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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ODA의 목표는 개도국의 산업 및 에너지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를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과 연계하여 국익에 기여하는 ODA를 추진

산업·에너지 ODA의 목표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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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및 빈곤국들은 지역별 높은 인구 집중, 산업 및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 발전 문제를 안고 있어, 국가
자원의 효과적 활용 저해 및 사회적 비용 과다 등의 국가 지속적 발전에 치명적 한계에 노출되어 있음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의 문제점

지역별 불균형 발전에 따른 국가 지속적 발전에의 한계

*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정도 및 도로, 전력, 철도, 항만 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 현황을 가중 평균 (7점 만점) 

Source: World Bank (2014),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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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도 *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의 국가 분포: 인구의 도시 지역 집중도 vs. 지역 균형 발전도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지가 상승, 주거 비용
상승, 도시 물가 상승, 

교통혼잡, 환경 파괴, 

사회적 불안 증폭, 도
시빈민 양산, 범죄 취
약 등으로 혼잡 비용
이 커지고, 무엇보다
사회적 통합에 저해

• 지역별 편중된 산업
기반 및 인프라에 따
라, 국가 자원의 효율
적 활용 저해라는 직
접적 손실 뿐만 아니
라, 물류비용의 과다
등에 따른 산업 경쟁
력이 저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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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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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및 농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산업 구조를 가진 요소 중심 국가군의 경우, 경제 및 사회 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 기존 ‘산업화 패러다임의 조속한 변환’ (Development Paradigm’s Rapid 

Shift) 필요를 시사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및 농업에의 과도 편중적 산업 구조

천연자원 및 농업에의 과도 편중적 산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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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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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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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천연자원
과다 의존
국가군

농업
과다 의존
국가군

산업 구조 관점에서의 국가별 천연자원 및 농업의 GDP 비중

천연자원 과다 의존 국가군

농업 과다 의존 국가군

• 자본집약적인 채굴
부문의 투자와 이를
통한 성장에 집중되
어 국내 고용 창출 효
과가 미미함

• 천연자원 의존적 경
제 구조에 따라, 대
외 여건 변화에 취약
하고, 안정적인 성장
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음

• 농업 종사 인구가 과
도한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이 저조한 결과
, 국민 상당수가 빈곤
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농기계, 설비 등 농업
인프라 부족에 따라, 

농업 저부가가치 상황
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25.7

DR콩고

2

20.7

Sourc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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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개도국 및 빈곤국들의 중상위 기술 활용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기술 환경 자체가 낙후되어 있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역량 개선이 절실함

제조업 기술 기여도 및 신기술 수용환경 정도

개도국 및 빈곤국들의 기술 수준별 제조업 부가가치 기여도 및 기술 수용성, 혁신 수준

*자원 기반 기술: 광공업 및 농수산업 관련 기술, 하위기술: 경공업 관련 기술, 중상위 기술: 기계류, 금속류 등 중공업 관련 기술 **기술수용성 부문은 기존의 기술을 흡수 활용하는 기업의 능력을 측정, 

혁신 부문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을 평가 Source: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3)

혁신역량

연구기관 수준

기업의 R&D

투자 의지

산학 R&D

협력 정도

과학자 및
연구원 확보 정도

기업의 신기술
채택 가능 수준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군의 기술 수용성 및 혁신 수준**

Sub-Africa 동남아 개도국 OECD

42.79 41.28 40.57 41.58

32.62 32.39 31.53 29.53

24.59 26.33 27.9 28.89

'02 '05 '08 '11

47.97 43.7 42.12 42.9

19.8 19.65 17.32 17.22

32.23 36.65 40.57 39.88

'02 '05 '08 '11

44.44 41.91 41.03 39.7

31.25 30.6 30.99 30.87

24.32 27.49 27.98 29.44

'02 '05 '08 '11

72.48 68.42 66.4 66.17

17.87 21.74 24.09 25.53

'02 '05 '08 '11

아시아
(중국 제외)

중남미
(멕시코 제외)

중앙아시아
(인도 제외)

사하라 이남
(남아공 제외)

제조업 부가가치 상에서의 기술 수준별 기여도

자원 기반 기술 하위기술 중상위 기술*

9.66 9.83 9.51 8.29

•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중상위 기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도국 및
빈곤국들의 경우,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그 비중 자체는 낮은 상황임

3

• 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중, 기술수용성과 혁신** 부문에 있어서 OECD 

국가군과의 수준 격차가 상당히 존재함
• 특히, 글로벌 산업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선진 기술을 개
발하거나 수용하는 능력이 취약해 이들 국가들의 산업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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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들은 산업기술적 관점에서 국가 불균형 발전, 대외 의존적 후진적 산업구조, 기술역량 부족에
따라 저발전의 악순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개도국 및 빈곤국의 성장의 한계

성장의 한계: 개도국 및 빈곤국들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한계적 요소들

후
진
적

산
업
구
조

개도국 및
빈곤국

경제 성장의
한계

1 2

3

국가 균형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점 심화

• 수도 및 수위도시 집중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무엇보다 사회적 통합에 저해

• 산업 기반 및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높은
도시 인구

집중

산업기반
인프라
편중

지역
불균형
발전

기술 환경
열악

R&D 

투입 및
성과
미비

기술 역량의 부족에 따른 저발전 악순환 우려

• 기술역량 부족 및 자체적 R&D 토대 부족
−R&D의 양적 투입 및 성과에 있어서 배제됨과 동시에, 기술 역량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도 극히 미약

요소
의존경제

대외의존적 후진적 산업구조

산업
다각화
미흡

대외
의존적

산업 구조

저해라는 직접적
손실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과다
등에 따른 산업
경쟁력이 저하

• 요소 투입 의존적
경제 및
산업다각화 미흡
−산업구조 왜곡과
저부가가치 한계
봉착

• 대외의존적
산업구조
−내생적 산업 역량
개선과는 무관한
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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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의 경제성장, 

산업화, 에너지 인프라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지속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를 제시함

Source: UN

SDGs 상에서의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상에서의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빈곤

사회
발전

환경

3. 보건 증진

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5.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10. 불평등 해소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7. 청정 에너지 보급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15. 육상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11. 지속가능 도시 구축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1. 빈곤 퇴치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쉽

경제성장

글로벌 파트너쉽

보건

교육

여성

사회/

안보

자연/

자원
환경

사회
환경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5. 산모 건강의 증진

6. 각종 질병 예방 및 퇴치

2. 초등교육 완전보급

3. 남녀평등 및 여성 권익 신장

7.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4. 아동 사망률 감소

8. 전세계적인 동반관계 구축

• 개도국의 산업화 성장보다 사회개발
성격이 강한 빈곤감소에 초점

• 인간의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이나
에너지 보급과 같은 사회개발
관점에서 접근

“빈곤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시”

“개도국의 자립적인 경제성장 및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중시” 

SDGs
(´15~30)

MDGs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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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일본, 독일 및 인도적 접근을 견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군들의
ODA 정책 노선은 한국의 ODA 정책 수립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함의함

주요 공여국들의 ODA 정책 노선 및 한국 ODA에의 시사점

ODA의 국가전략적 고려 필요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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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의 경제적 실익 추구 국가군

ODA의 인도적 입장 견지下
국제 무대 영향력 확대

지향 국가군

ODA의 경제적 실익
활용 국가군

ODA의 인도적 견지
下 국제 무대 영향력
확대 지향 국가군

인도주의적 ODA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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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France

Japan

Spain

Netherlands

Switzerland

Italy

Portugal
GreeceIceland Finland

Denmark

Austria
Sweden

Norway
Ireland

Belgium

Luxembourg

* (ODA / 재정지출), (무상원조 총액 / ODA 총액), (비구속성원조 총액 / ODA 총액) 수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였으며, ‘11년도 기준임 (단, 비구속성원조의 경우 2010년도 데이터를 Proxy로 준용함)

** 최빈국/저소득국/상하위 중소득국 대상의 국가 별 민간자본흐름과 ODA 총액의 가중평균 누계 중 각 국의 점유율을 산출함 Source: OECD Statistics, World Bank

Korea

? 

United Kingdom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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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ODA 우선 추진국을 선정하고, 최우선 대상 산업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기술 ODA의
수원국 관점에서의 수요 측면과 한국 산업 관점에서의 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음

산업·에너지 ODA 우선 추진국 및 우선 대상 산업 도출

산업·에너지 ODA 우선 추진국 도출 방법론

B

산업기술 ODA의
수요/공급의 최적
균형 관점에서

우선협력국 및 대상
산업 도출

A 산업∙에너지 ODA 우선 추진국의 개발 수요 산업∙에너지 ODA의 우선적 고려 가능 산업 도출

•산업∙에너지 ODA와의 Fitness

− 중점 및 일반협력국 67개국 대상
− 제조업 환경, 내수시장 매력도, 

천연자원 보유 여부, 혁신기술
수용도 확인을 통해 산업·에너지
ODA 우선 추진국을 선별함

A.1

•해당국 국가협력전략 (CPS) 

•해당국 최신 Mega Trend 및 정부 정책, 

산업 정책, 민간 산업 동향, FDI 추세 등 결과
검토/분석

•글로벌 컨설팅사 및 국내외 지역 전문가의
정성적 의견 반영

A.2

수원국의 개발 수요와 한국 산업 관점에서의 고려 가능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

B

B.1
•과거 도출된 산업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조업·농업·환경산업·에너지 산업을
세부적으로 검토

•총 36개 산업·에너지 ODA 산업 Pool 

선정



산업·에너지 ODA 우선 추진국 및 우선 대상 산업 도출

36개 산업을 수치화하여 그 점수를 우선순위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1

36개 산업 별 평가 결과

Note: 36개 분석 대상 산업을 4개 관점 7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를 Z값 표준점수화 한 후 최소값 및 최대값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 해당 결과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 것임
Source: 통계청, 수출입은행, KIET(주요산업 동향지표 2019)

• 36개 대상 산업을
해외진출 준비성, 국내산업
중요성, 경쟁력, 수원국
산업발전 중요도 관점에서
우선순위화한 결과, 

전자기기, 기계류 및
폐기물 산업이 높은
적합도를 나타냄

− 전지, 산업용 로봇, 

액체여과기, 폐기물
처리, 반도체, 섬유, 

전구·조명장치, 

전자부품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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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인프라의 보급 확대는
필수적인 수단임

1) HDI는 평균 수명, 성인 문해률, 초중국 취학률, 1인당 GNI 등 지표의 합계이며, 1.0이 가장 높은 수치로 양호함 2)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일반적인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 대한 서베이 조사 결과 (1~7점 기준) 

Source: UNDP, WEF 등

개도국 인프라 환경 개선과의 삶의 질 제고와의 관련성

인프라 개선 목적의 ODA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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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0.72

평균 4.2

인프라 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는 강력한 정 (+)의 상관 관계를 보임

개도국 인프라 개선

개도국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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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과거 2000년 초반부터 인프라 개선 목적의 ODA 지원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시아의 경우, 전체 ODA 지원 금액 중 인프라 개선 항목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음

Source: OECD CRS

글로벌 ODA 지원 규모 및 지역별/인프라 개선 ODA 섹터별 증가 추이

아프리카
65.5

아시아
44.9

중동
13.8

미주
12.8

오세아니아 2.5

53.2

CIS 11.3

38
아프리카

43.6

아시아
30.5

중동 25.3

미주 9.3

CIS 5.8

오세아니아 1.3

Energy Transport Water 기타

1.

3
2.6

1.

7

22.8 3.01.9 2.8

22.5
1.

0
1.4

5.0

4.3
1.2

3.7

0.3 1.0

26.2

11.4

6.4

9.4

1.8

5.2 4.7 2.4

7.7 7.8 3.2

1.1
0.

3
1

1.0 1.5 3.9

0.40.4 1.1

0.1 0.5

2005년: 116.1

2015년: 150.9

22.393.8

42.5
108.4

2.7%
6.7%

23.6%

41.6%

12.8%

11%

46.2%

25.8%

18.7%

17.3%

50%

16.8%

(Billi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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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인프라

• 발전: 핵심기자재 (터빈, 발전기 등) 

원천기술 부족으로 미국, 유럽의
선진기업과 라이선스 계약, JV를
통해 사업 참여 중

• 송배전: 핵심기자재(변압기, 개폐기
등)의 기술 경쟁력은 갖추었으나
개폐기와 같은 일부 기자재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함

교통 인프라

• 철도: 핵심 기자재(전동차, 신호 및
통신 설비 등)의 수송력 및
원천기술 부족으로 선진기업 대비
글로벌 경쟁력 부족

• 항만: 수역시설 조성을 위한
핵심기자재인 준설장비가 최근
유럽과 미국 주도로 급속히 대형화, 

첨단화되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악화

수처리 인프라

• 수처리: 핵심 기자재인 멤브레인의
경우, 원천소재 기술 부재로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며, 특히 세라믹
멤브레인의 기술 격차가 큰 수준임

• 핵심기자재 펌프 역시, 기술력
부족으로 미국, 독일, 일본 업체
대비 큰 기술 격차를 보임

산업 및 도시 인프라

• 산업단지: 녹색 산업단지 산업
공생의 핵심기자재인 열교환기 중
원통 다관식 열교환기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며, 고효율
열교환기들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낮음

•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핵심기자재
(IED* 등) 기술 부족으로 국제
경쟁력이 부족함

평균적인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기자재의 양적 비중 및 한국의 관련 주요 기자재 경쟁력 고려 시, 산업 ODA를
통해 기술 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 기자재로의 기술 전환과 인프라 수주 가능성 제고를 고려함

*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s

Source: Expert Interviews, 한국수출입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철도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LG경제연구원

전략적 인프라 선도 분야 육성: 인프라 산업 내 기자재의 중요성과 한국 기자재의 경쟁력 수준

전략적 인프라 선도 분야 육성

14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중

기자재
평균 비중

한국의
관련 기자재

경쟁력

발
전

화
력

수
력

원
자
력

신
재
생

송배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
도

산업
용수

담수화

산업
단지

도시
개발

55%

51%

38%

74%

63%

14%

12%

15%

13%

29%

40%

75%

2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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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

540

(9.5%)Ecuador

590

(10.4%)

Chile
640

(11.3%)

Bolivia

810

(14.3%)

Peru

1,020

(18.0%)

Colombia
2,082

(36.6%)

중남미 시장의 글로벌 물 산업 인프라 투자 비중 및 콜롬비아의 중남미 시장 내 위상

Source: Global Water Intelligence: Global Water market (2011),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World Energy Outlook, 지역발전연구센터: 물산업 기초분석 (2012.12), News Clipping

전세계 도시 인프라 투자수요 전망 (’05~’30년)

(Trillion $)
전 세계 도시 인프라 투자 중 물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며, 

남미 시장은 전세계 2번째로 큰 시장임

40.0%

22.0%

16.0%

9

1.0% 1.0%
28

27.0%

40.0%

13.0%

12.0%

4.0%
4.0%

20.0%

23

47.0%

12.0%

16.0%

17.0%

6.0%
2.0%

9%

27%

4%

27%

32%

Middle East

Afric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urope

Asia / 

Oceania

Power Road Air Water

‘콜롬비아는 중남미 주요국 중
전체 물 시장 잠재 규모가 가장 높은 국가임 ’

(Million $)

중남미 시장 대상 물분야 ODA 추진배경

중남미 주요국 중 물 산업 시장 규모 (’14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물 산업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중남미 주요국 중 물 산업 관련 시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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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시장 대상 물분야 ODA 추진배경

그러나, 콜롬비아는 하수처리율 및 상하수도 보급 수준에서 타 국가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설비개선의 수요가 높은 국가로써…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특히 콜롬비아는 34%의 낮은 하수처
리율을 보임에 따라, 하수도 설비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됨

콜롬비아의 글로벌 수 처리 현황 포지셔닝

국가별 상하수도 보급률**

국
가
별

하
수
처
리
율

상하수도
보급률

하수
처리율 개

선

• 글로벌 상하수도 보급

률*** 평균은 약 87%

로 나타나며, 콜롬비아

는 글로벌 평균 대비 열

악한 약 80%대의 상

하수도 보급률을 보임

물 산업 후발국

국가별 상하수도 보급률 평균 87%
Netherlands

Switzerland

United Kingdom

물 산업 선두국

Germany

Sweden

United States

Austria

Canada
Finland

France

Korea
Denmark

IcelandJapan

Czech

Brazil

Portugal

China

Mexico

OECD Average

Colombia

Spain

Turkey

하수처리율평균 64%

• 글로벌 하수처리율은
약 64%로 나타나며, 

콜롬비아의 하수처리율
은 약35%로 주변국인
멕시코, 브라질 보다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
은 중국보다도 낮은 수
치를 보임

* (국가별 상하수도 보급률의 평균치 적용) ** OECD 국가, 중국, 주변 수처리 강국(멕시코, 브라질) ***보급률/처리율 아프리카 지역은 제외
Source: OECD-Statistics, Global Water Intelligence: Global Water market (2011), 환경부,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산업기술전문정보)

Peru

Paraguay

Bolivia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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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시장 대상 물분야 ODA 추진배경

현지 업체들의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콜롬비아가 직면한 수 처리 관련 이슈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제조 및 O&M 영역은 현지 업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콜롬비아 현지 수처리 업체 경쟁력

Source: KEITI 수처리 전문가 인터뷰, Colombiaenterprise, News Clipping

운영
(O&M)   

시공
(Construction)

기자재 공급
(Procurement)

사업개발
(Consulting  &

Engineering)콜롬비아 업체
EMPRESA DE 

ACUEDUCTO

CENTRO DE 

GERENCIAMIENTOO

ACEITES USADOS 

DAMA SAS

ACERO CUELLAR E 

HIJOS S A S

ECOPROCESOS 

HABITAT

ABURRA LIMPIO 

S.A.S.

BIOTECS 

INGENIERIA

CENTRO DE 

GERENCIAMIENTO

AGRO EMPRESAS 

DE COLOMBIA LTDA

•
•
•

•
•
•

•
•
•

•
•
•

•
•
•

기술경쟁력평가
대형 Local 엔
지니어링 업체
보유

기자재 공급 업체
의 부재 (90% 이
상 수입)

지역별 수처리
시공업체를 보
유

운영 업체는 있으
나 기술이 노후화
되어 있음

1 2

기자재 공급 역량 부족1

운영 역량 미흡2

• 콜롬비아 내 수처리 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에 따라, 수처리 관련 기자재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내부 역량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
악됨

• 수처리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업체를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운영 방식의 노후화 및 연
구개발의 부재로 효율성이 높지 않
음

서비스 가능 영역

Low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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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시장 대상 물분야 ODA 추진배경

국내 수 처리 산업은 대 기업 중심의 EPC영역과 중소기업 위주의 수 처리 설비 및 기자재 제조 영역, 
그리고 공공부문이 주로 전담하고 있는 O&M영역까지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거쳐 기반이 탄탄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음

국내 수처리 산업 기술 경쟁력

운영
(O&M)   

시공
(Construction)

기자재 공급
(Procurement)

사업개발
(Consulting  &
Engineering)국내 업체

코오롱

웅진

코레드

E&E

삼안

도화

유신코퍼레이션

퓨어엔비텍

태영

수자원공사

•••

서비스 영역

•••
•••

•••
•••

국내 수처리 업체 강점 분야1

국내 기업군 별 특징2

• 국내 수처리 기업은 EPC 영역에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도 다수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이 전담하는 운영

및 사업개발 영역은 해외사업 역량

등 경쟁력이 다소 미흡함

• 국내 수처리 관련 대기업은 가치

사슬 전 영역을 수직 계열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 국내 다수의 중소/중견 기업은 특정

맴브레인 등 특정 부품에 대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진출 경험 자체는 많지 않음

1

기술경쟁력평가
설계 영역에는 강
점을 보이나 개발
은 다소 미흡

막 등 특정 부품
관련 높은 기술력
보유

수처리 시공 전담
업체를 보유하였
음

공공부문 전담으
로 다소 미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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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산업기술 ODA의 중남미 확장 방안

수처리 산업 확장 전략 (안)

수처리

2·3차 처리

기술확장

산업확장

지역 확장

Cundinamarcal

콜롬비아 및
중남미

고차 처리

물 산업

산업 확장
Strategy

단계별 기술 확장 전략

• 콜롬비아는 현재 1차 & 2차 처리 중심으로

수원국에게 현재 필요한 2/3차 처리 기술

중심으로 기술을 전수함

• 장기적으로 Techno-Park를 통해

고차처리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진행

2차처리 단계별 산업 확장 전략

단계별 지역 확장 전략

• 오염도 및 투자 의지가 높고, 수처리 관련 End 

user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쿤디마르카 지역을 중심으로 콜롬비아
전역으로 확장

• 콜롬비아에서 Track Record 확보 후, 

수처리 개선의 니즈가 있는 주변국으로 화장

1

3

2

3차처리 고차처리

쿤디나
마르카

콜롬비아 중남미

• 콜롬비아에서 니즈가 가장 높은 수처리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영위하고, Track 

Record 확보 후, 물 산업 전체로 확장

하수처리 상하수도
및 정수처리

물 산업
전체

수처리 산업기술 ODA의 중남미 확장은 크게 산업적인 확장, 기술적인 확장, 지역적인 확장으로 구분하여
기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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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ODA 신규추진방향

프레임 워크

디지털·그린 ODA를 통해 협력국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의 양국
협력 강화와 역할 확대 도모

영향
(Impact)

대전환기 한-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                                       ↑                                       ↑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산업 전주기(life-cycle)의 순환성 증진
다부문(multi-sector)의 전환 인프라

구축
민간 참여형 생태계 강화

↑ ↑ ↑

이행 양식1
데이터 추적
순환경제

이행
양식2

주류화
플랫폼

이행 양식3
혼합재원

민관협력체제(PPP)

↑                          ↑                          ↑

5대 중점과제

(공통)

1. 공급망의 ESG와 순환경제 촉진

2. 지속가능한 무역환경 조성

3. 민간의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협력 메커니즘 구축

(디지털) 4. 공정한 전환 대응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그린) 5. 양자간 우호적 협력을 통한 국외감축분 확보

영향
(Impact)

추진전략1 추진전략2 추진전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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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는 ODA재원을 활용한 협력국의 경제발전 및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실증 및 시범형, 혁신지원기구 조성형, 개량보급형, 산업기술전수형 사업을 계속 추진 중

우즈벡 희소금속센터 조성지원

채굴
(Extraction)

분리/정제
(Ore 

Concentration,

Purification)

우즈베키스탄

1차 가공
(Oxidization)

2차 가공
(Electrolysis,

Alloying,

Magnetic

catalyst)

최종 제품화
(Product)

ODA 지원

고부가화 및 전방산업과의 연계 확대

• 우즈벡측은 구리광석(3,800만톤), 몰리브텐(1,787.7톤), 

카드뮴(333톤), 황산 (560천톤) 등의 생산 중

• 희소금속의 고부가가치화(고순도)를 지원하여 99.99급

원료기반 소재부품 생산 협력 진행

수요업체

KIAT ODA지원 사례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감축용 태양광충전
e-vehicle 시스템 구축

A/S 센터
개소

ODA 지원

자카르타 지역
E-vehicle 및
충전기 보급

현지 교통환경
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 파악

현지 점유율
확대

현지 진출 수요업체와의 연계 확대

• 인니측은 ‘전기차 프로그램 촉진＇을 위한 대통령령 공표

 인도네시아 e-Vehicle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하여 인도네

시아 정부의 e-Vehicle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 국내 관련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민간연계

채광 농축 야금 1차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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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보급 수준이 높아진 개도국들은 전력발전의 Efficiency와 Responsibility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산업 트렌드를 보이며, KIAT는 이에 집중하여 사업 기획 및 추진 중

그린(에너지 분야)ODA 추진 방향

/////

• 과거 개도국은 에너지분야의 핵심인 전력의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옴

0

75

80

85

100

’17

8683

100
99

74

’10 ’15 ’16

89

100
99

World UMICs

HICs LMICs

개도국 Up-stream Trend 변화

• 전력보급률 향상에만 몰두하던 개도국들은 최근 들어 Up-stream부분에서는 환경성을 확립하고, Down-

stream에서는 경제성·안정성을 확립하려는 전력 발전 Trend를 보이고 있음

개도국의 지속적인 전력보급
노력으로 이제는 보급 확산에

대한 심각성은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

소득수준별 국가 군의 전력보급률 추이1)(%) 전력 발전 피라미드

Access to 

Energy

Efficiency

Responsibility환경성

경제성·안정성

접근성·보급성

과거: Access 확대 헌재: Responsibility 집중

개도국 Down-stream Trend 변화

과거: 트렌드 없음 현재: Efficiency 확립 중시

• 수용처 단계에서 Access 

확대를 위한 주된 발전

Trend는 없었음

 가정용 PV·풍력 등 Off-

grid 시스템의 수용처
대상 설치 정도가
부분적으로 진행된 수준

• 절대적인

발전용량 및

송배전망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Trend 존재

• Up-stream 중심으로

환경성을 개선하려는 노력

 발전 측면에서의 개선이
파급효과가 큼, 수요처는
개선 기회가 한정적

• Down-stream 자원을

활용하여는 수요자원관리

Trend 등장

 개도국의 급격한
수요증가와 환경여건 고려
시 공급 위주 전력수급책을
통한 Efficiency 확립
어려움

전력보급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위
발전 기준인 Efficiency와

Responsibility 등의 질적 발전을
고려

개도국 전력보급 수준 상승 개도국 전력 발전 Trend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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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전력발전의 Responsibility와 Efficiency 달성을 위해 다분야에서 ODA 추진 중

Note 1) 가스비 절감은 경동나비엔 시험 결과 참고,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NOx 79%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23.9% 감소
Source: Deloitte Analysis

그린(에너지 분야)ODA 추진 방향

KIAT ODA

Responsibility

발전소 운영 최적화 폐자원 에너지화 도입

기존 발전소 환경영향 최소화 신규 발전원 확보 환경영향 최소화

…

O&M 기술역량 강화 소각/연소 발전

• 발전소에 진동, 소음, 
온도 센서를 부착하고, 
발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영·정비 최적화

• 지멘스, GE, 서부발전
등 다수 기업에서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 중

빅데이터 솔루션 접목

• 선진국 기술 역량 전수

• 내부 교육 및 인력
양성을 통한 기초 역량
축적

매립가스 발전

바이오가스 발전

•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식

• 최근에는 SRF를
연소하는 고효율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 매립가스 포집 후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을 통해 전력 생산

•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켜 바이오가스
생성 및 전력 생산

Efficiency

피크분산(Shifting) AMI고효율기자재 설치

전기가격 절감

… …

고효율 조명기기(LED 등) PR-ESS 스마트미터

• 소비전력이 백열등 대비
1/5, 형광등의 ½  수준

• 개당 가격이 타 기자재
대비 저렴해, 재원 대비
파급효과가 큼

고효율 보일러

• 상업용 빌딩 및 공장 등
전력高 수요처에서
고효율 보일러 사용 시
가스비 약 29%1) 절감, 
오염물질 대폭 감소

• ESCO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 완화 가능

기타 가정용 저장장치

양수발전

• 피크분산 목적의 2차전지
기반 저장장치

• 최근 ESS 상용화에
따라 유력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음

• 공급측 피크 분산방식

• 단, 한정된 지리조건下
건설이 가능하고, 건설
비용이 높음

• 납축전지 등 소규모 형태, 
계통 차원 효과 미미

• 양방향 통신 계량기, 
데이터 수집 통한
공급·수요 양측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

 공급단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전력
예비율 최적화 가능

 수요단은 사용량 및
요금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의식 고취

• EMS, 피크저감 DR 
등 사업의 핵심 기반
설비로 역할

전력안정성 개선 전력안정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