 규명 논문 게재 (

건1 )



- 91 -

 중간컨설팅 요청사항 세부 (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수정 안( ) 

연도
변경 전 변경 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2023

천부 빙하 Ridge B ◦ 

시추 연구

시추 후보지 선정을 ◦ 
위한 시추 시료 확보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 

빙하구조 해석, 

천부빙하 Ridge B 

분석

◦ 내륙 빙하 연구

 - 한 러 협력으로 -

확보한 Vostok 

천부빙하코어 

기초자료 분석

 - 그린란드 EGRIP 

국제공동 심부빙하 

연구프로그램 참여

◦ 극지 내륙 빙하 연구 

역량 강화

 - 남극 고원 빙하 

구성성분의 특성 파악

 - 그린란드 내륙 빙하 

연구 능력 제고

북빅토리아랜드 ◦ 

천부빙하 시추 시료 

극미량원소 농도 및 

동위원소 분석

북빅토리아랜드로 ◦ 
유입되는 에어로졸의 
특성 심화 규명 논문 (
게재 건1 )

◦ 북빅토리아랜드 

천부빙하 시추 시료 

극미량원소 농도 및 

동위원소 분석

◦ 로스해 해안 빙하로 

유입되는 에어로졸의 

특성 심화 규명 논문 (

게재 건1 )

2024

시추 후보지 Ridge B ◦ 

정밀 탐사

◦ 시추 후보지 확정 

(Ridge B)

◦ 서남극 해안 Ice 
탐사 및 Rise 

빙하코어 시추

 - 한 미 공동 -

천부빙하시추 

◦ 급격한 변화가 

진행중인 남극 해안 

빙하환경 국제공동 

연구 개발

빙하 내 고기후 환경 /◦ 

변화 프록시 신규 

개발

새로운 기후 환경 /◦ 

변화 프록시 

분석기술 오스늄 황 ( , 

동위원소 분석기술) 

확보 논문 게재 건( 1 )

빙하 내 고기후 환경 /◦ 
변화 프록시 신규 
개발

새로운 기후 환경 변화 /◦ 
프록시 석기술 미생물( , 
황 동위원소 분석기술) 
확보 논문 게재 건( 1 )

2025

Ridge B ◦ 

심부빙하시추 

마스터플랜 작성

심부빙하시추 ◦ 

종합계획서 

급 도출(3,000m ) 

◦ RAICA (Ross 

-Amundsen Ice Core 

Array) 마스터플랜  

작성

◦ 로스 아문젠해 해안 -

빙하 연구 종합 계획 

수립

빙하 내 화산분출, ◦ 

외계기원물질 유입 

기록 복원 

비주기적 사건이 ◦ 

기후 환경 변화에 /

미친 영향 파악 논문 (

게재 건1 )

빙하 내 화산분출, ◦ 
외계기원물질 유입 
기록 복원

비주기적 사건이 ◦ 
기후 환경 변화에 미친 /
영향 파악 논문 게재 (
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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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도출과 평가방법 수정 안( ) 

기술수준 등 타 항목 수정 안( ) 

변경 전 변경 후 

목표도출 평가방법 목표도출 평가방법

◦ 심부빙하연구 기반을 

마련하여 만년 이상의 100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남극 국제공동 

심부빙하시추 프로그램 필요

미래인 년대 남극 2100◦ 

기후 환경 변화 예측 ·

시도를 위해 과거 

년간 2,000

빅토리아랜드의 

고기후 고환경 기록 ·

복원이 필요 

세계최고 수준의 빙하 ◦ 

시추 시료 분석기술인 

초극미량(<10-12g g-1) 

빙하 시추 시료분석기술 

확보 및 확대가 필요

◦ 연구 결과 제시(mrnIF 

이상 논문 게재 건80% , 5 )

빅토리아랜드 및 그린란드  - 

빙하 시추 시료의 빙화학적 

연구 결과 제시 건(1 )

북빅토리아랜드 빙화학적  - 

조성의 시공간적 변화 원인 

규명 건(1 )

북빅토리아랜드로 유입되는  - 

에어로졸의 특성 심화 

규명 건(1 )

초극미량 - (<10-12g g-1)  

빙하 시추 시료 분석기술 

제시 이상 (mrnIF 80% 

논문 게재 건(1 )

비주기적 사건이 기후 환경  - /

변화에 미친 영향 

파악 건(1 )

◦ 빙하코어 시추 연구 /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 빙하코어 
연구 프로그램 
개발 참여 필요/

◦ 급격한 남극 해안 
기후 환경 변화를 ·
진단하고 향후 변화 
예측 시도를 위해 최근 

년 이내 2,000
로스 아문젠해 -
기후 환경 변화 기록 ·
복원 필요 

◦ 세계최고 수준의 
빙하코어 시료 내 
초극미량(<10-12g g-1) 
물질들의 분석기술 
확보 필요

◦ 국제 공동 현장활동 기획, 

협약 현장활동 보고서 건, (1 )

연구 결과 제시(mrnIF ◦ 

이상 논문 게재 건80% , 5 )

 - 로스 아문젠 해안- 및  

그린란드 빙하코어 시료의 

빙화학적 연구 결과 

제시 건(1 )

 - 로스 아문젠 해안- 빙화학적  

조성의 시공간적 변화 원인 

규명 건(1 )

 - 로스 아문젠 해안- 으로 

유입되는 에어로졸의 특성 

심화 규명 건(1 )

초극미량 - (<10-12g g-1) 

빙하 시추 시료 분석기술 

제시 이상 (mrnIF 80% 

논문 게재 건(1 )

비주기적 사건이 기후 환경  - /

변화에 미친 영향 파악 건(1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관명
소재국( )

Beyond Epica consortium

개국(EU 10 )

개국Beyond EPICA consortium (EU 10 ) 

British Antarctic Survey (BAS)

선진기관 
수준

(2020)

기술수준

년부터 유럽 국가 주도의1999

컨소시엄 형태로 남극

심부빙하시추 및 연구 수행

 내륙 과 해안(Beyond EPICA) (BAS) 

빙하코어 연구에 가장 앞선 연구결과 기준

선정근거 Nature 567, 442-443 (2019)
Nature 567, 442-443 (2019)

Past Global Changes Magazine, 29 (1). 36-37 (2019)

극지 연( )

현재
10%

선진기관 대비수준( )

20%

선진기관 대비수준( )

년2025
70%

선진기관 대비수준( )

50%

선진기관 대비수준( )

도출근거 

현재 급 천부빙하연구 기10% = [ ] (200m ◦ 
반확보 초극미량 빙하 시추 시료 분석기술 , 
개 동위원소 확보 선진기관1 (Pb ) / [ ] 

100% 이상 심부 빙하 연구기반(3,000m 
확보 초극미량 빙하 시추 시료 분석기술 , 10
개 이상) 

년 급 중부빙하연70% = [25 ] (1,500 m ◦ 
구기반 확보 초극미량 빙하 시추 시료 분, 
석기술 개 확보 5 / 선진기관[ ] 100% (3,000 

이상 심부빙하연구 기반확보 초극미량 빙하 m , 
시추 시료 분석기술 개10 )

◦ 현재 해안빙하 지점 천부빙하20% = [ ] ( 3
연구 기반 확보 극미량 빙하 분석기술 개, 1

동위원소 확보 (Pb ) 선진기관/ [ ] 100% 
해안빙하 지점 이상 천부빙하연구 기반 ( 10

확보 빙하 분석기술 개 이상, 10 ) 
◦ 년 해안빙하 지점 천부빙하50% = [25 ] ( 5

연구 기반 확보 빙하 시료 분석기술 개 , 5
확보 / 선진기관 해안빙하 지점 [ ] 100% ( 10
이상 천부빙하연구 기반 확보 빙하 분석, 
기술 개 이상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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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2-1-① 변경 사유 신규과제

 중간컨설팅 요청사항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수정 안( ) 

연도
변경 전 변경 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2023 - -

◦ 환북극 개 관측거점 정상 가동 6

및 환경인자 확보 누적 건DB ( 17 ), 

급 우수논문 게재 평균 SCI (mrnIF 

지속72.31)( )

◦ 북극 관측거점 기반 대기- 

육상 동토 생태 연안 ( , ), 

영역에서의 환경관측 고도화 

◦ 네트워크 기반 환경인자 CPS/IoT 

관측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북극권 중위도 기후변화 예측분석 -

기술개발

◦ 북극 동토거점 관측시스템 차 2

고도화 및 환경인자 수집 

분석시스템 구축

◦ 동토 대기 온실기체 에어로졸, , 

생태 등 누적 건 확보DB 83

국외 급 논문 게재 상위 ( SCI 20% 

이내 건 평균 달성13 , mrnIF 81.50 )

◦ 네트워크 기반 환경인자 CPS/IoT 

관측시스템 구축 노드(128 ) 

특허출원 건( 1 ) 

◦ 북극권 육상 중위도 기후변화 -

분석용 서비스 및 예측 방법 장치 

개발 특허출원 건( 2 )

2024 - -

◦ 환북극 개 관측거점 정상 가동 6

및 환경인자 확보 지속( )

◦ 구축 및 Smart Polar Platform 

측정시스템 활용 고도화 완료

◦ 기후변화 상세화를 통한 북극권 

육상 중위도의 특이기상 분석과 -

미래 예측 및 대응 방안 제시

◦ 북극 환경인자 누적 건 DB 23

확보 및 온실기체의 미래 배출 

전망 제시 국외 급 논문 게재 ( SCI

상위 이내 건 이상20% 5 , 

평균 이상 유지mrnIF 70 )

◦ 구축 Smart Polar Platform 

현장통신거리 노드 ( 3 km)(128 ≥

유지)

◦ 북극권 동토 변화에 따른 중위도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방안 

시나리오 건 제시( 2 ) 

2025 - -
해당사항 없음※ 

과제기한    ( ‘21.04~’24.12) 

해당사항 없음※ 

과제기한    ( ‘21.0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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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도출과 평가방법 수정 안( ) 

기술수준 등 타 항목 수정 안( ) 

변경 전 변경 후 

목표도출 평가방법 목표도출 평가방법

- -

◦ 년까지 환북극 ‘24

대기 육상 동토 생태 연안 - ( , )-

영역에서의 환경변화 정밀 

분석과 영향평가 피드백 

시나리오 제시를 위해 

관측거점의 효율적 가동 및 

고도화 환경인자 빅데이터 , 

구축 필요DB 

◦ 환경인자 확보 DB (KPDC 

등재 여부 및 국외 ) SCI 

논문출판 및 평균 mrnIF 70 

이상 유지

◦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CPS 

원격 무선전송 고도화(Smart 

구축 여부 Polar Platform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관명
소재국( )

-
북극이사회 국가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 , , , 

아이슬란드 러시아 등 개국, 6 )

선진기관 
수준

(2020)

기술수준 -
북극권 대기 육상 동토 생태 연안 해양 대상 연구거점 - ( , )- -

및 모니터링 지속
북극이사회 국가 기준( 100% )

선정근거 -
북극이사회 북극모니터링평가프로그램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등 개 그룹 제시 측정 내용AMAP) 6 WG 

극지 연( )

현재 - 선진기관 대비수준70% ( )

년2025 - 선진기관 대비수준80% ( )

도출근거 -

현재[ ] 70% ◦ 
극지연 환북극 개 관측거점 환경인자 구축    [ ] 6 DB 
선진기관 북극이사회 개 국가별 정밀 측정시스템    [ ] 8

가동 및 구축DB 

년[25 ] 80% ◦ 
극지연 환북극권 대기 육상 동토 생태 연안    [ ] - ( , )-

영역의 수준 확대 개 국가로 확대 예정 및 북극 (8 ) 
추가와 측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기반 gateway 

구축과 환경인자 빅데이터 구축 강화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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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3-1-① 변경 사유 중간점검 외교환경 변화( )

 중간점검 결과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2020

◦ 단백질분해효소 상용화 (P66) 
바이오신소재 특허 확보 및 ◦ 

라이브러리 확보 MS- DB 
러시아 야쿠타 주변 극한 적응생물 ◦ 
탐사 및 확보
관련 특허출원 건(4 )◦ 

단백질분해효소(P66) ◦ 
기술이전 건   1

단백질분해효소(P66) ◦ 
상용화 및 기업이전 완료

80
야쿠타 주변 생물시료 ◦ 
확보

러 우 전쟁으로 야쿠타 -◦ 
지역 시료 확보 불가, 
그 외 지역에서 생물 및 
환경 시료 확보  

 중간컨설팅 요청 사항   

중간점검을 통한 개선 계획

연구 환경변화 러 우 전쟁 에 따라 ( - )
기존에 계획한 생물 및 환경 시료 
확보 지역 접근 불가 지역 변경 필요 , 

중간컨설팅 요청 사항 
∙ 성과 시료 확보 삭제  ( ) 

 - 해양수산부 해양 년 예산 구조 개편 계획 에 따라 ‘ R&D ’24 ’
년부로 과제 종료됨에 따라 성과 하향조정’23

 - 캄차카 주변 생물시료 확보 성과 삭제 요청 
 

중간컨설팅 요청사항 세부 (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수정 안( ) 

연도
변경 전 변경 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2023

줄기세포 동결보존용 ◦
바이오폴리머 상용화 자료 확보

바이오신소재 특허 확보◦ 및  
라이브러리 확보MS- DB 

극지 고유생물 탐사 및 확보◦
◦관련 특허출원 건(2 )

줄기세포 동결보존용 ◦
바이오폴리머 자료 확보

특허등록 건(1 )◦
캄차카 주변 생물시료 확보◦

줄기세포 동결보존용 ◦
바이오폴리머 상용화 
자료 확보

◦바이오신소재 특허 확보 및  
라이브러리 확보MS- DB 

◦극지 고유생물 탐사 및 확보
◦관련 특허출원 건(2 )

줄기세포 ◦
동결보존용 
바이오폴리머 자료 
확보

특허등록 건(1 )◦
◦캄차카 주변  

생물시료 확보

2024

항치매치료제 라말린 유도체( ) ◦
기술이전 

항염증 치료제 Curvularin ◦
유도체 상용화 자료 확보

바이오신소재 특허 확보◦ 및  
라이브러리 확보MS- DB 

남극 로스해 극한 적응생물 탐사 ◦
및 확보

◦관련 특허출원 건(3 )

◦항치매치료제 기술이전 건 1
항염증 치료제 Curvularin ◦
유도체 상용화 자료 확보

특허등록 건(1 )◦
◦로스해 적응생물 시료 확보

해양수산부 해양 년 예산 구조 개편 계획 에 ‘ R&D ’24 ’※ 

따라 년부로 종료 ’23

2025

줄기세포 동결보존용 ◦
바이오폴리머 기술이전 

항염증 치료제 Curvularin ◦
유도체 상용화 자료 확보

바이오신소재 특허 확보◦ 및  
라이브러리 확보MS- DB 

◦몽골 주변 극한 적응생물 탐사 및 확보
◦관련 특허출원 건(4 )

줄기세포 동결보존용 ◦
바이오폴리머 기술이전 건  1

특허등록 건(2 )◦
몽골 ◦ 주변 생물시료 확보

해양수산부 해양 년 예산 구조 개편 계획 에 ‘ R&D ’24 ’※ 

따라 년부로 종료 ’23

목표 도출과 평가방법 변경사항 없음  : 

기술수준 등 타 항목  :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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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4-2-② 변경 사유 중간점검 팬데믹 외교환경 변화( / ) 

 중간점검 결과   

기술수준

연구분야 
선진기관 

년(2020 )

극지 연( )
년 수준 2022

년 목표2025
달성가능성 년2020 년 목표2025

선진기관대비( )
북그린란드 ② 

연구 인프라 
구축 수준

대학Aarhus 
덴마크( )

50% 100% 70% 불가능

 중간컨설팅 요청 사항   

중간점검을 통한 개선 계획

펜데믹에 따른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한 연구 현장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도록 북그린란드 미답지에 

연구 거점 구축 가능성 타진

중간컨설팅 요청 사항 

∙ 북그린란드 내 연구 거점 구축 

 - 중간점검 개선계획을 통해 연구기지를 대체하는 연구거점 구축 내용 반영‘ ’ ‘ ’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가능한 중심부 곳의 미답지역에 2

대한민국의 선도적 북극 연구를 위한 연구 거점 구축 계획)

자매지급 논문게재 추가 및 논문게재 시점 조정  - NSC 

연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실제성과 달성률(%)

2020

북그린란드 국제 공동 ◦ 
연구 프로그램 개발

◦ 북그린란드 미답지의 
기지 후보지 조사

국제 연구 협력 분야 도출◦ 
덴마크 및 그린란드 연구자들과 ◦ 
지질학 연구 협력 합의

70

접근성과 다학제 종합 ◦ 
연구수행을 고려한 연구 
기지 후보지 환경 조사 및 
기상데이터 수집

북그린란드 연구거점 지역 ◦ 
위성사진 획득

연구 거점 구축 계획 ◦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및 산 학 연의 다학제 · ·
연구분야 협력 가능성 도출

다학제 연구분야 회의를 통한 ◦ 
협력 가능성 도출 

2021

북그린란드 연구기지 ◦ 
건설 계획 수립 기지 (
설계 자재 운송 지원 , , 
인력 투입 등)

생태 고환경 기후· ·◦ 
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

기지 후보지 선정 및 ◦ 
기본설계 완료

북그린란드 미답지 내 ◦ 
신규연구지역 단기 현장 답사를 
통한 연구거점 후보지 선정

80
미답지역 최초 ◦ 
생태 고환경 기후분야 · ·
데이터 획득

덴마크 및 그린란드 연구자들과 ◦ 
북그린란드 국제 연구 협력 방안 
논의

연구 거점 구축 계획 ◦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결과보고서완성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해 그린란드 ◦ 
정부측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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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컨설팅 요청사항 세부 (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수정 안( )

연도
변경 전 변경 후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세부추진계획 예상성과 

2023
북그린란드 연구기지 ◦ 
건설 착수

연구 시설 40% ◦ 
구축 완료 

북그린란드 곳 2◦ 연구 
거점 구축 

곳 2◦ 연구거점 구축  
완료70% 

2024

북그린란드 연구기지 ◦ 
건설 계속( )

연구기지 인프라 운영 ◦ 
체계 확립

연구기지 주변 다수의 ◦ 
위성연구캠프 구축 
계획 수립

연구 시설 80%◦ ̦
구축 완료

연구기지 인프라 ◦ 
안정적 운영

위성연구캠프 ◦ 
후보지 선정

논문 게재 급(NSC )◦ 

북그린란드 곳 2◦ 
연구거점 구축 계속 ( )

◦ 연구거점 별 운영 
체계 확립

◦ 연구기지 주변 다수의 
위성연구캠프 구축 
계획 수립

◦ 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인프라 
안정적 운영

◦ 위성연구캠프 후보지 
선정

◦ 논문 게재 
자매지급(NSC )

2025

북그린란드 다학제 ◦ 
종합연구기지 준공

연구기지 준공 및 ◦ 
안정적 운영

◦ 연구거점 주변 
그린란드 지역 
위성캠프 시도 

◦ 북그린란드 미답지 
곳의 대한민국 2

연구거점 구축 완료

곳의 2◦ 연구거점 구축  
및 안정적 운영

◦ 논문 게재 급(NSC )

목표 도출과 평가방법 수정 안( ) 

변경 전 변경 후 

목표도출 평가방법 목표도출 평가방법

◦ 서방 선진국들의 
그린란드 연구는 빙하 
시추 시료를 통한 
고기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 , 
기후변화로 북그린란드를 
주목 하기 시작 년 (2019
월 스웨덴 쇄빙선 8

이 북그린란드 Oden
중심부의 최초 방문Fjord 

◦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 육상지역 연구에 
있어서 여러나라가 
진출해 있는 다산기지 
대비 독창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여 
선도적 성과 창출 가능

◦ 국제사회에서 북극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여년간 대한민국이30  
축적해온 극지 연구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북극 제 기지 2
건설로 북극권 개발 주도

◦ 북그린란드 다학제 종합 
연구기지건설 여부 
하계시즌 여명 ( 20

이상의 연구 인력이 
상주 가능한 연구 기지 
및 항공망 구축 여부 
평가)

◦ 연차별 계획에 따른 
북그린란드 다학제 연구 
프로그램 수행 여부

◦ 미답지역 현장 연구를 
통해 세계 선도적 
연구결과 도출 여부 
평가 년 내 급 (5 NSC
논문 게재)

◦ 서방 선진국들의 그린란드 
연구는 빙하 시추 시료를 
통한 고기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 , 
기후변화로 북그린란드를 
주목 하기 시작 년 (2019
월 스웨덴 쇄빙선 8

이 북그린란드 Oden
중심부의 최초 방문Fjord 

◦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 육상지역 연구에 
있어서 여러나라가 진출해 
있는 다산기지 대비 독창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여 
선도적 성과 창출 가능

◦ 국제사회에서 북극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여년간 대한민국이30  
축적해온 극지 연구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북그린란드 미답지 
곳의 대한민국 연구거점 2

구축으로 북극권 연구 
개발 주도

◦ 북그린란드 다학제 종합 
연구거점 구축 여부 각 (
거점에서 하계시즌 

인용 이상의 현장 조사 10
장비 보관이 가능한 연구 
거점 및 항공망 구축 여부 
평가)

◦ 연차별 계획에 따른 
북그린란드 다학제 연구 
프로그램 수행 여부

◦ 미답지역 현장 연구를 
통해 세계 선도적 
연구결과 도출 여부 
평가 년 내 (5

자매지급 논문 게재 NSC
및 년내 급 논문 6 NSC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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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등 타 항목 수정 안(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관명
소재국( )

덴마크 대학Aarhus 덴마크 대학Aarhus 

선진기관 
수준

(2020)

기술수준

◦ 북동그린란드의 소규모 군사기지인 St. 

내에 을 Nord Villum Research Station

년 구축하여 북동그린란드 기반 국제 2015

연구그룹들의 연구 인프라 제공

◦ 그린란드의 다른 덴마크 주도 현장연구시설은 

동부의 기지 및 그린란드 Zackenberg 중부 

빙하 위에 설치된 캠프에 국한되어있음

◦ 북동그린란드의 소규모 군사기지인 St. 

내에 을 Nord Villum Research Station

년 구축하여 북동그린란드 기반 국제 2015

연구그룹들의 연구 인프라 제공

◦ 그린란드의 다른 덴마크 주도 현장연구시설은 

동부의 기지 및 그린란드 Zackenberg 중부 

빙하 위에 설치된 캠프에 국한되어있음

선정근거 
북동그린란드 연구시설

구축 노하우

북동그린란드 연구시설

구축 노하우

극지 연( )

현재 선진기관 대비수준50% ( ) 선진기관 대비수준50% ( )

년2025 선진기관 대비수준100% ( ) 선진기관 대비수준100% ( )

도출근거 

현재 북그린란드 중심부 미답지 50%: ◦ 

진출 기관은 극지연구소가 유일하나, 

연구시설이 아닌 현장캠프 구축 수준

북그린란드 중심부에 100%: ◦ 

현장연구시설을 구축한다면 세계최초 , 

최북단 육상 지역 연구 시설 구축

현재 북그린란드 중심부 미답지 50%: ◦ 

진출 기관은 극지연구소가 유일하나, 

현장캠프 장비를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시설 

미비 수준

100%: ◦ 북그린란드 중심부 미답지 곳에 2

현장연구 거점을 구축한다면 세계최초 , 

북그린란드 최북단 육상 미답지 곳 연구 2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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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목표

성과
목표

연구분야
성명
성별( )

소속 직위/ 산 학 연/ /

1 1-1
미래 환경 변화 진단을 위한 과거 . ②
극지 환경 원인 분석 및 환경 
지시자 분석 기술

임세희

여( )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학

변은지

여(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 학

주영지

여( )
부경대학교 환경지질과 교수/ 학

2 2-1
북극 기후변화의 한반도 . ①
재해기상 영향 예측 연구

이승호

남( )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소장/ 학

이용환 

남( )
이안에스아이티 대표 / 산

홍창희

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 

위원
연

3 3-1 극지생물 유래 대사체 연구. ①

홍성현

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 

수석연구원
연

홍인선

남( )
가천대학교 의예과 교수/ 학

박태진

남( )
헬스케어 대표HME / 산

4 4-2
북극 선도 연구 기반을 위한 . ②
북그린란드 신규 연구 지역 지출

권이균

남( )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학

이동찬

남( )
충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 학

남기수

남( )
공주교육대학원 과학교육과 교수/ 연

※ 상기 명단은 전문가 점검 협의 일정에 따라 소폭 변동 가능하며 중간컨설팅시 연구분야별 최소 인 이상으로 구성함2

위원 제척여부 검증결과는 중간컨설팅 결과보고서에 첨부   ( NT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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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편람 내 중칸컨설팅단 구성 기준 을 2023 (2022.12.) ‘ ’

준용하여 위원 구성

컨설팅단 구성 기준 < >

▶ 규모( ) 컨설팅 대상 목표를 고려하여 인 이상의 컨설팅위원을 구성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 2

▶ 컨설팅위원 제외 기준( ) 이해관계자 등은 제외하여 공정성 확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컨설팅 대상기간 중 컨설팅 대상기관이 주관한 성과목표 내 사업 과제 관련 ( ) 

전문기관의 임직원

 - 컨설팅 대상기간 중 컨설팅 대상기관이 주관 발주 한 성과목표 내 사업 과제 의 책임자( ) ( )

 - 국가 사업에 대해 현재 참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전문가R&D

 - 최근 년 이내에 소속기관에서 중징계를 받은 전문가3

 -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상위평가 수행지원기관의 평가담당부서 직원

 - 최근 년 이내에 컨설팅 대상 기관에서 퇴직한 전문가3

 - 최근 년 이내에 컨설팅 대상 기관의 겸임연구원 연구연가 또는 파견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3 , 

 -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구성원이 컨설팅 대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 

 - 그 밖에 컨설팅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컨설팅  

중간성과 확인 후 추진과정 상 문제점 해결방안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인력 예산 투입 방안 등에 , ·

대한 의견 제시

예시 연구수행 및 목표달성에 대한 중간성과 달성 정도( ) ▶ 

최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연구수행에 필요한 추진 방향 모색▶ 

과제 착수 시점과 비교하여 현재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분석▶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타 기관 모범사례 제시 등▶ 

 목표수정   

내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수정 요청사항의 적절성 검토·

예시 변경이 필요한 대내 외적 환경 변화가 존재하는가( ) ?▶ ･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연구기관에 있지 아니한가, ?▶ 

목표의 변경이 사업목적 달성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전면 재기획 보다 나은가, ?▶ 

▶ 성과목표의 추가 변경 등을 위한 충분한 사전 분석과 타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기관의 특성과 임무와의 , ･

관련성이 상당한가?

새로운 목표가 도전적 혁신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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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중간컨설팅
실시계획서

초안작성 내부보고/ 
및 KIMST 

부처 사전 협의
실시 계획서 제출

중간컨설팅
실시

중간컨설팅
위원회 구성 

및 내부설명회
서면 현장점검·

중간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수정 연구계획서

초안
작성

내부
검토

연구사업계획서 
점검위원 확인

부처
사전 
협의

최종본 제출
연구사업 계획서 

수정 및 이사회 심의 

  ※ 상기 일정은 전문가 점검 및 협의 일정에 따라 소폭 변동 가능

 월 (1 ) 중간컨설팅 실시 사전준비 및 중간컨설팅 실시계획 수립 제출·

- 월 주차(1 2~3 ) 중간컨설팅 실시계획서 초안 작성 협의 및 내부보고 KIMST 

- 월 주차(1 4 ) 부처 해수부 과기부 사전협의 및 중간컨설팅 실시계획서 제출 ( / ) 

 월 (2~4 ) 중간컨설팅 내부 설명회 개최 및 서면 현장점검 실시 보고서 작성· , 

- 월 주차(2 1~2 ) 중간컨설팅위원회 확정 

- 월 주차(2 3~4 ) 중간컨설팅 내부설명회 개최 

- 월 주차 월 주차(3 1 ~4 4 ) 서면 현장점검 실시 ·

- 월 주차(4 3~4 ) 중간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수정연구계획서 초안 작성 

 월 (5~7 ) 중간컨설팅 실시 및 결과보고서 수정연구계획서 초안 작성/

- 월 주차(5 1~2 ) 중간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수정연구계획서 내부검토 

- 월 주 월 주차(5 3 ~6 2 ) 년 연구사업계획서 점검위원 확인 점검  ’20 ·

- 월 주차(6 3~4 ) 및 부처 해수부 과기부 사전협의KIMST ( / ) 

- 월 주차(7 1~2 ) 중간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수정연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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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국외 정책 동향 분석 제 차 및 제 차 관련 자료( 46 ATCM 26 CEP) 



- 104 -



- 105 -



- 106 -



- 107 -



- 108 -



- 109 -



- 110 -



- 111 -



- 112 -



- 113 -



- 114 -

첨부 4 극지연구소 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분야 성명 소속 직위/

극지전략 정책/ (6)

박영일
위원장( )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김찬우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극지과학(2)
박병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 본부장/

신현웅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

극지경제 산업· (4)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오동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홍보 및
국제 거버넌스(2)

고선아 동아사이언스 미래세대 플랫폼본부 본부장C /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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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극지정책전문가 현안 토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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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극지정책아카이브 운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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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극지와 세계 발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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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북극 과학 및 정책 연구 세미나 운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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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사회현안 대응 미션 발굴을 위한 사전 조사 시행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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