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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촉진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수립(동법제5조)

제1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수립
(1998~2007)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수립
(2008~2017)

필요성

추진경위

법적
근거

기본계획 개요

기본계획 개요

* 관계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뇌연구촉진법 제14조)

뇌연구경쟁력강화및태동기뇌산업창출을위한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수립

• 기초연구 기반조성
• 주체별 기술역량 강화

• 다학제 융합 및 핵심 기초역량 강화
•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강화

2017년은 제2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08~’17)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뇌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3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18 ~’27)의 구체화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



상위계획

주요 분야별 계획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기본계획 개요



기본계획 개요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z
제1차 기본계획 (’98~’07)

한국뇌연구원 개원(’11)

KIST 뇌과학연구소 개소(’11)

IBS 연구단 출범(’13)

뇌 과학원천사업 (’08~)

뇌 프론티어 사업
(’03~’13)

제2차 기본계획(’08~’17)

1998 2007 2008

제3차 기본계획

(’18~’27)

2013 20171단계 20182016

뇌과학 발전전략
(제3차 기본계획 연계)

뇌연구 촉진법 제정 (’98)

2단계



뇌연구의 정의 및 4대분야

사업추진의 배경

오바마 대통령
브레인 이니셔티브 연설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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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뇌연구정책동향

사업추진의 배경





제2차 기본계획 목표 대비 달성 현황

제2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성과

우수논문 창출 (’17) 세계 7위 (’16) 세계10위(미달성)

(’17) 세계 7위특허기술 경쟁력 (’16) 세계6위(달성)

연구개발 인력 (’17) 9,300명 (’16) 3,323명(미달성)

구분

논문(건) 특허(건) 기술

이전

(건)

기술료

(백만원)

인력양성(명)

참여

인력
상위

1%～10%
SCI 논문수

국내 국외
석사 박사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3 12 525 63 49 52 16 3 25 142 61 2,306

2014 84 6,724* 157 94 45 10 5 82 197 113 2,426

2015 124 1,012 196 39 55 12 4 613 196 96 2,739

2016 228 975 215 55 54 15 6 818 126 84 3,113

합계 448 2,512** 631 237 206 53 18 1,538 661 354 10,584

＊ 2014년도의 경우, 연구재단 제공한 뇌관련 논문 포함 총논문수 6,118건
** 2014년도 논문수 제외

1

2

3

*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자료 : 한국연구재단

* 2017년 뇌연구촉진 시행계획



SW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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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Storming

고령화
저출산

고위험 임신

미세먼지졸음사고

분노조절장애

뇌병원

행동장애

중독

치매

한류

감성

윤리

인간뇌연구

뇌은행

인공지능

가상현실

다집적

증강현실

클라우딩

Public Data

고용량
자료분석

실시간

일상

소형화

맞춤의료

비침습적 기술

정밀의료

예측/예방의료
창의성

인력양성

Back to the Basic

국제연계

융합

새로운출발선 도열

새로운 패러다임

로봇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화 지원

Bottom-up

뇌-기계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수요 중심공급

연구자 창업

선도형 vs 추격형

인공지능 이용 연구를 위한 platform



인간행동과 사회안전

환경변화 : 사회

행동장애, 분노조절, 졸음

고령화

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비중
변화

저출산

고위험 임신과 출산 : 뇌손상
예방과 재활

새로운 윤리현안

새로운 기술에 따르는 현
안들 : 기계결정행동 선택, 
개인정보보호

문화가치 상승

한류, 감성의 이해

공해 미세먼지



환경변화 : 기술

사람-기계 로봇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대용량 자료 분석, 연구환경
통제의 필요성 경감

비침습적 기술

VR / AR, 클라우딩 기술
일반화

실시간 일상 연구

다집적 소형화 기술



환경변화 : 새로운 적응

· 단순한현상 → 복잡한현상
· 연구실연구 → 일상연구
· 동 물 연 구 →  인간연구

· 초미세 구조 연구,
· 새로운 바이오마커 대량 발굴

산업화를 위한 치열한 선제적
원천 기술 확보 경쟁

다면적, 다차원적, 초정밀, 
조기탐색 연구

뇌질환 진단 정확도 향상, 환자
증가, 시장 급성장

맞춤/정밀치료와 기능 강화의
도구 발전

인간 감각과 감성에 대한 연구, 
인간 감성 친화적 기계 개발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뇌과학,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끄는 핵심동력

목 표 혁신적 뇌융합 기술개발과 뇌산업화 기반 마련

추진
전략

•치매 국가프로젝트 착수

•신경윤리센터 건립 및

연구회 조직

•수요자중심/문제해결형연구

•4차산업혁명대응뇌지도,
AI, BMI 등R&D사업강화

•뇌산업창업지원시스템구축

•융합인력 양성 프로그램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인간뇌의 심층 이해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

1. 연계통합 : 학제간, 국가간 2. 창의성 추구 : 상향식 연구 확대(및 Middle-up과제 확대)

3. 인재 중시 : 뇌융합 인재 양성 4. 4차산업혁명 대응 : 빅데이터, AI 연구 강화
추진방향

•기초-임상연계연구강화

•(가상)뇌병원설립, 
뇌은행 활성화

• 시체법, 뇌연구촉진법

등 제도정비

인간의이해를위한뇌연구

인간대상 연구 확장

사회문제해결을위한뇌연구

급변하는 환경변화 수용

사회현안해결형과제추진

선제적 변화와 시장 선점

미래를 준비하는 뇌연구

기초강화 : 원천기술확보



R&D 분과 - 뇌신경생물



정의 및 적용범위

R&D - 뇌신경생물

정의 및 적용범위

뇌신경계의 형성 및 기능에 대한 생물학적 운영 원리를 통합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개발/적용하는 연구
분야



R&D - 뇌신경생물

환경변화(국내외동향) 및 시사점

환경변화 시사점

 대형 뇌 연구 프로젝트 및 연구
클러스터출범

• Brain Initiative (2013; 미 국 ),

Human Brain Project (2013; EU)

등 대형 뇌연구 프로젝트 개시

• KIST 뇌 과 학 연 구 소 (2011),

한국뇌연구원 (2012), IBS 사업단

(2012) 등 국내 기초 뇌 연구 기관

출범

• 국내 뇌연구 인력과 실적의 양적-

질적 성장

 뇌연구인프라기반및창의연구강화

•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형 연구로

전환

• 선진국 대비 절대적인 연구자원

규 모 의 열 세 를 극 복 하 기 위 한

통합적 연구자원 활용체계

• 창의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기초

연구로 통합적 뇌기능 이해 기반

마련

사회적 / 생태계 측면



R&D - 뇌신경생물

환경변화(국내외동향) 및 시사점

환경변화 시사점

 혁신적연구기법의개발및적용

• 광유전학

• 뇌 투명화

• 오가노이드

• 유전자 가위

• 단일 세포 유전체 분석 기술

• 신규 뇌신경세포 및 신경망 정보

발굴

• 뇌 작동원리의 완전한 이해를 위한

생물학적 정보 구축

• 뇌구조 및 기능 정보에 기반한

미래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혁신적분석기술을융합한기반연구

기술적 측면



연계/통합연구 강조

원천기술확보 : 기초연구 강화

창의성추구 : 상향식연구확대

• 뇌신경생물분야 난제 발굴
및 해결

• 혁신적 연구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추진뱡향 및 전략

R&D - 뇌신경생물

미래를
준비하는
뇌연구

회로 및 시스템 수준의 연구 확장

• 동물 모델 다변화

• 비인간 영장류 등 고등 동
물 대상 연구를 통한 인간
뇌 기능 이해 기반 구축

인간의
이해를위한

뇌연구

뇌질환 기초 지식 제공
• 뇌질환 발병 원인 이해

• 뇌질환 치료제 신시장 제시

사회문제
해결을위한

뇌연구



R&D 분과 - 뇌의약학



정의 및 적용범위

R&D - 뇌의약학

정의 및 적용범위

정신⦁신경질환 및 장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이의 진단, 치료, 예방에 관한 연구

Hence, these data lead to a shift of our focus from just the psychosis 
risk syndrome to an even much earlier stage ofHence, these data lead 
to a shift of our focus from just the psychosis risk syndrome to an even 

much earlier stage of the non-psychotic risk state, which has a 
pluripotential risk state for various mental disorders. the non-psychotic 

risk state, which has a pluripotential risk state for various mental dis
orders.

미래를 준비하는 뇌과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뇌과학인간의 이해를 위한 뇌과학

미래를 준비하는 뇌과학



환경변화(국내외동향)

R&D - 뇌의약학

환경변화(국내외동향) 및 시사점

뇌질환 분류체계 재정립 필요성 제기

환경변화 시사점



R&D - 뇌의약학

환경변화(국내외동향) 및 시사점

뇌질환 정밀의학 실현을 위한 다학제적 기술융합/협동연구 증가

환경변화 시사점



R&D - 뇌의약학

환경변화(국내외동향) 및 시사점

중추신경계 약물 임상시험 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시스템 마련 요구

환경변화 시사점



추진뱡향 및 전략

R&D - 뇌의약학

추진뱡향 및 전략

병리기전 규명 강화

및 질환모델 고도화

•오가노이드

•영장류 연구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임상연구와 융합

경쟁력 있는

연구주제

•사회이슈를 탈피한 장기성과

중심의 연구과제

•과제중심 -> 연구자 중심

•Bottom-up 

수평, 수직 융합

프로그램 확대

•줄기세포

•장기 임상코호트

•바이오마커 활용 임상연구

과제

규제완화/행정지원

•약물/기기 임상시험의 행정

절차 간소화

•특허성과관리 인력지원

•과제 지원 및 결과

보고 간소화

뇌질환의 조기 진단/

치료 예방시스템

•바이오마커 기반 뇌질환 체

계의 재분류

•바이오마커 기반 조기 진단/

치료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처리 핵심

기술확보

• Bioinformatics, 머신/딥러닝

기술을 활용 병태생리 탐지

및 치료모델 구축

• Core lab 통한 융합연구



R&D 분과 - 뇌인지



정의 및 적용범위

R&D - 뇌인지

복잡한 신경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감각 정보의 처리, 외부세계의 표상 및 저장,
행동의 선택 및 조절과 관련된 원리를 연구하고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환경변화 : 사회

고등 인지 기능 이해에
대한 관심 증대

의사결정, 지능, 판단, 공감,
도덕, 개념형성, 논리, 창의력
등의 뇌기반 이해

고령화에 따른 제반 문제
사회적 이슈 부각

로봇-인간 하이브리드
사회의 등장

뇌인지 기능 강화 및 보완

경쟁사회의 심화, 인간의 인지적
능력 극대화 및 고령화에 따른 인
지능력 감퇴에 대한 대비책 필요

협업로봇, 컴패니언 로봇, 전문가
로봇 등의 등장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 필요성 증가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하면서 고령화
에 따른 노인건강 유지, 생산성, 외로
움,고독사등이주요이슈로떠오름



환경변화 : 기술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식

실험실연구중심의Data수집→
자유도높은복잡과제위주
인터넷등새로운시스템활용
Data수집

일상 생활, VR / AR 통한
연구 가능

다층적 연구 방법

실시간 일상 연구가 가능 환자
가 아닌 건강한 일반인 대상 기
술로 전환

정신물리학, fMRI, fNIRS, ERP, TMS,
tDCS, EMG,신경생리학,계산신경
과학,뇌신호추출바이오마커

인지 및 행동 이해에 바탕을 둔 역동적 모델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뇌신호 예측 방식 함수화



시사점

R&D - 뇌인지

AS-IS TO-BE

뇌인지기초메커니즘연구 뇌과학기능기반연구견인



추진뱡향 및 전략

R&D - 뇌인지

인간고등인지기능의통합적이해를위한다층위적연구및방법론결합

01

02
인간의 개성과 차이점을 존중

03
미래 하이브리드 사회를 염두에 둔 연구

초융합적 연구 그룹의 형성이 필수적

개인차 연구, 아이에서 노인까지 발달·노화 등 전주기적 연구

인공지능 연구와 연계는 물론 인공 지능 연구를 선도가능



R&D 분과 - 뇌공학



정의 및 적용범위

R&D - 뇌공학

인간 이해를 위한 뇌과학

미래를 준비하는 뇌과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뇌과학



R&D - 뇌공학

환경변화(국내외동향) 및 시사점

환경변화 시사점

• 뇌신호 기반 위험인자 감지 기술 필요

• 인공지능 기술을 뇌과학/공학 분야에
접목

• 뇌신경망에 대한 멀티스케일(미시적 및
거시적) 동시 영상화 및 분석 필요

• 뇌–로봇 상호작용 연구 및 실용화 필요

• VR/AR에서의 인간 행동 및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산업 기술 창출

• 클라우딩 기반 뇌과학 기술 인프라
필요

• 신경조절과 인지기능 복원 기술 필요

사회적 / 산업적 환경변화

• 재난,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수요
증가

• 인공지능 기술 성능의 급격한 향상

• 뇌질환의 다면적 , 다차원 , 초정밀
조기진단 및 치료의 필요

• 로봇 기술의 발달 및 산업화 확대

• VR/AR 등 새로운 UI 기술의 대중화

•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 발달

• 뇌질환의 치료와 함께 삶의 질 향상
추구



R&D - 뇌공학

환경변화(국내외동향) 및 시사점

환경변화 시사점

• 새로운 뇌신경 정밀측정 및 자극
기술 개발 환경 조성

• 체내 삽입형 다채널 고집적 전극
회로 및 시스템 패키징 기술 요구

• 초소형 인체삽입 시스템 개발
가능성 증대

• 감각 기능 복원을 위한 새로운 기술
요구

• 충분한 안정성 확보 기술 필요

• 복합적 뇌신경 인터페이스 개발
촉진 필요

학문적/기술적 환경변화

• 뇌과학 발전으로 뇌의 영역별 역할
규명 확대

• 생체신호 처리 시스템 및 반도체 IC
기술의 성능 증가

• 다양한 체내 삽입형 신소재 기술
발달

• 인간 감각 모방형 센서 기술의 발달

• 뇌신경 정밀측정 및 조절 적용 분야
확대

• 다양한 물리화학적 뇌신경 측정 및
조절 기술 발전



추진뱡향 및 전략

R&D - 뇌공학

• 4차산업혁명에 따른 ICT융합 뇌공학 기술 개발 추진

• 특히 국내에서 특장점을 지니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뇌공학 연구 주제 선별

• 뇌공학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 연구주제 선별

• 타 뇌과학 분야에서의 공학적 니즈를 파악하여 연구개발 주제에 반영

• 뇌과학 전문분야와 타 공학 분야와의 매개 기능에 주력하여 학제간 융합연구 강조

• 뇌공학 및 타분야 융합연구를 통하여 미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주제 발굴

타 뇌과학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점 연구 주제 발굴

기존 1, 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상의 뇌공학 분야 세부계획을 토대로 새로운
뇌공학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연구주제를 발굴



산업화분과



정의 및 적용범위

인간 이해를 위한 뇌과학 미래를 준비하는 뇌과학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뇌과학

산업화 분과

• 대 상 기 술 : 뇌 질 환 진 단 및
치료기술, 개인맞춤형 치료기술,
신경기능측정 및 개선 기술 ,
미래인공지능 , 연구용 장비의
임상적용 등

• 대 상 분 야 : 뇌 연 구
분 야 ( 뇌 신 경 생 물 , 뇌 인 지 ,
뇌 의 약 학 , 뇌 공 학 분 야 ) 의
원천기술 재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 글 로 벌 시 장 선 점 을 위 한
개발된 원천기술의 산업화 촉진
방안

• 지식 기반의 소규모 산업화
시스템 활성화 방안

• 뇌연구 관련 산업화 활성화
방안



환경변화 시사점

• 연구 결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확립 시점 도래

• 미래 뇌산업 선점을 위한 수요자 중심
혁 신 적 원 천 기 술 개 발 및
비즈니스융합 필요

• 원 천 기 술 의 가 치 증 진 을 위 한
incubation, acceleration 중요성 증대

• 효율적 산업화 지원 정책에 의한
CATCH-UP 가능성  뇌과학 기술
실용화/산업화를 의한 소규모 기업
육성 필요

•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및 효율적 지원 정책 필요

기술적 환경변화 및 시사점

• 뇌과학 기초연구 성과 증가 및
실용화를 위한 뇌연구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 뇌질환 치료제 시장 성장 및 글로벌
기업에 의한 시장 주도(국내기업에
의한 국제적 파급력이 큰 개발시도
거의 없음)

• 외국 Startup 및 벤처기업에 의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 사례 증가

• 다품종 소량생산 기술의 활용 증가

• 미래 뇌연구의 핵심인 뇌관련 기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 및 외국 기업의
시장 주도

환경변화(국내외동향) 및 시사점

산업화 분과



환경변화 시사점

• 글로벌 제품화를 목표로 한 산업화
전략으로 선회 필요

•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제3세계공략을
발판으로 뇌 산업화 선진국으로 도약
필요

• 원천기술의 실용화, 산업화를 위한
core facility, 산업화 연계 network
시스템 필요

• 뇌과학 특화 창업 지원 및 가치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

구조적 환경변화 및 시사점

• 내수시장 한계로 인한 실용화/산업화
시도 낮음

• 새로운 글로벌 제약 의료기기
신흥시장으로 제3세계 시장 중요성
급증

• 뇌과학 선도 국가들의 경우 성공적
원천기술 실용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
및 이를 통한 산업화 성과 도출

• 국가 주도적 효율적 지원 시스템에
따른 외국 소규모 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성공사례 도출

환경변화(국내외동향) 및 시사점

산업화 분과



단계별 추진을 통한 산업화 경쟁력 제고

글로벌 수준 뇌연구 기술 산업화뇌연구 기술 산업화 토대 마련

산업화 추진 전략 및 방향

산업화 분과

기술분야 연계 활성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



인프라/생태계 조성 분과



정의 및 적용범위

인프라/생태계

뇌연구 인력양성
융합형 전문인력 확보 및 성장체계
구축

1

2

3

4

자원/장비/정보 인프라 구축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첨단
인프라 확충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뇌연구 기관간 협력 및 연계체계 강
화 선제적 국제협력 주도

제도개선
뇌연구 윤리적 고려를 통한 연구선
진화 뇌은행 활용 내실화를 위한 제
도 개선



환경변화(국내외동향)  - 인력

인프라/생태계

뇌연구분야의연구개발참여인력은증가추세

연구인력의 전문화와 고급인력유출방지 전략 필요

- 2단계 기본계획 기간(‘08-’17)동안 인력 증가율은 저조
98년 650명 ⇨ 08년 2,130명 ⇨ ’16년 3,113명

- 연구인력당 연구비 투입량은 증대
08년 1,693만원 ⇨ ’16년 4,363만원
(‘08년 대비 257.7%증가)

뇌연구분야전문인력배출

- ’ 17년 현재 뇌연구전문 교육과정은 학부 4개, 대학원 18개
총 학부 재학생은 699명, 대학원 재학생은 1,094명

- ’13년~’16년동안 총 1,015명의 뇌연구 분야 인력 배출

- 다음 해 연구 참여인력 반영 비율은 평균 55.8% 수준



환경변화(국내외동향) - 자원/ 장비/ 정보

인프라/생태계

뇌연구를위한자원, 고가장비, 뇌정보등핵심인프라구축준비

뇌지도 DB 구축 및 효율적 활용
체계 마련이 절실

- 인간 뇌 연구를 위한 뇌은행 설립 및 병원 네트워크 구축

- 뇌영상 장비 등 뇌연구 핵심장비 전국적으로 확보

- 뇌지도 사업 개시로 국내 뇌관련 DB 구축 개시



환경변화(국내외동향) - 국내외 네트워크/제도개선

인프라/생태계

국가 차원의 공동사업 및 국제협력을 지원할 정책 기능 강화 필요

인간사회에 미칠 법적/사회적/윤리적 이슈에 대응할 뇌과학 관련 법령 제정 및 정비 필요

해외주요연구거점기관과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

- 한  영 국제협력 인력정보 교류사업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협력사업 지원
- 뇌질환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R&D 협력관계 구축

* 한국뇌연구원과 브라질 상파울루 의과대학 뇌은행(’13),  네덜란드 신경과학 연구소 뇌은행(’14), 체코 세인트
앤 대학병원(‘15) MOU 체결

신경윤리위원회국내외현황

- 인간대상 및 인간 뇌조직을 이용한 연구에 대한 이슈가 신경윤리 관점에서 제기
-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전대응하기 위해서 포괄 할 수 있는 뇌연구 육성법 법령 정비 필요함

한국신경윤리위원회(가칭) 구성운영추진(’17.01)

- 월1회 정기적으로 신경윤리위원회 회의(현재 7회 진행)
- 국제신경윤리 실무책임자 정상회의 한국개최 예정(’17.10)



현황 목표

• 연구자원 및 장비의 사용 시스템
체계화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활용도 강화

• 전문 학위과정 강화 및 박사급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 차세대 대응 정보인프라 구축
(Open data station 등)

• 국내 시스템 체계화 및 주도적
국 제 네 트 워 크 구 축 을 위 한
국가정책센터 필요

• 뇌과학 관련 법령 제정 및 정비

• 뇌연구 자원 및 장비가 소규모
자립형

• 뇌연구 인프라 체계화 부족

•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의 연계전략
미흡

• 차세대 뇌연구에 대응하는 인프라
미흡

•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소극적

• 인간중심의 뇌과학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사점

인프라/생태계

네트워크
강화전략

 연구인력의 전문화와 고급인력확보 전략 필요
 뇌지도 DB 구축 및 효율적 활용체계 마련이 절실
 국가 차원의 공동사업 및 국제협력을 지원할 정책 기능 강화 필요
 인간중심의 뇌연구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제정 및 정비 필요

인프라 구조를 개선하여 창의적 선도연구 지원을 위한 기반 확보 필요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

인프라/생태계

• 뇌과학 윤리정책센터 설립

- 뇌연구 관련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 검토

- 뇌신경윤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 뇌연구 육성법을 위한 법 제정/정비

- 인간중심의 뇌과학 및 인공지능 활용에 적용될 법령 및 규정 수립

* 인공지능, 뇌은행, 빅데이터 등의 이슈를 포함한 융합연구 육성을 위한 법령

• 국가차원의 뇌연구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수요 파악

- 국내 뇌연구 역량 분석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 국책 사업 주관 및 국가 인프라 표준운영체계 구축

- 인간 뇌조직 수집 및 분양을 위한 뇌은행사업 추진 및 운영

뇌과학 관련 법령 제정 및 정비

뇌연구의 상시적 정책 기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