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상

우주탐사와 우주과학



2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목 차



3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1. 우주개발 필요성

1) 필요성
u (경제적 관점) 우주분야는 3,391억$ 규모(‘16)의 거대한 시장으로 현재 한국은 1% 미

만 점유율 보이는데 새로운 시장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 이후의 새로운 도전 산업
으로 육성 필요
- 전세계 우주시장규모 총 3,391억$에서 발사체 & 위성 5.7%, 우주탐사 23.2%, 위성

활용 서비스 & 장비 71.1%

u (핵심전략 기술 개발) 우주는 정확하게 멀리 가기 경쟁인 바, 대형 추력 시스템, 정밀 심
우주 항법 & 자세제어, 대기권 재돌입, 심우주 통신과 에너지 기술 개발이 필요

u (대국민 비젼제시) 우주탐사 특히 유인우주탐사는 국민과 청소년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심
어줄 수 있음

u (국제협력 측면) ’20년대 유인달탐사와 ’30년대 유인 화성탐사는 대규모 국제협력으
로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우주선진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으로 우주선진국 그룹의 일원이
되며 국가위상 제고 효과가 큼

u (국민안전 강화) 우주개발은 국민안전과 국방안보에 도움이 되는 기술개발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u (과학기술 발전) 우주 환경을 이용한 기초과학 및 응용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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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2. 

1) 국내 현황
u ‘93년도부터 위성중심 투자, ‘01년부터 발사체

Ø 위성과 발사체 중심, ’16년부터 달탐사사업 착수로 우주탐사 시작
Ø 우주 예산은 정부 R&D 예산의 1.5% ~ 3.5%, 미국의 2%, 일본의 20% 수준(’16)
Ø 다른 첨단 기술에 비해 예산투입 부족; IT(2.3조원), BT(2.6조원), ST(0.67조원) 

u (발사체) ’90년대 과학로켓을 시작으로 ’01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실
용급위성 발사체인 한국형발사체 독자개발 추진 단계까지 발전, ‘18년 시험발사 이후
‘21-’22년 발사 예정, 그러나 기술과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개발기간 지연

u (인공위성) 선진국에 비해 늦게 ‘90년대부터 시작하였고 적은 예산에 비해 경쟁력 국제
적 확보, 개발 시한이 정해진 공공수요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여 핵심부품과 기
술을 국산화에 한계

u (위성활용) 고성능 광학영상(해상도 1m이하)를 중심으로 레이다, 중적외선 영상과 해양, 
기상 관측정보를 확보하여 공공, 상용 활용 확대, 위성개발과 활용 연계 미흡(임무개발 능
력 필요), 위성정보 활용 규제, 활용기술 부족 등으로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에 한계

u (우주탐사) NASA와 협력하여 시험용 달궤도선 개발 착수로 미개척 분야인 우주탐사 분
야 기틀 마련, 그러나 국내 역량 부족으로 사업일정 지연 발생, 대규모 국제협력 사업 참
여는 힘들며, 소규모 저비용 우주탐사 노력 필요

u (산업생태계) 국가우주기술 본격 민간이전 추진, 위성체, 지상장비, 위성영상 수출 및 벤
쳐창업, 사업화지원으로 우주산업 육성 추진, 그러나 마중물인 정부투자 규모부족과 변동
성이 커서 안정성 부족으로 민간참여 유도를 통한 생태계 육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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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2. 

2) 세계 동향
u 우주개발 참여 확대

- (우주개발 투자 현황)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참여국 증가(‘06년 47개국 à ‘16년
70개국)
•‘16년 주요국 우주투지 규모는 미국 359.6억$, 러시아 31.8억$, 유럽 67.2억$,  

중국 49.1억$, 일본 30.2억$, 인도 10.9억$, 한국 6.7억$
- (우주개발 추진 목적) 선진국은 삶의 질 향상, 안전보장, 국격제고, 신기술 창출, 미래

성장 동력, 국제사회 기여, 우주자원 확보, 지적 호기심 충족, 인류 거주영역 확대, 개
도국은 위성이 제공하는 지구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u 우주 전략기술 자립
- (우주발사체) 개발 투자국은 ‘06년 20개국에서 ‘16년 30개국으로 증가
- (독자적 국가전략 위성시스템 개발) 해상도 0.3m이상 정찰위성, 독자 항법위성, 우주

위험 감시 시스템 구축, 
- (달탐사) 달 자원에 대한 주도권 경쟁과 전략기술(도킹 & 재진입) 확보 추진

u 우주자산 활용 공공수요 대응
- 환경, 에너지, 식량, 재난대응, 기후변화 대응
- 다양한 위성개발을 위한 투자

u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 유도; 정부주도 à 민간 참여 à 민간의 시장 개척
- 기술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ST + AI, ST + BT
- 국제협력 강화;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ISECG)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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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2. 

3) 국가 우주개발 방향과 전략

u 선진국은 포괄적인 우주개발을, 개도국은 실용적인 활용 중심의 우주개발을 추진하나, 우
리는 실리적인 우주활동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한 전략기술 확보
측면도 동시 고려할 필요

u (추진방향) 도전과 실리의 조화, 전략분야 선택과 집중,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민의 공
감 확보

u (우주개발 비젼과 목표) 도전적이고 신뢰성 있는 우주개발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30년까지 국가위성 민간기업 주도 개발, ‘30년부터 중소형위성 산업체 주도 발사, 

‘34년까지 한국형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35년까지 소행성 샘플리턴 귀환선 개발

u (중점전략 #1 – 발사체 기술자립) 한국형발사체 자력발사 성공, 발사성공을 위한 지원체
계 구축, 발사체 기술 지속 고도화

u (중점전략 #2 –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 다양화, 효율적인 국가위성 개발 ·활용 체계 구축

u (중점전략 #3 – 우주탐사 착수) 달탐사 본격 착수, 우주감시 고도화, 다양한 우주과학 탐
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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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2. 

3) 국가 우주개발 방향과 전략

u (중점전략 #4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예산확보, 구축 전략수립과 추진체
계 마련

u (중점전략 #5 –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다양한 혁신주체 양성(대학 & 출연(연)), 우주핵
심기술 개발, 우주개발 추진체계 개선, 글로벌 우주협력 강화

u (중점전략 #6 –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 우주개발에 민간참여 확대, 우주기술
사업화와 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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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2. 

4) 우주탐사와 우주과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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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2. 

4) 우주탐사와 우주과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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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2. 

4) 우주탐사와 우주과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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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2. 

4) 우주탐사와 우주과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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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3. 국제 우주탐사 현황

<국제공동 달탐사 Artemis Program 로드맵>

u 주요 목표

v 유인 이착륙 ․ 화물 수송 ․ 선외 활동 ․ 장거리 이동 ․ 장기거주 ․ 인체활동 ․ 현지

자원활용(ISRU) 검증, 인프라 구축, 과학연구, 대중참여, 상업증진, 국제협력

u 단계별 시나리오

v 1단계 (~2024) : 월면 유인 착륙 (Boots on the Moon)

v 2단계 (~2040) : 월면 탐사 활동 및 인프라 확대 (Expanding and Building)

v 3단계 (2040~) : 월면 지속 체류 및 활용 (Sustained Lunar Opportunities)

u 주요 구성요소 (하드웨어 시스템)

v 1단계 : 달궤도 유인 우주선, 유인 달착륙선, 비가압식 월면차, 선외활동용 우주복, 소형

무인 달착륙선

v 2A단계 : 달궤도 무인 수송선, 중형 무인 달착륙선 (유인 활동 지원 등을 위한 물자

보급용), 다용도 로버, 가압식 월면차, 통신중계 및 전력 인프라, ISRU 검증 플랜트

v 2B단계 : 유인거주시설, 재사용 유인 이착륙선, 원자력 전력원, 실용급 ISRU 시설

v 3단계 : 착륙지간 이동용 유인 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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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3. 국제 우주탐사 현황

<주요국 달탐사 현황>

u ‘18년(글로벌 탐사 로드맵-#3 발간) 이후 각국의 우주탐사 계획 활성화

Ø 달 탐사, 특히 달 극지 자원 탐사에 초점을 둔 계획 발표 다수

u (유인 달 탐사) 미국은 2024년 달 착륙을 목표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Artemis)을 추진 중

Ø 2028년부터는 달에 사람이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목표

ü (미국) 기존에 진행 중이던 차세대 유인발사체(SLS) 및 유인우주선(Orion) 개발 사업에 더해

유인 달 착륙선 개발에 착수

ü (유럽) NASA의 유인우주선에 서비스 모듈(ESM) 지속 제공 예정, 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지구-달 궤도 간 수송선 및 화물용 대형 무인 달 착륙선 개발 검토 중

ü (일본) 우주비행사들이 달 표면에서 탑승할 월면차의 개발 추진

u (달 궤도 우주정거장) 미국 주도의 달 궤도 우주정거장(Gateway) 개발 사업이 진행 중

Ø 과학 연구, 달 탐사 지원, 유인 화성탐사 기술 검증 등에 활용 예정

ü (미국) 코어 모듈인 전력·추진모듈(PPE) 및 주거·서비스모듈(HALO)을 2023년 발사 예정, 

물자 보급은 민간 수송 서비스를 이용 예정

ü (유럽) 국제거주모듈(I-Hab) 및 유럽 독자 모듈 (ESPRIT) 기여 예정

ü (일 본) 국제거주모듈(I-Hab) 및 물자 보급을 위한 수송 등에 기여 예정

ü (캐나다) Gateway에 부착할 차세대·지능형 로봇팔 기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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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3. 국제 우주탐사 현황

<Artemis Program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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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3. 국제 우주탐사 현황

<’20년대 국제공동 Artemis 유인 달탐사 계획 요약>



16<’20년대 Artemis국제공동유인달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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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3. 국제 우주탐사 현황; 달궤도 우주탐사정거장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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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3. 국제 우주탐사 현황; Artemis 구성요소

<SLS 발사체; LEO 130t, 1단추력 3,600t>

<Orion 우주선; 6명, 
21일체류, 33t, Φ5m>

<가압달차량;  2명, 연료전지,
14일간 , 1,000km주행, 7t>

<달착륙선;  4명,  
4.3t 수송, 총 23t>



19<’30년대국제공동유인화성탐사계획개요>



20<’30년대유인화성탐사필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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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5. 결론; 우주탐사와 우주과학 제안

1. (행성탐사, 우주/태양위험, 심우주관측 중심) 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상(’18) 우주

탐사/우주과학 Item들은 행성탐사, 우주 및 태양위험 감시, 초소형위성 활용 우주탐

사, 행성탐사 국제협력 참여, 심우주관측(1m급 우주망원경), 행성/소행성 자원 연구,

국제공동 유인 달탐사 Artemis 참여

2. (국가 우주과학/기술 진일보 강조)새로운 우주과학 임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우주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점 강조 필요

- 달 뒤 표면 로보틱 우주과학 임무; Robotic Deploy, 태양 & 우주환경 관측, 지구근접 소행성

(NEO) 관측, 저주파 전파 천체 관측

3. [국제 우주과학 코뮤니티에 획기적 기여] 한국의 위성과 발사체를 활용하여 우주 미

스터리(암흑물질] 해결 추진, 위성/국제우주정거장(ISS)의 무중력, 초저온, 초저잡음

환경을 이용 새로운 물리/화학/생물 기초과학 실험 수행

- 지상관측 결과를 우주관측으로 확대;

• 우주배경복사 지상관측(‘60년대) à 우주배경복사 관측위성(‘80년대)

• 중성미자 지상관측 à 우주/태양 중성미자 관측, 행성 단층촬영

• 저주파 지중탐사 사운딩 레이다 à 행성지중탐사, 화성 지중 물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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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적 공감대 조성) 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우주과학 임무개발 필요

5. (국민안전과 국방안보 연계) 의외로 우주과학 기술은 국방안보 & 산업 기술과

순환적인 Win-Win 관계

- 심우주관측 가시광/IR 우주망원경 à 정찰위성 & 지구관측 카메라

- 소행성 샘플리턴 à 국방 관련 재진입 기술

우주과학 기술

국방안보 기술산업 기술

6.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NASA 및 해외 우주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NASA와 Working Group 구성, LOI, 공동 타당성 연구 후 MOU 체결 추진

- 미국과의 전략적인 우주협력 심화 및 유럽 일본과의 우주협력 강화



23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7. (국가적 통합 협력체계 구축) 산학연관/군 융합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국내 우주개발 Player 증가; 정부, 출연연, 대학, 산업체/벤처, 군

- 항우연과 임무분담 à 참여기관은 핵심탑재체/ 과학임무 (Science Mission) 개발, 

항우연은 우주임무 (Space Mission) 개발, 검증 & 운용

- 다양한 과학 및 의학 전문인력 채용 우주임무 개발 전문가로 육성 필요; 예) 지질, 의학, 

생물, 재료 등

5. 결론; 국가 우주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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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Space,

For the Science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