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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의 도래

• UN에 따르면 전세계 이민자 수는 2020년 기준 2.8억 명,

세계 인구수 대비 3.6%에 달함

• 2000년 1.7억 명에 비해 60% 이상 증가

• ILO에 따르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이민자 수가 약 

1.7억 명(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이민자의 62%에 달하는 

수준

• UNESCO에 따르면 국제 유학생 수도 2020년 208.8만 명

에서 2022년 636.2만 명으로 3배 증가

자료: IOM(UN MIGRATION), World Migration Report 2024, p.4  

<주요 국제 이민자 데이터>

노동의 국제 이동이 
점점 더 편해지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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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의 도래

▪ 신산업 분야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인재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혁신인재 양성은 혁신사회 구현의 선결조건(관계부처 협동, ’21.04)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산업 부가가치 사슬의 변화 + 신기술/신제품의 등장

→ 과학기술인력 수요 패러다임 혹은 수급 미스매치 현상의 변화(홍성민 외, 2019, 2021; 엄미정 외, 2022)

<제조업 혁신이 야기하는 경쟁영역 변화>

자료: 일본 미즈호연구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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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의 도래

▪ 지금 전 세계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주도할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

• 세계 AI 시장의 수요는 100만 명이나 인재 규모는 20~30만명 수준에 불과하며(Tencent, ’17), 인재육성 및 확보가 어려워 세계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

▪ 주요국들은 기술패권경쟁 등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고급인재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입을 동시에 추진, 나아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인재 수급 환경 변화에도 긴밀하게 대응

• (미국)‘AI이니셔티브(’19.02)’ 등을 통해 대학원 과정 확충 및 주요 연구기관 등의 인턴십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과 STEM 대학원 학위 

소지자의 이민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하원에서 「2022년 미국 경쟁법안」*을 통과시키며(’22.2) STEM 분야 인재 유치를 도모

• (EU) 급격한 산업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리스킬링 추진(‘21.06), 호라이즌 유럽의 일환으로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를 통해 유럽 전

역에 연구 네트워크 및 허브 구축을 추진하는 Deep Tech Talent Initiative 추진 중(’22.11)

• (일본)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화와 원격화, 지역 문제 심화로 과학기술 분야 지역인재 확보전략 대두(’21.06), 해외로부터 인재 및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발표하며 새로운 체류자격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허브 구축과도 연계한 국제 두뇌순환의 거

점화 추진(’23.4)

• (중국) 대표적인 해외 (동포) 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08)의 지속 추진과 더불어 전략분야 고급 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19) 등은 물론 

대학과 학과의 동시 세계일류 추구를 목표로 하는 쌍일류계획(’22) 등을 통해 국내 교육 및 연구 거점 육성에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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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의 도래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23.10), 해외 과학기술인재  유입 및 활용 확대 방안,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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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의 도래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23.10), 해외 과학기술인재  유입 및 활용 확대 방안,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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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재 확보 경쟁력 현황

•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현황을 법무부 통계

로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 모

두 최근 들어 크게 증가

• 전문기술분야 외국인 활용이 늘어나고 있

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 체류자격별로 세분화시켜보면, 특정활동

(E7 비자) 인력이  2023년 4.5만 명으로 

전년대비 2만 명 이상 증가한 데 기인

• 가장 최근인 ’24.8 통계로 보면, 특정활동 

인력의  44.4%는  숙련기능인력이고 ,

20.6%만이 전문인력, 16.5%가 준 전문

인력, 일반기능인력도 18.5%

<연도별 유학생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전문인력 현황>                    (단위: 천명)

자료: 법무부(2024), 2023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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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재 확보 경쟁력 현황

• 해외 인재들의 매력도 평가나 인적자원 확

보 경쟁력 순위 등에서 우리나라는 OECD

최하위 수준

• IMD에서  발간하는  세계인재보고서

(World Talent Report)의 종합적인 인재 

유인 지수(Appeal) 순위가 전년대비 6계

단 상승한 2023년에도 43위

• 핵심 기술인력과 관련된 지표인 ‘해외 고숙

련 인재가 느끼는 기업 환경 만족도’는 

2023년에도 47위에 그쳐 일본(54위)보다

는 낫지만 중국(39위)에 비해서도 한참 떨

어진 수준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23.10), 해외 과학기술인재  유입 및 활용 확대 방안,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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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재 확보 경쟁력 현황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인공지능,

컴퓨터, 양자, 첨단재료 등 7대분야 44개 

핵심 기술 논문(인용횟수 상위 25%) 저자 

46,504명의 국가간 경력이동 현황을 조사

한 결과

• 연구기관 등 고용 현황에서 중국이 세계 최

고 수준(37개 기술에서 1위), 그 다음이 미

국(7개 기술에서 1위)

• 우리나라는 국내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경향 뚜렷함 (대학원을 미국 중심

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정도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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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매력도가 낮은 이유

▪ 해외 인재의 유입을 편하게 하는 비자 등 제도의 
경직성,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문화, 부처간 별도 
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

• 최근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
력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패스트 트랙 
등)과 유학생 등 외국인력의 활용성 강화를 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06. 20),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p.5

<외국인력 합리적 관리 방안 개관도>

범부처 협업 등 종합 
대응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이는 
과학기술인재 등 

핵심인재에게 있어서는 
충분조건이라기보다 

필요조건



11

인재 매력도가 낮은 이유

▪ 과학기술인재 주요 공급 원천인 우리나라 이공계 대졸 이상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 유지

• 이공계 대학 이상 학생 수는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석박사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 연도별 원자료에서 계산; 이혜선 외(2022.10.19)에서 재인용

<18-35세 학령인구와 계열별 대학(원)생 수의 변화추이>
(단위: 만 명)

<18-35세 학령인구 및 계열별 대학생 수의 변화추이> <계열별 대학원생 수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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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매력도가 낮은 이유

▪ 우리나라 과학기술 일자리에서는 취업률 하락과 좋은 일자리 부족  

→ 노동시장에 대한 누적된 공급과다가 원인?!

< 전공별 신규대졸인력의 취업률 변화 >

자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데이터(2013~2021)를 분석; 홍성민 외(2023) 재인용



13

인재 매력도가 낮은 이유

▪ 과학기술 일자리가 가장 많은 기업 부문
에서는 중견기업조차 혁신활동이 미흡  

• 매출액도 혁신활동 수준도 높은 그룹은 81개사
(8.1%)에 불과, 이들도 석박사 연구원 비중은  
41.2%에 머묾

• 업종별 차이가 심하고 혁신 선도 그룹은 일부 
업종(R&D집약도가 원래 높은 업종)에 집중

< 전공별 신규대졸인력의 취업률 변화 >

자료: 산업기술진흥협회(2020.12)

▪ 2024년 대학 종합평가(QS)에서 서울대
(31위), 카이스트(53위), 연세대(56위), 
고려대(67위), 포스텍(98위)에 불과

• 연구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2024년 US뉴스 
대학 평가에서는 서울대(세계 135위), 연세대
(205위), 세종대(241위), 성균관대(275위),
KAIST(296위)로  더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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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확보 전략의 방향 전환 절실 

▪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변화 심화: AI의 일자리 영향력 범위가 기존 기술과 달라지면서 확대!  

자료: (위) 한지우, 오삼일(2023). (아래) 우현수 외(2024).

<학력수준별 기술노출지수> <임금수준별 기술노출지수>

→ AI 기반 자율로봇의 확산과 더불어 산업이나 일자리 전체에 대한 영향력 강화
* ABB사의 협동형 양팔로봇 유미(Yumi), Rethink Robotics의 Bexter와 Sewyer => 앱트로닉의 휴머노이드 아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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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확보 전략의 방향 전환 절실 

< 기술인재 수요의 변화 > 

▪ AI 시대의 심화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는 핵심 역량 : 소통, 협업, 현장에 대한 이해

• OECD의 경우 2030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지식, 숙련, 태도 등)을 넘어 유연한 대응능력

(Competencies)을 기반으로 한 변화주도 역량을 강조(Learning Framework 2030)

• AI 노출지수가 높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하나 이상의 관리 스킬(80%), 커뮤니케이션/디지털 스킬(64%), 10년 전에 비해 더욱 많

이 나타나는 역량은 사회, 감정, 언어 스킬

AI 노출지수가 높은 직업 공고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 요구된 스킬(ONET+ 스킬 그룹) 비중(캐나다)

자료: Andrew Green,(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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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확보 전략의 방향 전환 절실 

▪ 인구감소 시대: 국내든 해외든 인재가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합계출산율 ’22년 0.78명, ’22년 0.72명)으로 2021년부터 이미 인구는 감소 시작,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도 2028년부터는 확실히 감소 전망, 2050년이면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 예상!

자료: 이혜선 외(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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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재 확보 전략 방향

▪ 인재 전쟁 시대의 경쟁력: 인재 성장/유입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전략 추진 ⇒ 산학연관 모두 변화에 대응해야!!   

< AI 인재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

자료:BCG(2023.05.), How to Attract, Develop, and Retain AI Talent

• 전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전쟁이 치열하여, 전략기술 

분야 등의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나 정주환

경 개선 등의 전략만으로는 한계

• 한국은 단순히 몇 가지 인센티브 체계를 고치는 수준

이 아니라, 해외인재 확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분야의 생태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노

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대학) 전문 연구소 + 연구자 훈련 시스템

➢ (기업) 좋은 일자리 제공 R&D 생태계 구축 + 인재 

성장을 위한 경력개발 투자

➢ (정부) 정주환경/문화 개선 + 인재 수급 변화 정보 

모니터링 및 경력개발/진로지원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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