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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기상재해 취약 개도국의 위험 기상 대응 역량개발을 위한 국제기상사회의 

지원 요구 증가

❍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기후변화 대응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UN 지속

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효과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대두되며 기상재해 취약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ODA사업의 

중요성 부각

– 기상기후 또는 기후변화에 특정된 분야 사업 외 일반 농촌·도시개발, 

에너지·교통 등의 분야 사업에도 기후변화 대응(적응, 완화)을 위한 사업 

요소의 융합이 요구됨

❍ (기상기후분야 ODA사업)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인한 기상재해 취약 국가 대상 

범지구적 공동 지원 및 대응의 차원에서 기상기후 분야 대규모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

– 기후 취약 개도국의 주요 이상기상·재해 대비를 위한 기존 기상관측 및 

기상예보 장비 지원 ODA사업과 수원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적응) 역량개발 지원 사업이 통합된 형태

□ 기상청의 기상기후 및 다자 ODA사업 확대 발전 시도

❍ (기상청 ODA사업 범위 확대) ‘98년부터 개발도상국 대상 기상서비스 향상 

ODA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상청은 상기 국제기상사회의 ODA 기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상기후 분야 ODA사업의 적극 발굴을 추진 중

❍ (파트너십 확대 및 재원 다각화)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기상기후 분야 

대규모 ODA사업의 효과적인 기획 및 수행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재원 추가 확보 및 다각화가 필요함

□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기상기후 ODA 재원다각화 방안 정책연구｣
❍ (기상청 사전 정책용역과제) 기상청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실제 

이행사업 연계를 상위목표로 2021년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아시아지역에서 기상기후 분야 ODA사업 확대를 위해 정치적·재정적으로 

핵심 역할을 하는 ASEAN과 ADB가 협력대상 국제기구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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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범위

□ 연구 목적

❍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 MOU 체결 지원을 통한 기상청-ASEAN, 

기상청-ADB 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의 기반 마련

❍ (협력사업 공동 기획) 개도국의 기상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 ODA사업 공동 기획 및 사업제안서 도출

연구 목적 세부 목표

ASEAN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사업 기획

w ASEAN과의 공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지원
w 협력 분야 및 활동, 양측의 역할, 위임사항(ToR) 등 협의·조정

w 한-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한 기상기후 분야 공동 협력사업 기획
w ASEAN 유관 분과위원회 등 관계자 및 회원국 의견 수렴·협의, 

협력사업 제안서 마련

ADB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사업 기획

w ADB와의 공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지원
w 협력 분야 및 활동, 양측의 역할, 위임사항(ToR) 등 협의 및 조정 

w ADB와의 공동 재원(기상청 ODA 예산과 ADB 기후변화기금(Climate 
Change Fund))을 활용하는 협력사업 기획

w ADB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 및 협의, 협력사업 제안서 마련

[표 1]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 연구 범위

❍ (과업 범위)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본 정책연구의 과업 범위는 아래와 같음

과업 주요 내용 범위

[TASK 1] 
사전조사

w ASEAN, ADB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사업 기획을 위한 기반 마련
- ASEAN, ADB의 기상기후 분야 

정책 및 유사사업 조사·분석
- ASEAN, ADB와의 국내 협력 

사례(MOU 체결) 조사·분석

w 문헌조사
w ODA사업 이해관계자 면담

[TASK 2]
공식 파트너십 
구축 지원 및 
협력사업 기획

w ASEAN, ADB와의 MOU 체결 지원
- 협력 분야 및 활동, 양측의 역할, 

위임사항(ToR) 등 협의·조정

w ASEAN, ADB와의 협력사업 기획
- 기관 관계자 및 회원국 의견 

수렴, 사업 수요 파악
- 영문 협력사업 제안서 마련

w 문헌조사
w 현지 조사
w 전문가 자문

[표 2] 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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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방법

□ 문헌조사

❍ (기상청 정책·사업 문서) 국제기구와의 효과적인 ODA 협력사업 공동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로 기상청의 ODA 전략 및 ODA사업 수행내역·계획을 

검토하여 연계·협력 가능한 사업 분야를 선별함

❍ (협력대상기관 정책·사업 문서) ASEAN, 그리고 ADB의 기상기후 ODA 전략 

및 정책, 그리고 유사사업을 조사하여 기상청과의 협력사업 수행 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도출함

❍ (MOU 체결을 위한 사전조사) 기상청과 협력대상기관 간 원활한 MOU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ASEAN 및 ADB의 MOU 체결 절차와 유사 사례를 

검토함

순번 자료명 발행

1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타겟팅 상세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2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기획연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19

3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개발 ㈜이암허브, 2017

4 기상기후 공적개발원조 사업모델 발굴 기획연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5

5 2022년도 교육훈련계획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021

6
ASEAN Plan of Act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PASTI) 2016-2025 Implementation Plan

The ASEAN Secretariat, 2017

7 Gaps and Opportunities in ASEAN's Climate Governance ISEAS, 2021

8 ASEAN State of Climate Change Report The ASEAN Secretariat, 2021

9 Strategy 2030 Operational Plan Priority 3 ADB, 2019

[표 3] 문헌조사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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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사전 협의

❍ (개요) 협력사업 기획 및 사업제안서 도출을 위해 협력대상 기관 및 주요 

정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전면담을 수행, 사업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절차 

및 사업추진체계를 논의함

– ASEAN 협력사업의 경우 이후 국외 출장을 통해 추가 면담을 진행함

❍ (ASEAN 협력사업) 주요 이해관계자인 AKPMT(한-ASEAN 협력기금팀), ASEAN 

기후변화워킹그룹(ASEAN Working Group on Climate Change, AWGCC), ASEAN 

사무국, ASEAN SCMG(Sub-Committee on Meteorology and Geophysics)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함

– 협력사업 기획 과정 중 중간 성과물로 도출된 AKCF 사업제안서는 1차 회람 

후 AWGCC의 제안으로 제13차 AWGCC 연례회의에서 발표하였으며, 해당 

회의의 결과로 협력 파트너인 ASEAN SCMG가 추가됨

– 2021년 사전과제 이후 진행된 ASEAN 협력사업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순번 날짜 협의기관 / 회의명

1 2022-06-08 AWGCC 및 ASEAN 사무국 업무협의

2 2022-06-17 제13차 AWGCC 연례회의

3 2022-06-29 대한민국 외교부 자문회의

4 2022-07-25 AKPMT 1차 제안사업 컨설팅

5 2022-07-27 ASEAN SCMG 1차 업무협의

6 2022-09-08 AKPMT 2차 제안사업 컨설팅

7 2022-09-08 주 ASEAN 대한민국 대표부 제안사업 브리핑

8 2022-09-08 ASEAN 사무국 업무협의

9 2022-09-09 ASEAN SCMG(MSS) 2차 업무협의

[표 4] ASEAN 이해관계자 협의 내역

❍ (ADB 협력사업) ADB 협력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ADB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국의 재난위기관리부로, 해당 부서 내 기상기후 ODA사업 담당자를 

주축으로 협의를 진행함

– ADB의 제안으로 기상청은 ADB가 EWS 분야 전략 수정을 위해 진행 중인 

사전 연구에 자문역을 수행하였으며, 본 사전 연구의 결과로 도출될 

ADB의 신 전략에 ADB-기상청 협력사업을 편입할 방안을 모색함



- 5 -

– 교육훈련·역량강화로 좁혀진 ADB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중장기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 중인 APCC와의 사전 업무협의도 진행함

– 2021년 사전과제 이후 진행된 ADB 협력사업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순번 날짜 협의기관 / 회의명

1 2022-05-11 ADB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국 실무회의

2 2022-05-22 ADB 중장기 교육훈련 협력사업 기획을 위한 APCC 자문

3 2022-06-08 KMA Consultation for ADB Scoping Study on EWS

[표 5] ADB 이해관계자 협의 내역

□ 현지 출장

❍ (개요) 화상으로 진행한 이해관계자 사전 협의를 위한 후속 조치로 아래와 

같이 국외 출장을 수행함

– (목적) ASEAN과의 공동 협력사업 기획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면 협의

– (출장 일정) 2022년 9월 7일(수) ~ 10일(토)

– (출장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싱가포르

– (조사 방법) 이해관계자 면담, 2차 자료 수집

소속 직함 성명 출장 기간

기상청 사무관 손성화

2박 4일
 RISTI

대표이사 이우성

선임연구원 손규원

[표 6] 출장자 및 기간

❍ 본 국외 출장의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음

날짜 방문 기관 일정 비고

9/7(수) - w 출국: 인천(ICN) → 자카르타(CGK)
OZ761

15:20–20:20

9/8(목)

AKPMT
10:20–11:45

w 한-ASEAN 협력기금 제안서 컨설팅 -

주ASEAN 대표부
12:00–14:00

w AKCF 사업 총괄 담당자(공사참사관) 
면담

오찬 회의

[표 7] 방문 기관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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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국외 출장 일정 중 면담한 ASEAN 협력사업 면담자 명단은 아래와 같음

소속 직함 성명 연락처

AKPMT

팀장 권재환
+62-21-934-5541

jaehwan.kwon@akpmt.org

기획관

김태현
+62-21-726-2991-2419
taehyun.kim@akpmt.org

한낙훈
+62-21-726-2991-2418

nackhoon.han@akpmt.org

주 ASEAN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 최재하
+62-21-5795-1830

jhchoi71@mofa.go.kr

과기정통관 공진호
+62-21-5795-1830

hjkong22@mofa.go.kr

운영지원팀장 이현식
+62-21-5795-1830
hslee11@mofa.go.kr

ASEAN 사무국
환경본부

본부장 Vong Sok
+62-21-724-3372

vong.sok@asean.org

Officer Tri Saputro
+62-821-1494-0040

tri.saputro@asean.org

ASEAN SCMG
(싱가포르 MSS)

의장 Wong Chin Ling
+65-6545-7194

wong_chin_ling@nea.gov.sg

차장 Vanessa Lim
+65-6542-9024

vanessa_lim@nea.gov.sg

국장 Dale Barker Dale_BARKER@nea.gov.sg

연구원 Li-Sha Lim lim_li_sha@nea.gov.sg

연구원 Thea Turkington
+65-6488-1870

Thea_Turkington@nea.gov.sg

[표 8] 면담자 명단

ASEAN 사무국
16:30–17:45

w 한-ASEAN 협력기금 활용 사업 논의 -

- w 이동: 자카르타(CGK) → 싱가포르(SIN)
3K206

21:45–00:35(+1)

9/9(금)

ASEAN SCMG
(싱가포르 기상청)

09:00–11:15

w SCMG 의장(싱가포르 기상청장) 면담
w ASEAN의 기상기후 분야 ODA 사업 수요 

파악
-

- w 귀국: 싱가포르(SIN) → 인천(ICN)
OZ752

23:15–06:45(+1)

9/10(토) - w 인천 도착 -

mailto:jaehwan.kwon@akpmt.org
mailto:taehyun.kim@akpmt.org
mailto:nackhoon.han@akpmt.org
mailto:jhchoi71@mofa.go.kr
mailto:hjkong22@mofa.go.kr
mailto:hslee11@mofa.go.kr
mailto:vong.sok@asean.org
mailto:tri.saputro@asean.org
mailto:wong_chin_ling@nea.gov.sg
mailto:vanessa_lim@nea.gov.sg
mailto:Dale_BARKER@nea.gov.sg
mailto:lim_li_sha@nea.gov.sg
mailto:Thea_Turkington@ne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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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구성

❍ (연구 수행 조직) 연구책임자 이하 내부연구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연구책임

이우성 대표

자문위원회

문헌조사 ASEAN 협력사업 기획 ADB 협력사업 기획

정영철 선임연구원

문주희 선임연구원

이동은 전임연구원

이안나 전임연구원

김희진 전임연구원

이우성 대표

이창섭 이사

김신호 전문위원

강수일 전문위원

손규원 선임연구원

정영철 선임연구원

이우성 대표

이창섭 이사

김신호 전문위원

강수일 전문위원

손규원 선임연구원

문주희 선임연구원

[그림 1] 연구 수행 조직

❍ (전문가 자문위원회) 내부연구진 외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

순번 이름 소속 / 직함 분야

1 이희훈 前 대전지방기상청장 / NIPA 자문관 기상

2 강명옥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 이사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ODA

3 김성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ODA

4 이연임 REAL WORK 이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 위원 ODA

5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ODA

6 윤원태 (재)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기후

7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감사 기후

8 권원태 APEC 기후변화센터 원장 기후

9 김형주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 기후

[표 9] 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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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일정

❍ (연구 기간) 2022년 3월 24일 ~ 2022년 9월 30일 (약 6개월)

주요 연구 일정

월

4 5 6 7 8 9

착수보고

사전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이해관계자 면담

협력사업 컨셉 도출

중간보고회

현지 조사

보고서 및 사업제안서 작성

최종보고회

[표 10] 연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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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검토 결과

1. 한국의 기상기후 분야 국제개발협력

가. 기상청 ODA사업

□ 기상청 기상기후 ODA 사업 

❍ 기상청은 1998년부터 다양한 ODA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현대화 지원을 목적으로 총 12개국 대상 3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지원금액은 236.26억 원임

[그림 2] 기상청 ODA 예산  

❍ (ODA 사업 분야) 기상청은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7건)이 가장 많고 이어 위성 

수신 및 분석 시스템 구축(5건), 황사감시시스템 구축의 순(4건)으로 ODA 사업을 

수행해 옴. 또한, 기상청이 수행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ICT 기상서비스, 

기상레이더 운영 및 데이터 활용, 기상예보,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가 있음

❍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된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베트남 기상청 및 동북수문기상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동북지역 기상·수문기상 관측·모니터링 및 예보 역량강화와 

기상·수문 분야 현대화를 통해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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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베트남 북동지역 기상 및 수문 관측 네트워크 현장 조사, 

베트남 북동지역 25개 기상관측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설치, 베트남 

북동지역 25개 수문관측소 자동 수위 관측 장비 설치, 

전력시스템(태양전지 및 충전 배터리) 구축, 기상·수문 모니터링 시스템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현지교육 및 초청연수를 통한 

운영·관리자 역량강화 

– (사업성과) 베트남 동북부 25개 기상관측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구축, 

베트남 동북부 25개 수문관측소 자동수문관측시스템(수위계) 구축, 

기상·수문 모니터링 시스템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 베트남 

기상청 직원(32명)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동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자동관측소(25소) 및 자동수문관측(25소) 표출현황

홍수 예·경보시스템

[그림 3]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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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몽골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은 몽골에 실시간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연재해 대응 역량강화 및 몽골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함

– (주요활동) 몽골 기상현황 및 관련 인프라 조사, 몽골 32개 기상관측소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하 AWS)설치, 기상 관측소 내 전력 시스템 

설치(태양전지 및 충전 배터리), 울란바토르 데이터 센터 내 데이터 수신 

및 분석, 표출 시스템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스스템 운영 지원 

– (사업결과) 32개 AWS와 분석·표출·감시 시스템 설치, 몽골 기상청 35명 

직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AWS 설치를 통한 양질의 관측자료 

수집, 몽골 기상청 기상예보 역량과 재해 대비 및 대응 역량 향상 

❍ (미얀마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사업)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미얀마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사업은 기상업무 자동화와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등 자연재해 상시감시능력 향상으로 기상재해로 인한 

미얀마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함

– (주요활동) 미얀마 40개소 기상관측소 장비를 자동화 장비로 교체하여 

기상관측 자동화 및 관측 시스템 전력 인프라 개선, 시스템 구축 현장실사 

수행,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현지 교육 수행 등을 통한 전문인력 역량강화 

– (사업결과) 40대의 ASOS 장비와 시스템 설치, ASOS 장비롸 시스템으로 

양질의 관측자료 수집가능, 22명의 미얀마 기상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 및 실시간 기상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피해 감소, 예보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미얀마 기상 

전문가의 역량 강화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전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후 

[그림 4] 몽골 자동기상관측시스템 

❍ (방글라데시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시스템 구축사업)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된 방글라데시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 시스템(GK2A)을 

구축하여 기상재해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가능케 함으로써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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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기상위성 활용을 위한 방글라데시 기상현황 및 관련 인프라 

조사, GK2A 수신·분석·활용을 위한 기자재 및 시스템 구축, 초청연수 

및 전문가 퍄견 현지교육 수행 등 전문인력 역량강화, 천리안위성 2A호는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관측 역할을 승계하는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으로 기상 및 우주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함

천리안위성 2A호 및 수신시스템  

천리안위성 2A호 생산 위성이미지 

[그림 5]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 시스템 표출영상 

❍ (캄보디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사업)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캄보디아에 실시간 

기상관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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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캄보디아 기상 현황 및 관련 인프라 조사, 자동기상관측 

시스템(AWS) 설치(27개소),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MOWRAM) 내 데이터 

수신시스템 개발, 기상예보 데이터 분석·표출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사업 대상지 

AWS 구축완료 

[그림 6] 캄보디아 AWS 구축 사업 

❍ (라오스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되는 라오스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태풍현업시스템(TOS) 

및 천리안위성 2A호(GK2A)의 수신·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한 태풍 대응역량  

강화 및 태풍으로 인한 라오스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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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라오스 현지 태풍현업시스템(TOS) 및 기상 관련 인프라 조사, 

TOS 및 GK2A 수신·분석 시스템 설치, 연수 및 전문가 편견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018년 7월 라오스를 강타해 587여개 가구 및 

3,060건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열대폭풍 손띤(SON-THIN)을 라오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서 분석함 

– (기대 효과) 라오스의 태퐁 선행시간 개선, 태풍예보의 신뢰성 향상, 

조기경보를 통한 라오스 내 기상 및 수자원 관련 분야의 재해대응 역량 

강화 

손띤의 진행방향

손띤의 위성사진 

[그림 7] 손띤(SON THIN) 

❍ (캄보디아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캄보디아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의 목표는 캄보디아에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 시스템(GK2A)을 구축함으로써 기상정보 

수집능력과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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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기상위성 활용을 위한 기상현황과 관련 인프라 조사, GK2A 

수신·분석·활용을 위한 기자재 및 시스템 구축,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현지교육 수행 등 전문인력 역량 강화, 천리안위성 2A호는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관측 역할을 승계하는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으로 기상 및 

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수행함

[그림 8] 천리안위성 2A호 생성 위성이미지 

□ 기상청 2022년 ODA 예산 계획1)

❍ 기상청의 2022년 ODA 사업 목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임, 사업 대상지와 분야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 분야와 90% 이상 일치함

❍ ODA 사업 지원형태는 무상 간 연계가 2건이고 다자사업 중 중점협력 

대상기구 지원은 부재함. 그러나 기상청은 소관 분야에 특화된 국제기구에 

지원금 납부(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국을 수임 중임

❍ 기상청의 2022년 ODA 예산은 총 68.4억 원이며, 프로젝트, 기술협력 연수 

및 WMO 분담금임

(단위: 억 원)
ODA 

시행기관
2021 2022

양자 다자 합계 양자 다자 합계
기상청 40.8 20.8 61.6 42.1 26.3 68.4

[표 11] 기상청 2022년도 ODA 예산 총괄 

1)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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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은 국제사회에서 기상기후 기술 분야 전수의 역할 확대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음

– 2015년 원조공여국 간 유일한 다자기구 평가 네트워크인 

다자성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의장국 수임

– 2019년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me)-유엔인구기금

(UNFPA: UN Population Fund)-유엔사업서비스기구(UNOPS: 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 통합 집행이사회 의장국 선출

–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 기구 부의장국으로 선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설립 및 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억 원, %)

구분 계
프로
젝트

프로
그램

개발 
컨설
팅

기술협력 민관
협력
(NGO, 
기업)

행저
비용

기타
순수
다자연수

사업
장학
지원

봉사
단 

파견

기타
기술
협력

‘21년

61.6 39.3 - - 1.6 - - - - - - 20.6

100 63.8 - - 2.6 - - - - - - 33.4

‘22년

68.4 40.5 - - 1.6 - - - - - - 26.3

100 59.2 - - 2.3 - - - - - - 38.5

[표 12] 기상청 2021년-2022년도 ODA 유형별 분류

❍ 기상청의 2022년도 사업으로는 크게 개도국 기상·기후 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지원 등의 ODA 사업과 과 WMO 국가분담금 및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강화 지원으로 나누어짐. 캄보디아 천리안 위성 2A호의 

수신·분석 시스템 및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구축과 라오스 태풍 감시·예측 

통합 플랫폼 구축은 계속 진행되온 사업이고 몽골, 필리핀과 ODA 

기상예보관 및 레이더 자료활용능력 향상과정의 연수사업은 올 2022년에 

착수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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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
업 

예산
(억원)

‘22년 
예산 
(억원)

신규/ 
계속

총사업 
기간

구분
(양·다자)

1

개도국 
기상·

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
운영지원
(ODA)

캄보디아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구축 

프로
젝트

36.41 3.00 계속 2019-2022 양자무상

2
라오스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 
프로
젝트

36.43 17.50 계속 2020-2023 양자무상

3
캄보디아 천리안 위성 2A 

호 수신·분석
시스템 구축

프로
젝트

29.76 14.00 계속 2020-2023 양자무상

4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통합 플랫폼 구축 
프로
젝트

40.60 3.00 신규 2022-2025 양자무상

5
몽골 기상관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프로
젝트

41.50 3.00 신규 2022-2025 양자무상

6 ODA 기상예보관 과정
연수
사업

0.79 0.79 신규 2022 양자무상

7
ODA 기상레이더 

자료활용능력 향상과정 
연수
사업

0.79 0.79 신규 2022 양자무상

8
WMO 
국가

분담금

WMO 국가분담금 19.80 19.80 계속 2003- 다자

9
WMO 한국지역훈련

센터(RTC-Korea)신탁기금
프로
그램

6.53 6.53 신규 2022-2026
다자성양

자

[표 13] 기상청 2022년 총 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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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상청 및 기상기후인재개발원 ODA 연수사업

□ 기상기후 연수사업 (2021년) 

❍ 기상재해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인명, 재산 피해 경감을 위해 우리나라 선진 

기상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도국 기상재해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초청연수 등 수원국 기상청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기상청은 개도국의 기상기후 분야 종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6개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ICT를 이용한 기상업무향상 사후 관리 

현장교육 과정을 비롯한 4개 프로그램은 KOICA 수탁과정임

과정명 주요 교육내용 교육일정
사업비
(억원)

기상예보관 과정
w 기상자료 이해 및 해석
w 기상예보서비스

‘21.9.

1.6
기상레이더 활용능력향상 

과정
w 기상레이더시스템 이해
w 기상레이더 자료분석 및 활용

‘21.11.

ICT를 이용한 
기상업무향상 사후관리 

현장교육

w 수치예보모델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컨설팅

w 예보현업 업무 매뉴얼 제작
w 수치예보운영 및 개발 인력 양성

‘20.12..
~’21.7.

KOICA
수탁
과정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

시스템 관리활용능력향상 
과정

w 기상 및 재해위험감소(DRR) 기초
w 기상관측 및 장비 운영
w 기상관측장비 장애 해결

‘21.7.

개도국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현장교육

w 기상청 기후정책과 기후변화의 이해
w 기후변화정보 생산 및 활용
w 기상기후자료 품질관리 및 서비스

‘21.3.∼6.

몽골 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관측자료 품질 

관리능력 향상 과정

w 기상관측 및 장비 운영
w 기상관측장비 장애 해결
w 기상관측표준화

‘21. 9.

[표 14] 기상청 및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연수사업 (2021년)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외국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 석사학위 외국인 지원과정 (10일 70시간)

– 국내의 기상석사학위 과정생에게 기상청의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대하여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평가에 따른 학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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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기후서비스체계 이해
w GFCS 소개
w NFCS 구축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
w 기상청의 기후서비스 업무 소개

기후자료 복원 및 
처리

w 기후자료관리시스템 / 기후자료 품질관리
w 통계분석기술
w 기후자료 서비스 정책 및 제공 현황
w 기후변화 감시

기후서비스 도구활용
w 기후서비스 도구(CST, CLIK) 소개 및 활용 실습
w 기후인덱스 종류 및 분석 소프트웨어(RClimDecx, ClimPACT)실습

기후예측 및 전망

w WMO의 GPCLRF
w LCLRFMME 등 소개
w 기후예측 및 전망 개관
w 계절예{보 이론 및 기술
w 기상청 현업 장기전망시스템 소개

[표 15]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석사학위 외국인 지원과정

❍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향상과정(외국인 기상업무종사자 (10일과정, 40시간))

– 재해정보시스템, 기상현대화사업 기상장비의 활용도와 관리능력 강화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능력 제고

과목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기상 및 
재해위험감소(DRR) 

기초

w 한국의 기상업무
w 국가재난관리시스템
w 방재가상정보시스템

가상관측 및 장비 
운영

w 기상관측 방법 및 업무 이해
w 전자/전기/통신 기초이론
w 기상관측 장비 및 네트워크
w 기상관측장비별 특성 및 작동원리 / 취급방법 및 운용

장애 해결

w 기상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 / 기상계측원리 및 분석기술
w 계측기 운용 및 설치, 장애 고장 진단 및 조치
w AWS 구성부별 관측 원리 및 장애원인
w AWS 점검 및 장애 조치 실습
w 기상측기 검정 및 오차 보정
w 기상측기 검정업무 실습
w 기상계측기술 발전동행

Action Building w 국가현황 발표 및 공유, 문제해결 방안 모색, 액션 플랜 수립 및 공유

[표 16]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향상과정

❍ 아시아지역 기성위성자료 활용능력 향상과정(10일과정, 40시간)

– 기상위성 자료 활용능력 강화를 통해 입지적인 기상감시를 강화하고 

시의적절한 예보 및 특보 제공으로 위험기상 피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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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한국의 기상위성정책

w 국가기상위성센터(NMSC) 소개
w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역할과 미래비전
w 기상위성 국제협력
w COM 1호, GK 2A호 소개
w 우주개발 현황과 계획

기상위성관측워리

w 기상위성관측원리
w 위성자료 검·보정
w 품질관리
w 자료검색 및 이용방법

위성영상 분석과 
예보활용

w 위성기본영상의 이해 및 활용
w RGB 영상의 이해 및 활용( True, Natural, 기본합성, 황사, 안개, 

대륙운 등)
w 천리안 2A 산출물 이해 및 활용(52종 산출물 선별)

GK2A와 기타 
위성활용

w 정지 및 극궤도위성자료의 활용
w    - 마이크로파 위성자료 활용
w 기후, 수문, 해양, 농업, 산림 등 활용

Action Building w 국가현황 발표 및 공유, 문제해결 방안 모색, 액션플랜 수립 및 공유

기타 w 입교 및 수료, 국정시책 등

[표 17]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아시아 기상위성자료 활용능력 향상과정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신규 외국인 과정

❍ 국제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꾀하기 위하여 WMO 교육 훈련 계획 

우선 추진 분야 및 개도국 수요를 고려한 신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 3개 과정 → (’21) 4개 (ODA‧KOICA) → (‘22) 6개 (ODA‧KOICA‧WMO)

❍ 코로나 19 이후 교육 운영 환경변화 대비,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학습 또는 온라인 교육 활용 콘텐츠 개발함 

– 기상관측장비 운용, 위성자료 처리 기초원리 및 개념의 국제교육과정 사후관리 

체계화 

– 교육과정별 강의교재, 수료생, 교육내용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

구분 시기 기간 인원 비고

아시아지역 기상위성자료 활용능력 향상과정(~‘24년)
하반기

2주 15 KOICA

WMO 신탁기금 활용 국제교육훈련 2주 20 WMO

[표 18]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신규 외국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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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전문 연수과정 

❍ 아시아 개발은행의 아시아지역 대상 기상기후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검토하였을 때 기후변화 취약지역의 복원력 강화와 부합함

❍ 교육과정으로는 태풍전문과목, 해상기상, 기상위상, 기후, 장기전망, 방재, 

수문기상 등이 있음

과목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태풍 발생과 소멸과정
w 태풍 발생과정, 태풍 발생 환경장과 장기간  변화 추이 
w 태풍 발생의 preconditioning stage 및 조직화 단계
w 온대저기압화

중규모 구조
w 강우시스템의 구조와 분류(벽운, 눈, 형성과정 등)
w 태풍의 중규모 구조(한반도에 접근한 태풍의 중규모 구조 및 역학)
w 저기압 발달과 관련된 상층 패턴 분석

태풍과 해양
w 환경장으로서의 해양
w 해양표층 열용량과 태풍
w 태풍-해양 상호작용(태풍 진로 및 강도에 미치는 영향)

태풍의 진로예보
w 지향류 분석과 종관상황분석
w 태풍의 상호작용, TD 중심이동
w 결정론적 진로예보, 앙상블(single, multi)진로예보

레이더자료를 활용한 
태풍 분석

w 레이더 바람장 산출 기술 및 특징
w 태풍중심 분석방법 및 사례

위성영상을 활용한 
태풍분석

w 위성영상을 활용한 태풍의 상하층운 구분
w 수증기영상을 활용한 기압배치  파악 
w 수증기 영상 분석을 통한 태풍 발달/약화, 진로  파악 

수치모델을 활용한 
태풍예보

w 수치모델자료를 활용한 태풍진도, 강도 예보 이해
w 태풍보거싱 과정

태풍예보 및 정보생산
w 태풍현업시스템을 활용한 태풍 분석(위치, 강도) 및 정보생산 
w 태풍 특보체계의 이해와 적용

팀빌딩 w 소통역량 향상과 조직 활성화 

기타 w 입교 및 수료, 국정시책 등

[표 19] 태풍 전문 과목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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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해양기상 정책
w 기상청의 해양기상 정책 및 주요업무이해 
w 유관기관 역할과 서비스현황, 우리청과의 협력

해양유관기관 이해
w 해양업무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역할 및 주요 추진사항 
w 해양관련 타 부처 현황 및 서비스 

해양기상 기본이해 w 해양기상 특성, 해양-대기 열교환, 해류, 수온 등

해양 위험기상 이해 및 예보
w 해상풍, 파랑, 조석, 폭풍해일 개념 등 
w 파랑 생성 및 변형, 조석- 폭풍해일 상호작용, 총수위 개념
w 기상해일, 너울, 이안류, 해무, 저염수, 고(저)수온 위험성 등

해양기상모델 분석 및 활용
w 파랑예측모델, 폭풍해일예측모델, 해양순환모델 생산자료의 

분석 및 활용
조석 및 해류 이해 w 조석 관측 및 예측, 조류와 해류 순환을 이해

해양기상 관측 및 관측자료 
이해

w 해양기상관측 원리 이해 및 관측자료해석

해수순환이해 및 예측 
w 전지구 및 한반도 주변 해양순한 특성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
해양기후 및 변화 w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상태 및 해양기후 변화

해양기상 서비스 활용 w 맞춤형 해양기상서비스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전망
위성활용 해양인자 분석 w 위성의 해상품, 수온, 파고 영상 자료 분섣. 해양탐지 활용

해양모델 및 예측이해
w 파랑, 폭풍해일 수치모델 이해 및 결과 해석, 모델 예측 

경향
해양예보 사례 실습 w 해양위험기상 예보 사례

팀빌딩 w 소통역량 향상과 조직 활성화
기타 w 입교 및 수료, 국정시책 등

[표 20] 해상기상 과목 및 주요 내용

과목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기후 주요 정책 w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정책 소개

기후변화 국제 협력 및 동향
w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w IPCC 기능과 역할, 유엔 기후협약 UNFCCC

기후특성과 변동 w 기후특성 및 구분, 기후변동 이해

기후시스템과 순환
w 기후시스템과 권역간 상호작용, 지구에너지 평형과 

대기·물·탄소순환 이해
해양과 대기 상호작용 w 해양과 대기의 기본 성질, 상호작용 이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w 기후변화의 징후 및 원인, 온실가스와 온실효과의 이해
w 해양·대기·지면 간 상호작용과 되먹임과정 이해

기후변화 감시자료 처리 및 
분석

w 온실가스, 반응가스 등 6대 분야 감시 자료 이해
w 품질관리, 통계처리, 분석기법 및 자료 활용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활용
w 기후변화감시 원인·결과·영향에 대한 분석 정보
w 한반도 및 전지구적 기후변화감시정보의 생산 및 활용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w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이해 (극한기후지수, 응용정보, 

과거/미래 기후변화자료 분석 기법)

수문기상의 이해
w 수문기상의 개념과 기상청의 수문기상업무이해
w 국내 수자원 관리 정책 및 주요사항 

가뭄의 이해 및 예측
w 가뭄의 정의 및 분야별 가뭄차이 이해
w 가뭄 발생 매커니즘 및 가뭄 예측기법

팀빌딩 w 소통역량 향상과 조직 활성화
기타 w 입교 및 수료, 국정시책 등

[표 21] 기후 과목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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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기상위성 정책
w 국가기상위성센터 업무 및 정책
w 해외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 현황

위성 관측 원리
w 기상위성의 종류, 특징과 관측 원리
w 대기복사원리

천리안위성 –2A 
기본영상 특성

w 천리안위성-2A의 주요 채널 특성(가시3, 적외10,수증기 3 등)
w RGB 영상(황사, 안개. 기단 등 7종) 특성 이해

천리안위성 –2A 
산출물 활용

w 예보에 주로 활용되는 핵심산출물 특성(구름, 안개, 황사, 안정도지수, 
대류운, 대기운동벡터 등)

국외위성 마이크로파 
등

w 저궤도 위성 산출물, 마이크로파 영상의 특성 등을 이해(해상푸으 
마이크로파 영상, 강우강도 등)

w 국외 위성 자료 분석

종관 및 중규모 위성 
분석

w 특정적 구름 특성 및 기상학적 의미
w 종관 및 중규모 분석(골과 능, 변형장, 블로킹 등)
w 종관 및 중규모 분석 실습

수증기영상 수치모델 
비교

w 수증기 영상과 모의자료의 차이(위상, 강도)비교 분석 및 해석
w 수증기 영상과 PV장의 차이(위상, 강도) 비교 및 해석

위성정보시스템-2 
활용

w 위성정보시스템-2 활용법 교육 및 실습

위성영상 활용 
주요현상 사례분석 및 

실습

w 여름철 장마, 저기압, 대류운 등
w 겨울철 대설 등 
w 태풍, 안개. 황사, 미세먼지 등
w 산불, 화산재 등

팀빌딩 w 소통역량 향상과 조직 활성화

기타 w 입교 및 수료, 국정시책 등

[표 22] 기상위성 과목 및 주요내용  

과목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수문기상의 개념
w 물순환 과정에 대한 이해
w 물순환 과정 이해를 통하여 수문기상에서 다루는 범위와 목적 이해

홍수 및 수문모델 
이해

w 홍수의 이해 및 예측 방법
w 기상레이더 자료 분석 및 활용
w 수문모델의 개요
w 기상예측모델 및 지표모델과의 차이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 이해 및 활용

w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해 및 활용

홍수기 협업 운영 
체계 이해

w 각 유관기관 업무 이해
w 협업 운영체계 내 기상청의 역할 이해

기타 w 입교 및 수료 등

[표 23] 수문기상 과목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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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확률장기전망의 이해
w 기후정보로서의 ‘확률장기전망’에 대한 전반적 이해
w 장기전망과 이상기후 정의 및 생산과정의 이해

기후감시요소 이해
w 계절별 우리나라 기후 특성 및 감시요소(엘리뇨, 라니냐, 북극진동, 

북극해빙, 눈덮임 등) 이해

기후예측모델의 
이해와 활용

w 수치예보모델 기본개념과 수치예보의 오차 및 한계의 이해
w 앙상블 수치예측시스템 및 현업 기후예측시스템(GloSea5) 이해
w 기후예측시스템 기반 1-3개월 전망용 예측 가이던스 이해
w 확률장기전망 가이던스 시스템 웹페이지 콘텐츠 이해

기후예측 분석시스템 
이해 및 활용

w 장기전망 및 기후감시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기후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소개 및 활용

기후통계분석 기법 
활용

w 기후현상 이해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회귀분석, 
경험직교함수, 신뢰도 분석 등) 이해

대기파동의 이해 및 
활용

w 우리나라 기후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전지구 대기파동(CGT, PJ, 
PDO, PNA 등)의 특성에 이해

성층권의 이해
w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현상과 연관된 인도 몬순, 장마에 대한 

특성이해

북극 특성

w 북극 해빙, 북극 진동, 유라시아 눈덮임 등 겨울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극 기후선행인자에 대한 이해

w 블로킹 종류 및 특성, 발생원인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해양 이해 및 활용 
w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열대 태평양 변동성(엘리뇨, 라니냐), 

대서양 변동성에 대한 이해

인도몬순 및 장마특성 
분석

w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현상과 관련된 인도몬순, 장마에 대한 
특성이해

계절내 진동 이해 및 
활용

w 우리나라 기후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약 30~60일의 주기를 가지는 
진동(MJO, BSISO 등)에 대한 이해

기후감시요소 
기반사례분석

w 기후감시요소 분석을 통한 사례 분석
w 우리나라 여름철/겨울철 극한 기상 사례

폭염 특성 w 우리나라 여름철 폭염과 연관된 기압계에 대한 특성 이해

팀빌딩 w 소통역량 향상과 조직 활성화

기타 w 입교 및 수료, 국정시책 등

[표 24] 장기전망 과목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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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주요내용 및 교육방법

일반과정
(자연재해)

w 재난관리체계와 기본법
w 기상예보 및 자료 이해
w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w 계절별 기상특성 및 일기도 활용
w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w 수문기상의 이해 및 활용

특화과정
(해양)

w 재난관리체계와 기본법
w 해양기상예보 및 자료이해
w 해양기상정보의 이해 및 활용
w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w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이해 및 활용
w 일기도 이해 및 활용
w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특화과정
(산림)

w 재난괸리체계와 기본법
w 기상예보 및 자료 이해
w 기상정보와 산림 안전
w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w 가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이해 및 활용
w 일기도 이해 및 활용
w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특화과정
(항공)

w 재난관리체계와 기본법
w 항공기상 예보 및 자료 이해
w 항공기상정보의 이해 및 활용
w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w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이해 및 활용
w 일기도 이해 및 활용
w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특화과정
(교통)

w 재난관리체계와 기본법
w 기상정보와 교통안전
w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w 가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이해 및 활용
w 일기도 이해 및 활용
w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기타 w 입교 및 수료 등

[표 25] 방재과목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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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역량강화 ODA사업

❍ 행안부는 개발도상국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 자연재해 조기경보 시스템과정을 포함하여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으로 2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과정 교과 내용

ASEAN 재난관리 
역량강화과정 

w 재난관리 거버넌스
w 재난관리 시스템 및 관련 기술
w 자연재난 관리
w 대국민 재해경감 안식제고
w 분임토의 및 발표 (국별보고, 액션플랜 등)
w 문화탐방 및 개인별 체험활동 등

UNDRR 재난위험 
경감과정

w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w 한국의 자연재난관리
w 재해위험의 이해 (개념, 트렌드 소개)
w 재해위험경감전략 (센다이프레임워크 소개)
w 센다이 프레임워크 실행 (모니터링, 평가, 후속조치 방법)
w 문화탐방 및 개인별 체험활동 등

ICDO 재난대응 및 
관리역량강화과정

w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w 한국의 자연재난관리
w 분임토의 및 발표 (국별보고, 액션플랜 등)
w 현장학습, 안전체험 실습
w 오리엔테이션, 수료, 설문조사 등
w 문화탐방 및 개인별 체험활동 등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과정

w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w 재난상황분석 판단 시스템
w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방안
w 재난 유형별 예ㆍ경보시스템
w 분임토의 및 발표 (국별보고, 액션플랜 등)
w 문화탐방 및 개인별 체험활동 등

[표 26] 행정안전부 교육훈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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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상기후 분야 글로벌협력 학위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 이화여대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이화여대의 엘텍공과대학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와 2022년 6월 10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 협약식을 맺음. 이는 국내 대학 최초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사례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기상청과 한국 

기상산업기술원이 기상기후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신산업을 이끌 

전문인재 양성을 배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규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활용능력과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함

❍ 한국기상산업연구원이 지원하는 이화여대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사업에서는 4차 산업 신기술 접목 가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짐

목표 기상산업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기본
방향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추진
전략

미래 신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4차 산업 신기술 접목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기상기후 융합연구 
활성화

기업 수요기반 공동연구, 인턴십 및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촉진

산업성장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전문인력의 공급 및 
인적자원개발(HRD)를 위한 지원

[그림 9]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중점추진방향 및 전략 

출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안내서(20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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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기후변화정책 전공)

❍ 한림대학교의 글로벌협력대학원은 글로컬(glocal) 선진 인재의 양성과 

지역사회의 글로벌 동반 발전을 위하여 아시아 각국의 고위 공무원 및 

아시아 정부기관 및 각국의 명문 대학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목적이 

있음

❍ 글로벌협력대학원은 △글로벌협력학 석사과정과 △글로벌한국학 석사과정 

그리고

   △특별프로그램 이상 3가지 과정이 있음. 이들 중 특별프로그램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ODA사업인 개도국 중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7개월동안 정부 초청 석사학위 연수과정에 기후변화 정책전공이 있음.

❍ 기후변화정책 전공은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적응과 감축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론과목 ￫ 실무과목 ￫ 실무현 캡스톤 

프로젝트 및 세미나 ￫ 현장실습의 4단계 교과과정으로 제공함

❍ 기후변화정책 전공을 이수함으로 협업 적용성을 갖춘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 전문가를 양성함. 교육생은 석사 논문 작성을 포함하여 

최소 36학점 이상 이수 시 졸업 가능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행사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SP-차세대 공무원 네트워킹
Joint Event 

글로벌협력대학원에서 운영하는 SP석사학위 연수생과 
강원도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참가 공무원간의 문화 교류 
및 글로벌협력 분야의 지식 공유 및 상호 이해 교류 증진

한림-KOICA 연수사업 참여국 
대사초청 연례회의

SP석사학위 연수사업 연수생 및 KOICA 글로벌연수 한국어 
교사 양성 및 능력 배양 사업 연수생의 출신국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적인 글로벌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통한 대담을 진행

특강 및 세미나 
기후변화 관련 학문적 깊이를 넓힐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 

및 교류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토론 진행 등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발판을 제공함

[표 27]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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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PEC기후센터(APCC)의 교육훈련 사업 (기후예측기술 협력사업)

❍ (출범) APEC 기후센터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APEC 회원국 합의에 의해 2005년 설립

❍ (주요업무) △기후변동·변화의 진단·예측 관련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유통, △기후변동·변화의 진단예측 기술 및 활용방안 개발, △기후예측 및 

관련 분야 교육·훈련과 역량 향상 지원,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협력 

❍ (기후예측기술 협력사업 1: 교육훈련 워크숍) APEC 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능력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연구 및 기후예측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인프라 부족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장기 기후예측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 실무진을 대상으로 연례 개최

– (개요) APCC 제공 기후정보서비스 소개, 기후예측 기술 및 기후정보 활용 

노하우 전파를 통해 개도국 기후연구 실무진 역량 배양 및 APEC 회원국 

간 기후정보 관련 지식 격차 축소

– (운영 성과) 2016~2020년간 국내 18명, 그리고 35개국 내 400명 이상 지원

❍ (기후예측기술 협력사업 2: 젊은 과학자 지원 사업) 기후예측 부야 국제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기후과학자들 간 공동연구 

추진 목적의 협력사업

– (개요) 개발도상국 젊은 과학자 대상 국내 초청연수 형식(약 3개월)으로, 

APCC 연구진과의 멘토-멘티 관계 주선 등 연구 환경 조성

– (운영 성과) 2011~2018년간 총 32개국의 젊은 과학자 90명 대상 연구

– (커리큘럼 예시) 2018년 기준 “APCC MME 기법을 이용한 계절예측기법 

향상, 농업분야 쌀생산량 예측기법 개발, 적설량 지도기법 향상, 가뭄과 

기후변동성간 관계 연구” 등의 연구 과제가 지원됨

국가 연구명

인도네시아 자바섬 대상 CP 및 Single Bucket 모형 활용 토양수분량 및 증발산량 예측

베트남 베트남 계절 예측을 위한 MME 기법 평가

중국 APCC MME 자료를 이용한 중국 지역 기온 및 강수량 예측성 평가

몽골 재분석 자료 및 관측 자료를 이용한 몽골 지역 적설량 지도기법 향상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셀랑고지역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쌀 품종 MR219 잠재적 

생산량 예측 연구

[표 28] APCC 젊은 과학자 지원 사업의 2018년도 지원 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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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대상 국제기구(ASEAN, ADB)의 기상기후 전략

가. ASEAN

□ 아세안 환경전략계획(ASEAN Strategic Plan on Environment)

❍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5, 14, 6 

연계),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 (SDG 11 연계), △지속 가능한 기후(SDG 

13 연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2 연계)의 네 가지 청사진을 

가짐

❍ 환경에 대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로써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SEAN Ministerial 

Meeting on Environment, AMME)와 아세안 환경 고위 관료 회의(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he Environment, ASOEN)가 존재하며, 하위에 

여러 개의 워킹 그룹(ASEAN Working Group)이 있음

– 워킹그룹 중에는 기후변화 워킹그룹(ASEAN Working Group on Climate 

Change, AWGCC)도 존재하고, 현재 캄보디아가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음

□ 기후변화 워킹그룹(AWGCC) 주요 과제(Action Plan)

❍ (배경) 450만 ㎢ 면적인 동남아시아 10개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힘.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 (173,000㎞, 세계 총량의 약 

14%)에 인구밀도는 약 130명임(세계인구밀도는 약 49명). 경제활동은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이 해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기후변화 영향은 이 지역의 

가축과 마을과 직결됨

❍ (기후변화 취약성) 기후변화로 인한 해당 지역의 높은 취약성은 아세안 

회의와 보고서에서 자주 언급되었음 

– (아세안 커뮤니티 2009-2015 로드맵) ASEAN climate change 

initiative(ACCI)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대응하고 아세안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청사진을 제시한 아세안 커뮤니티 2009-2015 로드맵을 14th 

아세안 서밋에서 성명함.

– (아세안 기후변화 워킹그룹) 아세안 장관이 모두 합의 및 서명한 아세안 

기후변화 워킹그룹 (ASEAN Working Group on Climate Change, 

AWGCC)은 기후변화대응을 보다 깊고 세밀하게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출범됨(11th 아세안 정상회의,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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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공동대응) 기후변화 공동대응에 대한 아세안 정상들의 성명(16th 

아세안 회의(2010년)에서 채택됨)

– 서밋의 내용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기후에 취약함과 해당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밀레니엄 목표를 달성함

–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아세안 기후변화 이니셔티브(ACCI)변경 및 

영향으로 아세안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선언

– 2009-2015년 차암 후아힌에서 열린 제1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공동체이고 ACCI 직권 조건은 ASEAN 장관들에 의해 승인됨.

– 2009년 10월 29일 열린 제11차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에서 아세안 워킹 

그룹의 설립을 포함한 기후변화 워킹그룹(AWGCC)을 통해 지역 및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국제 협력도모

– △적응 △저감 △장기계획 수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의 평가 △기후 모델링과 평가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과 온실가스 

현황파악 △기후 재정 마련 △기술이전 △조율과 공조

❍ (ASEAN 행동 계획)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제12차 AMME(2012년)에서 채택

– 지역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i) ACCI에서 이전에 

식별된 활동을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회를 포함한다. 적응과 

완화에 대한 지역 협력, 기후에 대한 지원을 모색한다. 우호적인 기술, 

지식 이전, 재정 및 역량 강화, (ii) 아세안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연구 

협력 강화, (iii) UNFCCC의 글로벌 협상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통의 

이해, 가능한 경우 공통의 입장, 그리고 성명서의 우려를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  (지역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행동 강령)

– (C.1 적응) (i) 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된 노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수문 및 농업 경영과 실무의 개발(R&D) 식량 안보, 농업 생산성, 

수자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성 도모, (ii) 도시, 농촌, 

어촌에서 진행 중인 계획적 적응 노력에 대한 정보공유, (iii) 기존 ASEAN 

기후/기상/해양학 센터의 개선 및 조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볼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음

Ÿ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환경 보호 등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적 취약성 연구

Ÿ 자세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 평가 ▲브루나이와 같은 하위 

지역 ▲다루살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역 

(BIMP-EAGA) ▲ 그레이터 메콩 하위 지역(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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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역기후정보/데이터쉐어링을 통한 개발 및 ASEAN 기후 변화 영향 

시나리오와 입력 정보 제공과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 발간(IPCC);

Ÿ 아세안 지역 기후/기상/해양학 관측 시스템 개선

Ÿ 기후 변화를 가미한 지구 기후 모델의 축소판 시나리오 작성 (지역별, 

국가별, 권역별 차원)

□ 아세안(ASEAN) 공동체 비전 2025

❍ 아세안(ASEAN) 공동체 비전 2025는 각 분야별 공동체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아세안 공동체 선언문, 비전, 청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동 비전을 채택한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및 아세안 

공동체 산하 3개 공동체를 채택함 

❍ 비전 주요 내용의 공통 요소는 아세안이 규범 중심적이며, 인간 지향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임

– 동 공동체는 아세안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 자유, 높은 삶의 질, 공동체 

구축의 혜택 등을 보장함

❍ 세 개의 채택된 공동체 중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는 시민 참여와 혜택을 장려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역동적인 공동체를 지향하고 헌신적이고, 참여적이며,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공동체를 추구하며 그 일환으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임

–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회개발 장려와 시민의 요구에 호응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공동체

– 회복력 있는 공동체: 사회적․경제적 위험요소, 재난, 기후변화 및 

신흥위협과 도전에 적응하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지닌 공동체

□ ASEAN SCMG(ASEAN 기상지구물리학 분과위원회)

❍ (주요 기능) △ASEAN  지역 내 기상 및 지구물리 분야 서비스 역량 강화 

△예보 서비스 향상을 통한 ASEAN 지역 내 인명 및 재산 보호 △EWS 

향상을 통한 재난위험 경감 △위성, 기후변화, 기상, 지진, 화산 등 다분야 

내 ASEAN 역내 협력 제고

❍ (전략 분야) △기후변화 예측 및 평가 △악천후 예보 능력 향상 △기상 및 

지구물리학 분야 서비스 역량 강화 △항공 및 해양 기상 서비스 △기상 

자료 교류 및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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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ASEAN 공동 비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2021~2025)

❍ (개요)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의 

이행을 위한 실질 행동계획으로, △정치안보 △경제 및 통상 △사회문화 

△범 분야 △지속가능개발 협력으로 구분

❍ (사회문화 분야 협력) 재난관리와 환경 분야분 사회문화 협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경제 및 통상 협력으로 분류됨

– (재난관리) 재난위험경감, 재난위험 모니터링, 조기경보, 회복력 등 ASEAN 

AADMER(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기반 협력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기술

Ÿ (행동계획) △재난관리 분야 협력사업 기획 △재난관리 분야 공직자 

교육 및 훈련

– (과학기술) 인적역량 개발, 기술이전, 정보 및 지식 교류를 통한 

과학기술혁신 협력 촉진이 주 계획

Ÿ (행동계획) △젊은 과학자(전문가) 간 공동 연구 등 교류 활성화 

△스마트 농업, 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등 혁신 분야 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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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DB

□ 기상기후 관련 개요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30 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핵심 사업 중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회복력 확보, 지속가능성 강화임

– 협력국의 기후위험 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지원하고 있음

– 회복력, 복원력 강화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단순히 

물리적인 회복력뿐만 아니라 인프라 회복력, 생태학적 회복력, 재정 

회복력 등의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여러 개발도상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후 관련 위험정보를 제공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현장 차원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주로 경제 분야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는 

활동을 수행

– 이를 통해 협력국의 정책 투자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됨

❍ 또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 기후변동성과 관련된 농업 및 수자원 등의 영역에 도움을 제공

❍ 기술 지원과 역량강화 또한 지원함

❍ 수자원, 수문 등의 독립적인 투자를 통해 경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지원

–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다른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경보시스템 

지원을 계속해서 증대시키고 있음

❍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유 플랫폼에서 기상정보를 개발도상국에 제공

□ 기상기후 관련 정책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기상기후 관련 정책은 3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함

– (우선순위) ▲기후 변화 완화 증가 ▲기후 및 재난 복원력 구축 ▲환경 

지속 가능성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개발도상국 기후 변화 완화에 우선 순위를 지정함

– 또한 취약한 인구 및 커뮤니티의 기후 및 재해 복원력 구축에 중점을 둠

– 환경 지속 가능성 분야와 환경 파괴 및 천연자원 보존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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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국가 프로그래밍 및 운영 사업 계획에 통합 접근 방식 

적용

– 아시아개발은행(ADB)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인 청정 기술을 촉진함

– ▲민간 부문 기후 및 환경 운영 확대 ▲금융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접근 

촉진 ▲프로젝트 설계,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해 체계적이고 증거 

기반의 정보 접근 방식 사용

□ 전략 2030 운영계획(Strategy 2030 Operational Plans)

❍ 전략 2030은 번영, 포용성, 탄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아시아 및 태평양을 위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비전임. 이는 7개의 운영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주요 15개 섹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함

❍ (운영 계획) ▲남아있는 빈곤 문제 해결 및 불평등 감소 ▲성 평등의 가속화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및 재난 복원력 구축, 환경 지속 가능성 강화 ▲더 

살기 좋은 도시 개발 ▲농촌 개발 및 식량 안보 촉진 ▲거버넌스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지역 협력 및 통합 촉진

[그림 10] 전략2030에 대한 운영 계획

❍ 이 중 기후에 관한 전략인 3번째, ‘기후변화 대응, 기후 및 재난 복원력 

구축’은 2015년도부터 진행되어 2020년까지 연간 60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 

관련 투자를 늘리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19년에 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19년부터 2030년까지 8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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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전체 운영 전략 및 국가 프로젝트에서 기후 변화, 

재난 위험 및 환경 고려 사항을 주류로 만들 계획임. 새로운 계획들은 기후 

변화 측면의 실행으로 파리협정의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후 및 재해 복구 능력을 구축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대기질, 물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통합 접근법 구현, 건강한 해양 환경을 

포함한 천연 자본을 위한 자원 사용 효율성 관리, 기후 및 녹색 금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시범 도입, 물, 식품 및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3. MOU 체결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가. ASEAN의 MOU 체결 절차 및 현황

□ 체결절차2) 

❍ ASEAN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서면협정인 “International agreement by 

ASEAN”을 통해 협정을 관리하고 있음

– 단,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공동으로 체결하고 개별 아세안 회원국에 

부과하는 국제협약의 체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아세안기후변화워킹그룹과 파트너십 및 MOU에 관해 논의 시 

서면협정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되, ASEAN 협력 형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MOU 초안을 작성하여 아세안기후변화워킹그룹과 공유, 수정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체결 필요함

단계 주요 절차 비고

준비

협상 개시 승인 및 대표자 선임
ASEAN 주재 상설 대표 위원회 

협력 필요
▼

초안 작성
▼

초안 제출 및 승인 요청

the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 승인
▼

the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에 제출

▼
체결 협약 체결

[표 29] 아세안에 의한 국제협약 절차

2) Rules of Procedure for Conclus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by ASEAN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images/archive/documents/ROP%20for%20Conclusion%20of%20Internatio
nal%20Agreements%20by%20AS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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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구성 내용 

❍ MOU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 Objective, Areas of Cooperation, Partnership Management, Nature of the 

MoU,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Notice, Effectiveness, Amendment, 

Termination, and Other Matters, Resolution of Problems

□ ASEAN-국내기관과 MOU 체결 사례 

❍ 우리나라 소방청과 아세안이 지난 2019년, 아세안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목적으로 MOU를 체결함.

기관 분야 체결일 주요내용

소방청 재난 ‘19.11.25

아세안 지역 재난관리 전문가 인증평가 기준과 
교육과정 개발

재난 유형별 전문가 육성
소방청과 재난 대응 경험ž기술 공유

[표 30] 동남아국가연합(ASEAN) 협의체 국내 MOU 체결 사례

□ ASEAN의 국내 협력 사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 `포괄적 보건 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새롭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담겨있음

– (주요 내용)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 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공동번영의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협력

❍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에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함

❍ 아세안 국가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방안 프레임워크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와도 

맞닿아있음

❍ (신남방정책 성과) 신남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2020년) 신고 

기준 투자액은 365억 4천 300만 달러로 이전 3년간(2015∼2017년)의 210억 

7천 400만 달러보다 73%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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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분야 역시 전기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확대됐음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 개방성을 높이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음

❍ 코로나 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 위기에도 2021년도 1~3분기에 

신남방국가와의 수출, 수입, 교역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

– 지난 2017년 1~3분기 대비로 수출이 6.7%, 수입은 27.5% 증가했고, 교역은 

13.9% 늘었음

– 교역 규모는 1천 440억 달러로 집계됐고, 교역흑자는 333억 8천억 달러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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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DB의 MOU 체결 절차 및 현황

□ 체결절차 

❍ ADB와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할 때, ADB가 프로젝트 관리에 얼마나 책임을 

갖는지(full, partial, or no administration), 재원의 형태는 무엇인지(loans or 

grant),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지원인지 아니면 trust fund를 위한 

재정지원인지에 여부를 결정해야 함. cofinancing 자금을 ADB가 관리하면 

ADB와 파트너 기관은 cofinancing agreement를 체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MOU를 체결함

– 단, 체결 절차는 ADB 담당 사무관과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주요 절차 비고

준비

상호 관심 지역/분야 발굴 수혜국 자문

▼

사전 약정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공동 TOR 작성

▼

체결

약정서(Commitment letter) 체결 신탁기금/약정규정/MOU

▼

(이행) 추가자금 조달 범위 내 사소한 변동 가능

▼

완료 체결 수행에 따른 완료 공식 보고서로 문서화

[표 31] Cofinancing Actions

□ 주관부서 

❍ ADB와의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부서는 Strategic Partnerships Division of the 

Strategy, Policy and Partnerships Department로 project-specific cofinancing 

방법에 관해 협의하며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부서로, ADB와 파트너 상호간 

도움이 될 수 있는(mutual interest) 영역과 분야를 찾고 공동으로 프로젝트 

TOR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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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구성 내용) 목적, 협력범위, 파트너십 관리, 소통채널, 효력, 개정, 

종료, 기타 특이 사항, 문제해결방안 등을 포함

□ ADB-국내기관과 MOU 체결 현황

❍ 아시아개발은행은 2013년 산업부와 개발도상국 에너지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목표로 MOU를 맺음. 또한 2019년도는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와 대응,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저감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를 맺음

기관 분야 체결일 주요내용

산업부 에너지 ‘13.12.03

- 개발도상국 에너지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목표

한국과 ADB간 정보 교환, 지식 공유 및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공동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한국은 개도국의 에너지 접근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 공유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건설 ‘19.08.15

-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공동사업 추진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발굴 활동, 개도국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에너지효율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에 상호 적극 협력

[표 32] 아시아개발은행(ADB) 국내 MOU 체결 현황

□ 국내 협력 사례 (개도국 프로젝트 공동 개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18.12.4.(화) 잠실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제6차 ｢MOTIE-ADB 협력포럼｣을 개최했음

– ‘12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포럼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세안 지역 

발주처, 국내 플랜트‧건설 관련 기업이 참석해 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정책 등을 

공유하는 자리

❍ 포럼에서 산업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13년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함

–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접근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향상,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공동 프로젝트 개발을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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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산업부간 국장급 협력채널 운영, 

공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시범 사업(Pilot program) 개발 

등을 추진함

❍ 한국은 강점이 있는 ▲분산형 전원시스템의 개도국 확산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자금과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타당성조사 자금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개발, ▲한국의 금융기관과 아시아개발은행 간 

협조융자 확대 등을 제안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08년 이후 총 

84.7억 달러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 계획이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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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파트너십 구축(MOU 체결) 지원

1. ASEAN

□ MOU 체결 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 (개요) 한-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한 기상청-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 제안기관으로 참여할 ASEAN 파트너 기관 모색 및 MOU 

초안 작성

❍ (AWGCC) 초기 사업 공동제안 기관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제13차 

AWGCC 연례회의를 기점으로 ASEAN SCMG와의 협력이 제안 협력사업의 

분야에 밀접성이 높다고 판단, 협의 대상이 변경됨

❍ (ASEAN SCMG, 싱가포르 MSS) 1차(화상) 및 2차(국외 출장) 업무협의를 통해 

AKCF 협력사업의 공동제안 기관으로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초기 

의사를 확인함

– 2022년 10월 개최될 ASEAN +3회의 시 기상청의 협력사업 제안발표 이후 

ASEAN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정확한 협력 체계 협의 예정

– 해당 회의 이후 ASEAN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ASEAN SCMG 또는 현재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기상청(MSS)이 공동제안기관으로 참여 가능

– MOU 체결을 위한 협의는 공동제안 주체 확정 이후 지속

[그림 11] MOU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 (ASEAN Secretariat, AWGCC /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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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초안

❍ ASEAN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조항은 공동제안기관 및 협력 추진 체계 확정 이후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 (협력 분야) ASEAN 회원국 기상기후 분야 서비스의 개선 및 현대화, 

현대화된 기상기후 분야 서비스를 통한 정보 통합 지원, 인적 역량강화

–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조치) 연례 성과공유회를 통해 협력사업 모니터링, 

신규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 및 역내 기상기후 분야 현황 공유

– (파트너십 관리) ASEAN 및 기상청 내 주요 연락책 각 1명을 두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함

– (협약 기간) 5년의 초기 운영을 기간 이후 양측 협의 하 연장

[그림 12] ASEAN MOU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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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B

□ MOU 체결 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 (개요) 공동 재원을 활용한 교육훈련·역량강화 사업 기획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ADB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국과의 MOU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논의 당시 ADB에서 진행하는 ADB EWS 신 전략을 위한 사전 

연구의 결과에 따라 MOU 체결 주체 및 체계를 확정할 예정

❍ (1안: ADB EWS 신 전략 내 공식 편입) ADB의 요청으로 기상청이 자문역을 

수행한 ADB EWS 신 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의 결과로 해당 전략의 

경제성 및 타당성이 확보될 시, EWS 분야 ADB 회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이행 당사자로 기상청을 지정하는 MOU 체결 가능

– (장점) ADB 자체 ODA 전략의 일부분에 기상청과의 협력사업이 편입되는 

구조이기에 ADB-기상청 간 협력관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능

– (고려사항) 해당 전략은 ADB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분야 

전략이기에 실제 MOU 체결 및 협력사업 이행까지 긴 협의 과정 예상

❍ (2안: 협력사업을 위한 MOU 독립 체결) ADB EWS 분야 신 전략이 경제성 

또는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연구결과 도출 시, ADB-기상청 간 교육훈련 

협력사업은 독립(ad hoc)형의 MOU 체결이 필요함

– (장점) ADB EWS 분야 신 전략 내 편입되지 않은 MOU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 기획이 가능하기에 기상기후 영역 내 세부 분야를 망라한 역량 

강화 교육훈련이 가능하며, ADB 각 회원국의 수요에 따른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가능

– (고려사항) ADB의 공식 전략의 범위 내 체결되는 MOU가 아니기에 1안 

대비 협력관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 필요

[그림 13] MOU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 (ADB,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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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초안

❍ ADB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조항은 사전 연구결과 발표 이후 MOU 체결 방식 확정 이후 조정 가능

❍ 주요 내용

– (협력 분야) 기획 및 수행 단계 ODA 사업에 대한 공유를 통해 역내 

ODA사업의 통합성 제고, 양측 공통 이해가 있는 분야 사업에 대한 상호 

지원, 역량강화 분야 협력사업 기획

–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조치) 연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상기후 분야 성과 

공유 및 상호 모니터링, 평가

– (파트너십 관리) ADB 및 기상청 내 주요 연락책 각 1명을 두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함

– (협약 기간) 5년의 초기 운영을 기간 이후 양측 협의 하 연장

[그림 14] ADB MOU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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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SEAN 협력사업 기획

1. 제안 협력사업 개요

□ 한-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한 ASEAN-기상청 협력사업 기획

❍ (협력기금 개요) 한-ASEAN 간 양자 교류 및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1990년 

조성된 한-ASEAN 협력기금은 우선 협력 분야(교육, 문화, 환경) 내 2020년 

기준 약 410여 건의 사업을 시행함

❍ (기금 규모) 대한민국 정부의 공여액은 연간 100만 불에서 시작하여 2019년 

기준 연 700만 불을 공여함

– 1990~2020년 사이 약 12,400만 불 공여

– 410여 개의 사업 이행 지원

□ ｢ASEAN 지역 KIM 기반 수치예보기술 향상 협력사업｣
❍ (제안사업 개요) 상기 협력기금을 활용한 한-ASEAN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기획, 한-ASEAN 협력기금이 요구하는 사업제안서(영문)를 작성함

❍ (사업명) ASEAN 지역 수치예보모델 운영 역량향상 협력사업

❍ (영문명) Korea-ROK Cooperation Project for ASEAN Capacity Building in 

Numerical Modeling

❍ (사업 기획 배경) 예보정확도 향상에 필수적인 수치예보모델 운영 역량 

향상에 대한 ASEAN 회원국 수요 많음. 한국 기상청이 독자 개발한 

수치모델인 KIM(Korea Integrated Model)은 아시아에 최적화된 모델

❍ (사업 목적) KIM 기반의 수치예보모델 및 운영기술의 ASEAN 회원국 공유 

및 지역모델 운영에 요구되는 전산환경 개선을 통한 ASEAN과의 기상기후 

기술 파트너십 강화

❍ (사업 기간) 2025~2030년 (6년)

– 2022~2024: 사업 승인(ASEAN, 한국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

– 2023~2024: 예비 사업 조사(scoping study) 및 사전 타당성 조사

❍ (사업 예산) 약 100억 원

❍ (재원 구성) AKCF 및 기상청 ODA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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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구성 컴포넌트 및 기획 과정

□ ASEAN 협력사업 구성 컴포넌트

❍ (사업 컴포넌트) ASEAN 회원국 수요조사, 개별국 맞춤형 KIM 소프트웨어 

도입, 역량 강화 교육훈련으로 구성

– (수요조사) 개별 회원국 대상 필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및 기반 

하드웨어(전산환경)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 (맞춤형 KIM)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국 하드웨어 지원(전산환경 

개선) 및 맞춤형 KIM 소프트웨어 개발(지역 모델 운영, MOS 도입)

– (역량 강화) ASEAN 회원국 NMHS 구성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현지 기술 

훈련, 단기 초청 연수, 장기 인턴십(OJT) 과정 등)

[그림 15] 기상청 독자 개발 수치예보모델(KIM)



- 48 -

[그림 16] ASEAN 협력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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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과정

❍ (배경) 2021년 정책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ASEAN 기후변화 워킹그룹 Sum Thy 

의장, 기상청-ASEAN 협력사업의 재원으로 한-ASEAN 협력기금 활용 제안

❍ (‘21년 기상청-ASEAN 기후변화워킹그룹(AWGCC) 정책협의) 기상 시스템, 

기상정보, 기상 측정 등의 분야 내 ASEAN 회원국 수요 및 한-ASEAN 

협력사업 기획 필요성 확인, 마스터플랜 사업 기획

❍ (제12차 AWGCC 연례회의 제안사업 컨셉 발표) ASEAN 회원국과의 

파트너십 확장을 권유한 AWGCC의 초청으로 제12차 연례회의에서 

마스터플랜 사업 개요 발표

❍ (‘22.6.13., AKCF 사업제안서 V.1. 도출 및 공유) 제12차 연례회의 이후 

회원국 의견을 반영,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AKCF 사업제안서 작성, 

ASEAN 사무국 및 AWGCC와 공유

❍ (‘22.6.17., 대한민국 외교부 자문) 마스터플랜 제안사업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협력기금 담당자 자문 의뢰. 정책적 요소 강한 사업 대비 기상청의 

기술적 전문성을 살린 시범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 수렴

❍ (‘22.6.20., AKCF 사업제안서 V.2. 도출) 외교부의 자문의견을 반영, 

마스터플랜에서 기상기후 서비스 통합시스템(COMIS) 구축으로 사업 컨셉 변경

❍ (‘22.6.29., 제13차 AWGCC 연례회의 제안사업 발표) 제12차 연례회의 이후 

추진 내역을 기반으로 한-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한 기상기후 서비스 

통합시스템(COMIS) 사업 제안 계획 발표

❍ (‘22.7.25., AKPMT 제안사업 컨설팅) ‘기상기후 서비스 통합시스템 

(COMIS)’구축 시범사업으로 기획한 AKCF 사업제안서 AKPMT 공유, 사업 

기획 컨설팅 의뢰. COMIS 사업 컴포넌트 중 장비 제공 요소 및 사업 

지속가능성 담보 방안 보강 필요성 제기. 시범사업의 경우 ASEAN 회원국 

전체를 아우를 수 없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제공

❍ (‘22.7.27., ASEAN SCMG 업무협의) ASEAN 회원국 NMHS의 기상기후 

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은 SCMG의 우선순위 분야와 일치, AKCF 

사업 제안을 위한 공동제안기관으로 SCMG 가능성 확인

❍ (‘22.8., AKCF 사업제안서 V.3. 도출) AKPMT의 자문의견을 반영, 협력사업 

컨셉 변경 (COMIS → 수치예보모델(KIM))

❍ (‘22.9., 심층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국외 출장) AKPMT, ASEAN SCMG, 

ASEAN 사무국 및 주 ASEAN 대표부와의 ASEAN 협력사업 기획 심층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싱가포르 국외 출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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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출장 주요 결과

❍ 한-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한 ASEAN-기상청 협력 사업 기획에 필요한 심층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해 수행한 국외 출장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안건 논의내용

기상청
사업(안) 소개

w 협력사업 컨셉 변경
- COMIS에 대한 수요는 ASEAN 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 有
- 수치예보 모델 관련 ASEAN 회원국의 협력 요청이 많음

w 사업 컴포넌트(안)
- 기상청이 독자 개발, 2020년부터 현업화된 수치예보 모델 KIM을 활용, 

ASEAN 회원국별 맞춤 소프트웨어 개발
- 수치예보 모델 역량강화 교육 (초청연수 및 중·장기 프로그램 혼합)

w 사업 기간(안)
- ‘23-’24년 사전타당성 조사
- ‘25-’30년 사업 이행

w 재원(안)
- AKCF: 기술개발 및 KIM 소프트웨어 맞춤 제작, 역량강화 교육
- 기상청 매칭 펀드(ODA 예산): 전산 시스템이나 장비

AKPMT 의견

w 사업 승인
- 매칭 펀드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ASEAN 검토 시 설득력을 더할 수 

있으나 근거(증빙)자료 제시 필요
- 협력사업 제안서 작성 시 기상청 매칭 펀드는 확보된 예산이 아니면 

오히려 사업 승인에 걸림돌 될 수 있기에 제외함이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음. 이 경우 전산 자원 제공 컴포넌트(기상청 매칭 펀드 활용 계획)는 
별도 트랙으로 추진 필요

- 최근 AKCF 제안 사업이 많아져 AKPMT도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 (기존 사업 > 신규사업)

- 협력사업 제안 시 10개국 수요가 검토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활용하여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면 큰 걸림돌 없이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이 과정에서 ASEAN 회원국 중 의사결정 영향력이 큰 
회원국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추진력을 더할 수 있음 (ASEAN 의장국, 
또는 인도네시아 등 영향력 큰 국가)

w 사업 공동 제안기관
- SCMG와 같은 ASEAN 분과위원회도 공동 제안기관으로 가능하나, 

싱가포르 기상청 등 회원국의 기상 관련 정부 기구와 공동 제안하는 
형식이 더 바람직해 보임

- 사업은 제안만 1-2개국 공동으로 하고, 실제 이행은 전적으로 기상청이 
맡는 것이 수월하며, 공동제안국에는 초청 연수 시 한 개 세션을 
할당하는 등 경계가 분명한 역할을 부여함이 필요

w 기타
- 수치예보 모델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교육과정 필요
- 한-ASEAN 공동주관 ASEAN+3회의 지원 필요

[표 33] 국외출장 결과: 한-ASEAN 협력기금팀(AKPMT) 논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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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논의내용

기상청
사업(안) 소개

w 협력사업 컨셉 소개
- 기상청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지역 포괄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검토한 결과 한-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기획하게 됨

- 제안 사업의 컨셉은 그동안 ASEAN 회원국의 협력 요청이 많았던 
수치예보 모델 개발 및 역량강화로 준비 중

대표부 의견

w 한-ASEAN 협력사업 총괄은 대표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AKPMT와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사업 제안을 해주기를 바람

w 협력사업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SEAN 회원국 중 영향력이 
강한 국가(i.e. 인도네시아)를 선별하는 등 역학 관계 파악 필요

w ASEAN 회원국별 수치예보 모델을 도입을 위한 환경, 그리고 활용 능력이 
상이할 것이기에 상세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표 34] 국외출장 결과: 주 ASEAN 대한민국 대표부 논의내용 요약

안건 논의내용

기상청
사업(안) 소개

w 협력사업 기획 과정 및 컨셉 소개
- 기상청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지역 포괄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검토한 결과 한-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기획하게 됨

- 기존 AWGCC와 사업 공동제안을 논의하였으나, 제13차 AWGCC 
회의에서 SCMG와의 협력을 제안받은 상황

- 제안 사업의 컨셉은 그동안 ASEAN 회원국의 협력 요청이 많았던 
수치예보 모델 개발 및 역량강화로 준비 중

w 사업 컴포넌트(안)
- 기상청이 독자 개발, 2020년부터 현업화된 수치예보 모델 KIM을 활용, 

ASEAN 회원국별 맞춤 소프트웨어 개발
- 수치예보 모델 역량강화 교육 (초청연수 및 중·장기 프로그램 혼합)

ASEAN 사무국 
환경과 의견

w 최종 사용자 고려한 사업 기획 필요
- 과학·기술적 접근 외 사업 산출 및 성과물의 최종 사용자를 고려한 

사업이 기획됨이 중요함
- 산불, 헤이즈, 대기오염, 그리고 기후 재난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수치모델 제공이 필요함
- 기술적 역량 있는 SCMG와 정책적 기능이 강한 AWGCC를 적절히 

연계한 사업을 기획하는 방향 고려해주었으면 함

w ASEAN 사무국의 역할
- ASEAN 사무국은 사업 전반의 조정(coordination)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수치예보 모델은 사무국의 기술적 역량을 벗어난 영역일 수는 있으나 

유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와 협의 촉진 역할 등 가능
- 사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회원국 의사소통 구심점 역할 가능

[표 35] 국외출장 결과: ASEAN 사무국 논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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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논의내용

기상청
사업(안) 소개

w 협력사업 기획 과정 및 컨셉 소개
- 기상청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지역 포괄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검토한 결과 한-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기획하게 됨

- 기존 AWGCC와 사업 공동제안을 논의하였으나, 제13차 AWGCC 
회의에서 SCMG와의 협력을 제안받은 상황

- 제안 사업의 컨셉은 그동안 ASEAN 회원국의 협력 요청이 많았던 
수치예보 모델 개발 및 역량강화로 준비 중

- 이미 수치예보 모델을 운영 중인 싱가포르 기상청, 그리고 ASMC와의 
협력사업 공동제안 가능성을 타진해보았으면 함

w 사업 컴포넌트(안)
- 기상청이 독자 개발, 2020년부터 현업 운영 중인 수치예보 모델 KIM을 

활용, ASEAN 회원국별 맞춤 소프트웨어 개발
- 수치예보 모델 역량강화 교육 (초청연수 및 중·장기 프로그램 혼합)

w 기타
- ASMC 또는 SCMG가 주최하는 회의를 활용하여 사전 타당성조사의 일부 

활동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함

SCMG 의견

w 사업 컴포넌트 관련 의견
- 모델 데이터(결과)가 추가된다고 해서 예보정확도 향상에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할지 의문. 그러나 KIM이 아시아에 최적화된 모델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 ASEAN 회원국들은 S2S(subseasonal-to-seasonal), 열대 기후, 뇌우 관련,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서 활용한 고해상도 국지 모델이 필요함

w 사전 타당성조사
- ASEAN 회원국별 기술, 하드웨어, 인적 역량의 수준 차이가 크기에 

상세한 수요조사가 필요함
- 기술 수준이 유사한 국가별로 분류하여 협력사업의 범위와 활동 내용을 

결정함이 바람직해 보임
- ‘22년 10월에 개최될 SCMG 회의(ASEAN+3)에서 해당 제안 사업에 대해 

발표하여 ASEAN 회원국 간 사업내용, 그리고 사전 타당성조사 계획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초기에 구축하면 좋겠음. 차주 중으로 기상청에 
초청장 발송 예정

싱가포르 
기상청 의견

w 사업 컴포넌트 관련 의견
- KIM의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ECMWF가 최고 성능을 

내고 있으며, 싱가포르 기상청에서는 각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w 협력사업 공동제안
- 회원국의 의견 수렴과 수요를 바탕으로 구체적 제안서가 작성되면 

싱가포르 기상청 또는 ASMC의 역할을 선별, 이후 결정 필요
- ‘22년 11월경 개최 예정인 제19차 ASEAN COF(Climate Outlook 

Forum)에서 제안 사업 소개 가능. 10월 중 참가 신청 받을 예정

[표 36] 국외출장 결과: ASEAN SCMG 논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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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물

□ 한-ASEAN 협력기금 사업제안서(국영문) 작성

❍ 기상청-ASEAN 협력사업 공동기획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 및 국외 

출장의 결과로 한-ASEAN 협력기금 사업제안서(국영문) 초안을 도출함

– 사업제안서 전문은 ｢붙임자료 3.｣ 참조

 

[그림 17] AKCF 사업제안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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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 AKCF 제안서 제출 준비

❍ (ASEAN+3 회의) 2022년 10월 ASEAN SCMG 주최 ASEAN+3 회의를 통한 

ASEAN 회원국 대상 제안사업 브리핑 및 사전 수요조사

– 예비 사업 조사(scoping study) 및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동의 및 협조 

요청 필요

❍ (사업 컴포넌트 고도화) 타당성조사 결과 기반 사업 컴포넌트 고도화 및 

상세 예산 및 사업 추진 일정(안) 구체화 필요

❍ (공동 제안 매커니즘 협의) ASEAN SCMG 또는 싱가포르 기상청(MSS)와의 

공동 제안 매커니즘(MOU/ToR) 구체화를 위한 업무협의 필요

– ASEAN 각 회원국의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 추후 회원국 의견 수렴을 

촉진할 공동 제안 파트너 추가 가능

□ AKPMT 심층 협의

❍ (3차 협의) 화상으로 진행한 1차 협의, 국외 출장 시 진행한 2차 협의의 결과를 

반영한 AKCF 사업제안서에 대한 ASEAN 회원국의 의견 수렴 및 사업 컴포넌트 

고도화 이후 사업 승인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컨설팅 기간 확보 필요

– 사업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최종 점검 및 예산 구성 검토 등

□ 사업 신청 및 승인 절차 착수

❍ (공모) AKCF 사업 공모는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수시 접수하나, 제안서 

제출 전 AKPMT와의 심층 컨설팅이 권고됨

❍ (한국 측 승인) 외교부 및 제안사업 유관부처, ASEAN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문가, 제안사업 분야 전문가 등의 검토 후 주 ASEAN 대표부를 통해 최종 

승인 통보

❍ (ASEAN 측 승인) ASEAN 사무국 및 실무그룹의 검토, 그리고 10개 회원국 

대표부 대사로 구성된 CPR의 최종 승인 필요

– 10개 회원국 전체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동 제안국 또는 공동 

제안기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

❍ (소요 기간) AKMPT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 사업 

접수 후 승인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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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KCF 사업 승인 절차

– (AKPMT 및 주 ASEAN 대한민국 대표부) 최소 40일 이상 검토 기간 소요

– (외교부 사전 검토) 최소 1달 이상 소요

– (ASEAN 검토) 최소 3달 이상 소요

– (외교부 최종 검토) 최소 45일 이상 검토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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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DB 협력사업 기획

1. 제안 협력사업 개요

□ 한-ADB ‘e-Asia 지식협력 신탁기금’ 활용한 협력사업 고려

❍ (기금 개요) 회원국 간 지식 공유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빈곤 감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ADB와 협력 하 ‘12년 조성

❍ (우선 지원 분야) ADB 전체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나, ∆인프라 구축 

∆청정 에너지 ∆기후변화 및 재해위기관리 ∆농촌개발 ∆보건을 우선 지원 

대상 분야로 선정

❍ (기금 규모) 대한민국 정부는 초기 공여액 2천만 불을 시작으로 ‘21년 기준 

총 약 1억 5천만 불 신탁

– 최근 5년(‘17~‘21년) 사이 약 8천만 불 추가 공여

□ ｢복합 재난재해 위기관리 및 예보를 위한 기상청-ADB 교육훈련 사업｣
❍ (제안사업 개요) ADB가 최근 주목하는 복합 재난재해(multi-hazard disaster) 

분야 개발도상 회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기 신탁기금을 활용한 한-ADB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기획함

❍ (사업명) 복합 재난재해 위기관리 및 예보를 위한 기상청-ADB 교육훈련 사업

❍ (영문명) ADB-KMA Joint Capacity Development in Multi-hazard Disaster 

Forecasting and Risk Management

❍ (사업 배경 및 목적) ADB의 전략적 우선순위인 복합 재난재해 예보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훈련을 통한 ADB 개도국(Developing 

Member Countries)의 기후변화 대응력 및 재난위기경감 역량 향상

□ 사업 구성 컴포넌트

❍ (수요조사) 개별 DMC 대상 복합 재난재해 예보 및 EWS 분야 필요 역량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및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 (중단기 초청연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국 교육 프로그램 구성, 세부 

주제별 타겟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 (대학 연계형 장기 지원 프로그램) 석사학위 과정 또는 OJT 인턴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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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사업 기획 과정

□ 협력파트너: ADB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국

❍ (배경) ‘21년 사전과제 수행 시 기상기후 분야 ODA 사업 담당부서인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국과 협력 기반 구축, 역량강화 사업 추진 의지 표명

❍ (기상청-ADB 업무협의) 공동기획 협력사업 컨셉 구체화 및 MOU 체결 의지 

확인을 위한 업무협의 진행

– (안건 1: MOU 체결 절차 및 일정) 지역 내 EWS 지원 관련 ADB의 차별성 

확립을 위해 사전 연구를 진행 중임을 확인. 해당 연구에 대한 기상청의 

자문 요청

– (안건 2: 역량강화 사업 기획안) 기상서비스를 포함한 기후변화 복원력, 

조기경보, 재해경감 등을 아우르는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선호

❍ (기상청 자문) ADB의 EWS 분야 신 전략 구상을 위해 기상 및 레이더자료 

통합 관리에 대한 자문, 해당 분야 기상청의 기존 역량강화 사업 및 지역 

협력 사례 제공

– (안건) △수문기상 및 지리적 자연재해 위험 경감 관련 우선 과제 △수문기상 

및 지리적 자연재해 위험 경감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 △데이터 공유, EWS 

등 분야 내 국제협력 관련 ADB 역할 제언 △ADB 주도 지역적 협력사업 

제안 △지진, 화산, 해양 등 분야 내 최근 수요에 관한 자문

– (주요 자문 내용) △아시아 내 기상 관련 투자 우선순위: AWS 네트워크, 

레이더, 위성, 통합정보시스텝, 기상인력 역량강화 △아시아 내 최근 수요: 

관측 인프라 현대화 및 유지보수, 돌발홍수와 열대성 저기압 관련 예측 

능력 향상, 위성 및 레이더 활용한 기상 모니터링, 지진/쓰나미 경보, 

수치기반 기상 예측 △지역적 협력 분야: 통합 레이더 네트워크, 위성 

데이터 공유, 공여국/기관 간 협력 강화

– (ADB 측 주요 질의) △한중일 간 레이더 데이터 공유 협약 여부 △레이더 

데이터 공유 확대 가능/의지 여부 △캄보디아 AWS와 WMO 시스템 

네트워크 간 연결 여부 △한중일 위성 데이터의 공용 인터페이스 구축 

여부 △지진 데이터 타국 공유 여부 △기상청-ADB 간 AWS 분야 협력 

가능/의지 여부

❍ (특이사항) ADB의 요청으로 기상청이 자문역을 수행한 ADB EWS 신 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의 결과로 해당 전략의 경제성 및 타당성이 확보될 

시 별도의 펀드 또는 퍼실리티 조성 가능

– 해당 펀드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기획 시 MOU 체결의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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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 단독 협력 ODA 사업만을 위해 체결하는‘ad 

hoc’MOU 대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 가능

□ 잠재 참여파트너: APCC

❍ (자문회의 개최 배경) 기상기후 분야 초청연수 사업 운용 유경험기관인 

APCC 자문 필요

❍ (주요 회의 내용) ADB와 공동 교육훈련 사업 관련 APCC의 추진의지 확인 

및 사업 컴포넌트 구성 관련 자문 의뢰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혜자 관점에서의 교육훈련 목표 세분화 

및 이에 따른 교육 기간 차등화 필요

–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서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위과정 지원 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병행 기획이 필요하나, 이는 

단기 초청연수와는 달리 행정 절차가 까다롭기에 수원국 및 공동 

공여기관인 ADB와의 면밀한 사전협의 필수

3. 산출물

□ 기상청-ADB 공동기획 협력사업 제안서(국영문) 작성 

❍ 기상청-ADB 협력사업 공동기획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의 결과로 

한-ASEAN 협력기금 사업제안서(영문) 초안을 도출함

– ADB의 EWS 신 전략 발표 시 EWS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훈련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구체 컴포넌트 조정 가능

– 사업제안서 전문은 ｢붙임자료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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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기상청-ADB 협력사업 제안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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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 ADB의 EWS 분야 신 전략 구상 성사 여부에 따른 협력사업 컴포넌트 

조정 필요

❍ (1안: EWS 분야 독립 펀드 조성) 해당 전략의 경제성 및 타당성이 확보될 

시, ADB DMC의 EWS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ADB 독립 펀드 조성 가능. 

해당 펀드 활용을 위한 기상청-ADB 간 MOU 체결 필요

❍ (2안: 기존 공동기획 협력사업을 위한 MOU 체결) 기존 제안 협력사업의 

상세 컴포넌트 고도화와 공동 재원 출연 비율 및 예산 협의 필요. 해당 내용 

반영한 MOU 수정 및 ToR 확립 필요

 

[그림 20] 기상청-ADB 공동기획 협력사업 향후 추진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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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B 협력사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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