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주체 내용 

국가 차원 관계부처 및 기관 
(컨트롤타워) 

모니터링, 비전제시, 정책지원,  
통합연계시스템, 네트워킹,  

조직 차원 대학, 운영자,  
규제기관, TSO 

전공교육, 재훈련, 지식관리 

 







 
 



                              내부역량 

 

 

  외부환경 

강점(S) 약점(W) 

• 세계 5대 원전 건설 기술 보유국 

• 기술 국산화 경험을 갖춘 고경력의  

    연구개발 인력 및 기능인력 보유 

• 대학 원자력공학과 증설에 따른 원자력

전공 인력 공급역량 강화 

• 통합적 원자력 인력수급 관리 부재 

• 원자력 인력의 고령화 및 신규인력  

    의존도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 낮은 원자력 전공 및 원자력 지식을 갖

춘 법률, 사회과학 전문인력 비율 

기 

회 

요 

인 

(O) 

• 개도국 중심의 원자력 도입국 증가 

• UAE 원전 및 연구용원자로 수출 

등 잇따른 해외기술 수출 실적 

• 민간 차원의 자발적 협의 및 협력

활동 증가 

SO1: 중장기적 관점의 인력양성 

통합지원체계 마련 

SO2: 기술수출 및 교육협력 조정관리 

SO3: 원자력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 

WO1: 국가 인력양성 정책 연구 

WO2: 고경력 퇴직인력의 지식전수 마련 

WO3: 비전공자 원자력 교육 기회 확대 

위 

협 

요 

인 

(T) 

• 중국 등 원자력 기술수출 경쟁국

의 등장 

•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ST1: 우수인재 육성 및 영입을 통한 

원자력 경쟁력 강화 

ST2: 원자력계 유입을 위한 사회수용성 

강화 

WT1: 우수인재 유입 전략(장학금 혜택 등) 

WT2: 원자력 인재의 유지 전략 수립 

 





과거 원자력 패러다임 

• 원자력 발전중심 

• 내수 전력공급 중심의 원자력발전 

• 원전기술 국산화 

•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 발전 

• 공학 중심의 원자력기술 개발 

• 분산화/전문화된 요소 기술개발 

현재 원자력 패러다임 

•신성장동력으로서 원전플랜트 수출 

•연구용 원자로 및 선도기술 수출 

•원자력 안전중심의  원자력 발전 

•방사선(비발전)분야 이용 확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원자력기술 개발 

•통합과 융합을 통한 시스템 구축 



과거의 인력양성 (협의) 

• 인력수급 (지식전수, 이공계기피) 

• 종사자 교육 (전문인력 육성) 

현재의 인력양성 (광의) 

• 인력수급 (세대교체, 지식관리) 

• 종사자 교육  (NCS, SAT) 

• 안전문화  (교육훈련, 지속관리) 

• 해외교육  (원전수출,  대학협력) 

• 사회수용성 (원자력 여론악화) 

• 글로벌 (인력교류, 융복합) 





원자력 
교육협력협의회 

연구공공 

산업체 대학 
국가 원자력 인력양성의 

통합접근 협의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