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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4년 6월 18일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발표한 ‘2024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결과

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1) 그동안 중국의 과학 논문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최상위 논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에서 종합 1위에 오르면서 “진정한 과학 강국”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

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과학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체제 개혁을 진행해 온 중국

은 과학기술 발전을 근간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

기 G2 국가로 성장한 중국에게 과학기술은 국민경제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적 수단

임과 동시에 중견국에는 과학기술 협력의 진영화 질서를 야기시키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다(차정미, 2022).

덩샤오핑(鄧小平)이 “과학기술은 제일 생산력(科学技术第一生产力)”이라고 선언한 이후 

장쩌민의 “과학기술 혁신론(科技创新论)과 “과학기술동력론(科技动力论)”, 후진타오의 “과

학적 발전관(科学发展观)”과 “지속가능한 성장(可持续成长)” 등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은 과

학기술을 국가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간주하며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가 전환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유정원, 2012). 이를 위해 우수 인재 유치 등 과학기술 지

식 생산 체제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였다.

특히, 중국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习近平)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

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관심이 높아졌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함께 세계 선

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중국몽(中国梦)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미국과 대등

한 수준인 ‘혁신형 국가 선두’에 진입하고, 205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는 ‘과학기술 혁신 강

국’이 되겠다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中国人民政府, 2013).

본 연구는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바탕에 정책적 환경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문

제의식 아래 시진핑 시기 과학기술 체제(科技体制)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体制’는 한국어로 ’체제‘, 영어로는 중국에서도 ‘governance’로 영역을 하고 있다. 학계에

서 ‘체제’는 흔히 정치체제 혹은 통합적 정책관리 체제를 의미하며, 우리 학계에서도 ‘거버

넌스(governance)’라는 학술적 외래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체제’로 통칭하였다. 본래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와 정치적 제

도 외에 기업 지배구조, 사회적 자본과 시민사회 등의 요소를 두루 포함한다(Rhodes, 1996; 

Gong, et. al., 2018). 그러나 중국과 같은 일당제 권위주의 국가는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1) https://www.nature.com/collections/efchdhgeci(검색일: 2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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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를 독점적 권력에 의해 지배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실질적으로 부재하거나 독립

성과 독자성이 결여된다고 평가받는다(Doyle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공식 용

어인 ‘과학기술 체제(体制)’를 단일 분석단위로 활용하여 시진핑 집권 시기별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과학기술 체제 관련 정책에 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여 시기별 주요 담론과 키

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중국 과학기술 체제에 관한 연구는 과학기술의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적 측면, 혹

은 정치적, 외교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

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과 키워드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해외 과학기술정책을 대상으로 텍스

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관찰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의미를 파악

하고 향후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유익하다(김민호･김영준, 2024).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문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행정적 분권화 기조

하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체제의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던 기존 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Jaros & Tan, 2020; 조영남, 2023). 중국의 지방정부는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을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홍철･박인권, 2017).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비교·검토하는 것

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체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법률 데이터베이스 “China 

Legal Retrieval System(北大法宝)”의 자료를 활용해서 시진핑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11

월부터 2024년까지 과학기술 체제 관련 정책 문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2)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1956년 과학기술 행정 체제가 설립된 이래 시

진핑 시기 이전까지 진행된 과학기술 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한다. 3절에서

는 시진핑 시기 과학기술 분야 체제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

석이 결합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시진핑 시기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과학기술 체제 담론과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어 4절에서는 텍스트 분

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과 정책 담론에 주는 시

사점을 제시한다. 5절 결론에서는 시진핑 시기 과학기술 체제의 담론과 키워드를 정리하고, 

논문의 한계를 제시한다.

2) China Legal Retrieval System(北大法寶)(https://pkulaw.com): 北大法寶는 중국의 법률 정보 데이터베

이스로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법률 정보 제공 시스템이다.



142 ｢행정논총｣ 제62권 제3호

Ⅱ. 선행연구

1. 시진핑 시기 이전 과학기술 체제(1949~2013)와 주요 정책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는 구소련을 모델로 한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과 개혁개방 이후 도입된 서구식 시장경제의 특성이 공존한다(Motohashi & Yun, 2007; 

Zhong & Yang, 2007). 건국 이래 중국 과학기술 체제 개혁의 단계와 시기에 관하여 학자들

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으나(Zhong & Yang, 2007; Xin, 2010; 유정원, 2012; Li et al. 

2018; Agarwala & Chaudhary, 2019; 陈宝明, 2022),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주석의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에 이르는 시기별 중국 과학기술 체제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정부 주도의 행정 체

제였으며, 연구자와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가 미약하여 국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직구조를 조정 및 통제하는 국가조합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Simon, 1989; 홍성범･이춘근, 2000). Gabriele(2001)는 이 시기 관료주의적, 기업가적, 학문

적 성격이 공존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다양성이 존재했으나,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긴장과 모

순으로 인해 생산 기업과 과학기술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제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건설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덩샤오핑(邓小平)의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이라는 주장과 함께 연구기관과 학회의 기능이 회복되었다(人民

网, 2013). 1985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关于科学技

术体制改革的决定)”을 발표하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작되었고, 1993년 <과학기술 진보

법(科学技术进步法)>의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과학기술 체제를 설립하였다(Simon, 1989; 

Gu, 1995; Xin, 1999; 홍성범･이춘근, 2000; Huang et al., 2006; 中国人民政府, 2009). 홍성

범 및 이춘근(2000)은 이 시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의 특성을 (1) 과학기술 역할의 강조, (2) 시

장기제 도입, (3) 연구 개발 체제 개혁, (4) 집중적인 선도 기술 연구 및 산업화 4가지로 정의하

였으며, 陈宝明(2022)은 (1) 경제 체제 개혁의 필요에 따른 전통적인 계획 체제하에서의 기술 

관리 체제 폐지, (2) 기술과 경제의 결합 및 (3) 시장의 기능 발휘 3가지로 요약하였다. 

장쩌민(江泽民) 정부는 덩샤오핑의 기조를 이어받아 ‘과교흥국(科教兴国)’, ‘과학기술 혁

신론(科技创新论)’을 주장하며 거시적 맥락에서 과학기술 체제의 구조적 조정을 진행했다. 

연구기관을 분류하고 기본 구조와 배치를 조정하며 공공 연구기관과 대학에는 연구 수행을 

위한 자율권을 확대하였다(Zhong & Yang, 2007; Xin, 2010; 유정원, 2012). 구체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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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1999년 전국기술혁신대회를 개최하여 응용형 과학연구 

기관을 기업화하고 국가 지식 혁신체계를 구축하며 투자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개혁과 발전 

목표를 발표했으며(中国科学技术部, 2002), 2003년 말까지 총 1,149개의 연구기관이 전환

되고 분류 관리가 시행되었다.

장쩌민 정부까지의 중국 과학기술 체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지표를 활용해 체제

의 성과를 평가하였다(Gabriele, 2002; Huang et al., 2006; Wang & Hong, 2009; Fang, 

2010). 연구 개발(R&D)의 국제화에 관하여 Motohashi amd Yun(2007)은 중국 국가통계국

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국 제조

기업의 기술력은 R&D 투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으며, Chen et al.(2011)

은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가 국제적 연구 개발에는 부정적이라며 R&D 국제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후진타오(胡锦涛) 시기에는 자주 혁신 강화 및 혁신국가 건설의 시기로 과학기술과 혁신

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인이 되기 시작했으며, 정책의 초점은 혁신역량 구축, 국가 중장기 기

술 개발 계획 이행, 생산 및 연구 협력 가속화, 과학기술 이전 촉진 및 신산업 육성에 집중되

었다(Xin, 2010).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ao et al. (2013)은 중국 과학기술 체제의 관료

화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 간 조정, 자금 분배, 성과 평가의 개선을 필요성을 주장하였

고, Zhou(2015)는 중국 과학기술 체제의 기간 간 협력과 자원 공유가 부족하다며 R&D 외에 

기초과학에 대한 자금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 시진핑 시기 과학기술 체제(2013~)에 관한 논의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Cao et al., 2018). 동 대회에서 중국은 

혁신 주도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과학기술 연구와 경제발전의 통합, 

국가 혁신시스템 육성, 기업을 중추로 하는 시장 기반 혁신시스템 구축, 생산 촉진”을 촉구

했다.3) 2013년 11월 11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의 결정”을 통해 과학기술 개혁의 목표인 제도적 장벽 제거 및 국가 혁신시스템 개선을 공표

하며 과학기술 시스템에 완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Zhou, 2015; Li et al., 2018; Cao et al., 2018). 따라서 2013년 이후의 정책은 국가의 연구기

관과 광범위한 혁신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014년

부터 연구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 시작되었다(Johnston & Zhang, 2015; Cao & Suttmeier, 

3) 共产党员网, (2012), https://www.12371.cn/special/18cpcnc(검색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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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유정원, 2018). 

한국과 해외에서는 시진핑 시기 과학기술체제 개혁의 효과성 평가 연구(Cao & Suttmeier, 

2017; 유정원, 2018; Agarwala & Chaudhary, 2019; He, 2022)와 체제 구조 분석 연구(이혜

진, 2023; Ran & Liu, 2024)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예컨대, Cao & Suttmeier(2017)는 

2014~2017년까지의 중국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재무 관리, 제도 변화, 프로젝트 관리, 기술 

이전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뿌리 깊은 관료제 전통이 과학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기술

발전을 제약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He(2022)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 인력 규모, 기술 계

약 건수 및 거래량, R&D 비용, 국제과학논문 및 특허 건수를 분석하여 제18차 당대회 이후 10

년간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Ran & Liu(2024)는 제도적 문

법(Institutional grammar) 접근법을 활용하여 1985년과 2015년의 과학기술 체제 정책을 비

교 분석하여 체제의 개혁 과정에서 중앙 집중화와 간접 개입으로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으로 중국 내부 학계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시진핑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의 효과

성을 분석하는 양적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陈江涛 외, 2018; 丁赛姮, 2019; 刘穷志 외, 

2020; 魏建漳, 任颋, 2022; 钮钦, 李哲, 2022). 陈江涛 외(2018)는 상대강도지수(Relative 

Strength Index, RSI)를 통해 2002년-2015년 광둥성의 과학기술 체제 효과성을 분석한 결

과 투자 대비 산출률이 저조하며 연구 성과의 질적 퇴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魏建

漳, 任颋(2022)는 2011년-2019년 중국 31개 성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패널 회

귀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성과를 촉진하였다고 주

장한다. 钮钦, 李哲(2022)는 지방의 과학기술분야 입법기관, 정책자문기관, 대학과 연구기

관 등 설립 시기와 기관 수 등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지방의 과학 발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최근에 수행된 몇몇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체제 관련 문헌들

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王楚君 외(2018)는 1985년-2017년간 발행된 33건

의 중앙정부 업무 보고서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 과학기술 체제 개혁 과

정에서 중앙정부의 기초연구 관심도가 중가 후 감소의 추세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张立

伟 외(2022)는 1983년-2022년 40년간 중국 과학기술 발전전략 연구원에서 발행한 학술논

문을 활용해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시기별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과 정책 연

구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분석 시기와 대상에 있어 그 범위가 제한

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위와 같이 중국 과학기술 체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양화(quantified)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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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나 지표를 통한 양적 분석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특정 문헌을 대상으로 한 질

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과학기술의 성과(혹

은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와 함께 심도있는 문헌 연구가 필요하며, 분석단위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체제를 포괄하고, 텍스트 분석을 활용해 지난 10여 년간 중국 과

학기술 체제의 주요 담론과 핵심 키워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중국의 과학

기술 체제를보다 엄밀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나아가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중

국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중국 과학기술 체제 관련 주요 담론과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행위

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표한 정책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시진핑 집권 시기별 정책 담

론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시진핑 집권기를 3개 시기(1기: 2012.11~2017, 2기: 2018~2022, 

3기: 2023~)로 구분하였다.4) 중국의 정치체제는 ‘중앙’은 의사결정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지방’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Li, 2010; Xu, 

2011; Heberer & Schubert, 2012).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재량권에 기반

한 정책공간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廖直东, 姚凤民, 2019; 이준호, 2020; 孙祯锋, 

孙伯龙, 2024), 상하이와 광저우를 포함한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지방정부가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입법권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钮钦, 李哲, 2022).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의 과학기술 체제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 문서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

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수집을 위한 검색엔진으로 중국의 법률 데이터베이스 

“China Legal Retrieval System(北大法宝)”을 활용하였으며, 검색어를 ‘과학기술 체제(科技

体制)’로 지정하고, 분석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를 분석기간

4) 본 연구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시진핑 집권 1기의 시작은 2012년 11월로 설정하였으며, 집권 2기와 3기

는 연도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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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였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 문서는 각각 13편과 163편이 검색되었다. 

추출 자료 중 ‘체제 관련 논문 공모전’과 같이 실제 정책환경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정

책 자료는 제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지방정부 문서 중 ‘현지 업무 문서(地方工作文件)’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 체제’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선행연구에서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던 2013년, 2018년, 2023년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을 추가하여 최종 15편의 중앙정부 정책과 97편의 지방정부 정책

을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아래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요

약한 것이다.

<표 1> 중국 과학기술 체제 정책 자료 정보

시기별 구분 데이터 출처
사용된 문건 수 사용된 

형태소 수
공출현 
관계 수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진핑 1기
(2012.11~2017)

China Legal Retrieval System

7 55 3,190 45,513

시진핑 2기
(2018~2022)

7 37 2,413 31,093

시진핑 3기
(2023~)

1 5 1,095 6,907

합계 112(15/97) 6,698 83,513

중국 관련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문헌 자료는 국가주석 또는 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보

고서나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발표하는 문건과 실제 정책 단위에서 집행을 위한 문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상위 수준에서 발표하는 문건은 당의 의도와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데 충

분한 의미가 있으며, 해외 학자들에게도 중국의 미래 비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Yoo & Ko, 2022; 임강희 외, 2023). 이와 같이 최상위 정치적 단위에서 발표되는 보고서와 

달리 실제 정책 집행과 관련된 문서는 주로 법규(法规)로 분류된다. 법규와 주요 정책문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같은 국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되며, 제정 절차 또한 

법의 권위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주요 정책 문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는 임의로 폐지될 수 없으며, 전체 사회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는 최상위 단위에서 발표한 보고서 등은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의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1차 자료로 활용하였고, 실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집행단위에서 적용되는 문건을 선

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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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관련 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

용하여 주요 담론과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중국 과학기술 체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분석에 특화된 접근방법으로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결합한 2단계(2-stages) 분석기법으로 언

론, 뉴스 보도, 보고서, 정책 문서 등 문자 분석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1)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적용하여 비정형 텍

스트 데이터를 정형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로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분석 방

법의 하나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Witten, 2005; 김지숙, 2012). 텍스트의 특성, 패턴, 유용한 

지식 등을 추출하고 문맥의 쟁점과 텍스트의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텍

스트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텍스트 마이닝의 대표적인 분석기법으로 단어 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였다(서

경숙 외, 2023; 유예림, 2017). 

구체적으로는, Python과 중국어 텍스트 분석 패키지인 “Jieba”를 사용해 중앙정부 문서 15

건, 지방정부 문서 97건에 대하여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태그나 문장부호 등 불필

요한 요소 제거, 동의어 및 불용어 처리 등의 작업을 통해 분석 대상이 되는 형태소를 추출하

였다. “Jieba”는 자연어 처리에서 중국어 텍스트 분할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널리 활용된다. 트

라이(Trie) 구조와 최대 확률 분할(Maximum Probability) 방식을 사용하며 HMM(Hidden 

Markov Model)을 기반으로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는 기능도 제공하기에 중국어 단어 분할에 

효과적이다(Yang et al., 2013; Yang & Huang, 2022; Hu, et al., 2024). 분석에는 보통명사, 기

구명, 전문 용어가 포함되었으며,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형태소 분석과 전처리 과정을 반

복 시행하였다. 한 글자와 같이 글자 수가 너무 짧은 단어는 분석에 큰 의미를 주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한 글자 이하의 단어들은 불용어로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정책분야

의 맥락 등을 고려하여 합성어와 파생어를 포함한 총 10개 단어에 대한 처리가 추가로 이루어

졌다. 예를 들어, 원문에서 ‘부록’으로 첨부된 문서의 경우 개별 문서로 처리하여 분석하였고, 

‘부록(附件)’은 불용어 처리하였다. ‘科学技术(과학기술)’은 줄임말인 ‘科技(과기)’와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科技’로 대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과학기술’로 번역하여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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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체제의 시기별/지역별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과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시행하였다. TF-IDF는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의 빈도(TF:) 값에 전체 문서 군(群)에서의 단어 희귀도(IDF: 

log∈  ∈)를 곱한 것으로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

할 수 있다(Park et al., 2016; Park, 2018). 본 연구에서는 Python collections 모듈의 

Counter 함수를 사용해 ‘상위 ~위’ 이내 단어빈도를 구한 후 TF-IDF로 단어의 가중치를 측

정하였다. TF-IDF는 다음 공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는 특정 단어를, 는 

특정 문서를 의미한다. 는 전체 문서 집합으로 TF-IDF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모든 문서

들의 집합이며, 은 문서 집합에 속하는 모든 문서의 개수를 의미한다. 

 


×log∈  ∈


 (1)

또한, 해당 단어의 네트워크 속 실질적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결중심성()은 단어들 간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 노드()가 인접한 다른 노드()와의 최단거리()를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연결중심

성은 공식(2)로 표현할 수 있다. 

 




 (2)

2)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이란 데이터 속 분석단위인 노드(node)가 서로 다른 노드 간에 연결(link) 

되는 관계를 구조화하여 개인과 집단의 구성, 확산 및 진화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

법론이다. 본 연구에서 노드에 해당하는 것은 키워드(keyword)이다. 기존의 통계적 방법론

이 변량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 간 상호관계성을 밝히는데 중

점을 둔다(박상도･조원권, 2017).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 분석이 활용되고 있으며,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석에 특히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노드의 

동시출현/중첩 관계를 통해 네트워크 속 특정 흐름, 패턴 및 핵심 키워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 분석방법은 노드 간 관계의 강도, 방향성 등 속성값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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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하위 클러스터, 허브, 노드 역할 등 다양한 차원의 분석

이 가능하다(Lu & Park, 2022).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많이 활용하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을 통해 키워드들을 동질적인 그룹으로 유형화시킴으로써, 시기별 담론

의 변화 패턴과 핵심 정책키워드를 도출하여 논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CONCOR 분

석은 노드 A와 다른 모든 노드들 간 관계가 노드 B와 구조적으로 동일할 때 인정되는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개념에 입각하고 있으며(Lorrain & White, 1971), 등위성의 

판별기준으로 상관관계 계수를 사용한다. 

최적의 군집 수를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엘보우 방법(Elbow Method)과 루베인 기법

(Louvain Method)을 사용하였다. 엘보우 방법은 최적의 군집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휴

리스틱 기법으로 군집 내 응집도의 오차제곱합(Sum of Squares Error, SSE)에 기반하여 해

당 값이 최소가 되도록 군집의 중심을 결정해 나가는 방법이다(Kodinariya & Makwana, 

2013).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가 복잡하거나 군집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엘보우 포인트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군집 수가 많은 고차원 데이터

의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함수식은 공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는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터가 나뉜 군집의 수를 나타내며, 는 번째 군집을 의미한다. 는 

분석 중인 개별 데이터를, 는 군집의 중심점을 나타낸다.

 
  




∈

∥∥ (3)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루베인 기법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이는 모듈

성 최적화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으로 대규모 데이터의 네트

워크 분석에 최적화된 기법이다(Blondel et al., 2008). 두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의 타당

성을 높이고자 한다. 모듈성 최적화를 구하는 공식은 (4)로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은 

총 엣지 수를 의미하여, 은 인접 행렬의 요소로 노드 와 노드  사이에 엣지가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는 노드 에 연결된 엣지 수를, 는 노드 에 연결

된 엣지 수를 의미한다. 는 노드 가 속한 군집을, 는 노드 가 속한 군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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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상의 설명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가 가

능하다.

<그림 1> 연구분석 절차

주제 선정 ----> 과학기술 체제

↓
텍스트 데이터 수집 ----> China Legal Retrieval System

↓
텍스트 전처리 ---->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등 : Jieba

↓
텍스트 마이닝 ----> 빈도분석, TF-IDF/중심성(Degree of centrality)

↓
매트릭스 구축 ----> 단어 동시출현 기반 매릭스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CONCOR (군집, 허브노드 등)

Ⅳ. 분석 결과와 시사점

1. 시진핑 집권 1기

시진핑 집권 1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 관련 키워드 도출을 위해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62편의 정책 문서로부터 3,190개의 키워

드를 추출하였으며, 전처리 및 정제 과정을 거쳐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

음 <표 2>는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 결과에 다른 10대 키워드가 나타나 있다. 그중 TF-IDF 

기준 상위 50개 상위 키워드를 선별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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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진핑 집권 1기 과학기술 체제 빈도분석 및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TF-IDF 키워드
연결정도
 중심성

1 과학기술 2,809 과학기술 0.275 과학기술 0.289

2 기업 1,578 기업 0.161 기업 0.204

3 메커니즘 726 과학기술청 0.088 인재 0.123

4 기술 654 메커니즘 0.073 메커니즘 0.122

5 인재 631 기술 0.073 기술 0.110

6 산업 518 프로젝트 0.069 프로젝트 0.104

7 프로젝트 510 인재 0.066 산업 0.102

8 국가 476 과학기술_체제 0.066 국가 0.100

9 창업 453 산업 0.060 제도 0.099

10 기구 434 창업 0.053 창업 0.098

<표 2>에 정리된 빈도 분석에 따르면 10대 키워드로 나타난 단어는 ‘과학기술’, ‘기업’, ‘메

커니즘’, ‘기술’, ‘인재’, ‘산업’, ‘프로젝트’, ‘국가’, ‘창업’, ‘기구’였으며, 빈도의 상대적 중요

도를 나타내는 TF-IDF 분석에 의할 때 10대 키워드로 나타난 단어는 ‘과학기술’, ‘기업’, ‘과

학기술청’, ‘메커니즘’, ‘기술’, ‘프로젝트’, ‘인재’, ‘과학기술_체제’, ‘산업’, ‘창업’이었다. 키

워드의 네트워크 중심 위치 정도를 계량화한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의 10대 키워드로 ‘과학

기술’, ‘기업’, ‘인재’, ‘메커니즘’, ‘기술’, ‘프로젝트’, ‘산업’, ‘국가’, ‘제도’, ‘창업’이 나타났

다. TF-IDF 값을 통해 문서 집합 내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단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

결정도 중심성 값을 통해 해당 분야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분석 결

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세 가지 분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과학기술’, ‘기업’, ‘메커니즘’, ‘기

술’, ‘인재’, ‘산업’, ‘ 프로젝트’, ‘창업’으로 시진핑 집권 1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 담론은 과학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과 산업 구축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진타오 시

기 정부 주도의 일원화된 연구 체제를 해체하고 기업 주도의 과학기술 지식 생산 체제로 전

환한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정원, 2012). 기업 주도의 과학기술 체제 양상이 지

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F-IDF 분석에서 3위로 나타난 ‘과학기술청(科技厅)’은 빈도분석에서 15위, 중심성 분석

에서 20위로 나타났고,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체제에서 과학기술청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청은 주로 성급 지방정부의 부속 기관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및 혁신 발전을 담당한다.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기업 및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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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자주적인 혁신 능력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5)

위와 같이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시진핑 집권 1기 과학기

술 체제 담론은 과학기술, 기업, 인재 산업 등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슈 중심성을 가

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진핑 집권 1기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이윤 증대와 생

산력 강화와 함께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경쟁력 있고 효과적인 

과학기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시진핑 집권 1기 과학기술 체제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위에서 시진핑 집권 1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와 관련된 정책 담론 흐름을 “기업 주도의 과

학기술 개발”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추정의 타당성은 본 연구에

서 작성한 네트워크 지도를 통해서도 검증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 

‘기업’, ‘메커니즘’, ‘인재’, ‘산업’ 등의 키워드가 과학기술 체제 관련 네트워크의 중앙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은 CONCOR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50개 키워드

를 3개 유형으로 그룹화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NCOR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 개념에 따라 사전에 할당값을 제시하면 다른 키워드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

여 자동으로 군집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엘보우 방법과 루베인 기법을 모두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루베인 기법을 통해 키워드의 그룹

화를 진행하였다. 

5) https://lvlin.baidu.com/question/1394188180956169820.html(검색일: 2024.7.10.)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시진핑 시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體制)와 정책 담론 분석 연구 153

<표 3> 시진핑 집권 1기 과학기술 체제 담론의 유형화 결과

그룹 1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발전 전략(23)

소속 키워드
과학기술, 과학기술형, 첨단기술, 기업, 기술, 자금, 창업, 금융, 방식, 재정, 프로젝트, 과학기술_
성과, 전략, 기지, 자원, 과학기술_인원, 계획, 기구, 성과, 플랫폼, 농업, 생태, 지식재산권

그룹 2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경제 정책 연구(14)

소속 키워드
국가, 사회, 시장, 경제, 과학기술청, 교육청,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 인재, 정책, 평가, 제도, 
중점, 부문

그롭 3 과학기술 정책 및 산업 발전 체제 시스템(13)

소속 키워드
과학기술_체제, 메커니즘, 중심, 종합체, 지도그룹, 시정부, 기관, 과학기술국, 시스템, 정부, 판
공실, 산업, 책임

분석 결과, 총 3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첫 번째 군집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발전 전

략”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4개 단어(과학기술, 기업, 

기술, 창업)를 포함한 총 23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기술 체제와 관련하여 과학기

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 자원 및 재정 관리, 기업 창업 및 성과, 그리고 지식재산권 전략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은 시장의 요구

에 맞춘 연구개발 활동을 주도하고 정부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기

초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의 분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 시진핑 집권 1기 과학기술 체제 담론의 그룹화 네트워크 지도

두 번째 군집은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경제 정책 연구”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3개 단어(과학기술청, 인재, 제도)를 포함한 총 14개

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기술 체제와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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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 경제발전, 교육 인프라, 그리고 정책과 제도의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속적인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과 정부의 투

자가 주요 담론으로 부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군집은 “과학기술 정책 및 산업 발전 체제 시스템”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3개 단어(과학기술_체제, 메커니즘, 산업)를 포함한 총 13

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기술 체제와 관련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산업 발전을 목

표로 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체제 시스템의 구조

와 기능에 관한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1기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에 걸친 개혁을 통해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을 담당하는 정부 영역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

발과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영역으로 구분된 과학기술 체제가 확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진핑 집권 2기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 관련 키워드 도출을 위해 2018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40편의 정책 문서로부터 

2,413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전처리 및 정제 과정을 거쳐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 <표 4>는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 결과에 다른 10대 키워드가 나타나 있

다. 그중 TF-IDF 기준 상위 50개 상위 키워드를 선별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시진핑 집권 2기 과학기술 체제 빈도분석 및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TF-IDF 키워드
연결정도 
중심성

1 과학기술 1654 과학기술 0.251 과학기술 0.275

2 기업 794 기업 0.123 기업 0.162

3 과학기술_성과 610 프로젝트 0.108 메커니즘 0.145

4 프로젝트 528 과학기술_성과 0.095 과학기술_성과 0.136

5 기술 516 메커니즘 0.090 프로젝트 0.123

6 메커니즘 495 기술 0.088 기술 0.122

7 인재 481 국가 0.085 국가 0.114

8 국가 454 인재 0.079 인재 0.114

9 기관 328 산업 0.073 과학연구 0.100

10 과학연구 324 기관 0.071 기관 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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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빈도분석에 의할 때 10대 키워드로 나타난 단어는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_성과’, ‘프로젝트’, ‘기술’, ‘메커니즘’, ‘인재’, ‘국가’, ‘기관’, ‘과학연구’였

으며, 빈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TF-IDF 분석에 의할 때 10대 키워드로 나타난 단어

는 ‘과학기술’, ‘기업’, ‘프로젝트’, ‘과학기술_성과’, ‘메커니즘’, ‘기술’, ‘국가’, ‘인재’, ‘산

업’, ‘기관’이었다.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 위치 정도를 계량화한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의 

10대 키워드로 ‘과학기술’, ‘기업’, ‘메커니즘’, ‘과학기술_성과’, ‘프로젝트’, ‘기술’, ‘국가’, 

‘인재’, ‘과학연구’, ‘기관’이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각 분석 결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세 가지 분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_성

과’, ‘프로젝트’, ‘메커니즘’, ‘기술’, ‘인재’, ‘국가’, ‘기관’으로 8개의 단어가 동일하게 출현한 

것을 확인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는 ‘과학기술_성과’와 ‘기관’으로, 시진핑 집권 2기 

과학기술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관의 압박이 강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업 주도의 

과학기술 체제하에서 기업은 과학기술의 생산자임과 동시에 성과 이전 등의 방식으로 과학

기술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확산의 주체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과 시장이 

완벽한 독립체제를 구축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기업과 시

장의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시진핑 집권 2기 과학기

술 체제 담론은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 성과, 국가, 기관, 인재 등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슈 중심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과학기술 체제가 

일단락된 후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은 크게 성장하고 성과도 대폭 증가하였다. 기업의 성과

를 관리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들

을 동원하여 발전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을 유인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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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진핑 집권 2기 과학기술 체제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위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와 관련된 정책 담론 흐름을 “정부 유인하에 

기업의 연구 개발”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추정의 타당성은 본 

연구에서 작성한 네트워크 지도를 통해서도 검증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

기술’, ‘기업’, ‘과학기술_성과’, ‘메커니즘’, ‘기구’, ‘국가‘ 등의 키워드가 과학기술 체제 관

련 네트워크의 중앙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시진핑 집권 2기 과학기술 체제 담론의 유형화 결과

그룹 1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체제 및 자원 관리(21)

소속 키워드
과학기술, 과학기술_체제, 중점, 과학기술청, 전면, 기초, 국제, 영역, 직책, 임무, 인재, 지도_
그룹, 평가, 판공실, 자원, 과학, 국가, 시스템, 지진, 실험실, 시범구

그룹 2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 정책, 및 산업 발전(17)

소속 키워드
연구소, 정책, 기금, 연구기관, 성과, 과학기술_성과, 메커니즘, 고등교육기관, 과학기술국, 창
업, 제도, 기업, 중심, 기구, 기술, 과학기술형, 산업

그롭 3 과학연구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 운영(12)

소속 키워드
과학연구, 과학연구_인원, 주체, 프로젝트, 기관, 책임, 계획, 플랫폼, 방식, 팀, 과학연구_프로
젝트, 자치구

<표 5>는 CONCOR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50개 키워드를 3개 유형으로 그룹화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엘보우 방법과 루베인 기법을 모두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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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루베인 기법을 통해 키워드의 그룹화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총 3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첫 번째 군집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체제 및 

자원 관리”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3개 단어(과학기

술, 인재, 국가)를 포함한 총 21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기술 체제와 관련하여 국

가적･국제적 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한 체제 구조, 자원 및 인재 관리, 그리고 연구 시스템

의 구축과 운영 중심의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격화

되었다. 특히 첨단 및 신흥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그 핵심을 차지한 만큼, 시진핑 집권 2기 

주요 산업 기반 기술을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군집은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경제 정책 연구”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5개 단어(과학기술_성과, 메커니즘, 기업, 기술)를 

포함한 총 17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기관, 정책 및 제

도, 성과, 산업 발전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인공지능(AI) 대중화 교

육을 중심으로 한 ’과학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시진핑 집권 2기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

니라 중국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미중 패권 시대 중국 교육의 우선적 목표는 국

가공동체를 위한 인재 양성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김정수, 2021).

세 번째 군집은 “과학연구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 운영”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

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3개 단어(과학연구, 프로젝트, 기관)를 포함한 총 12개의 키워

드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기술 체제와 관련하여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계획, 실행, 책임 및 

실질적인 조직 운영 방식에 관한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초기부

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구성해 온 

중국은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 진보법’을 통해 국가가 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발전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젝트의 자원 할당 및 연구 개

발 기관 통합 등의 주요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하였다.6) 정부가 과학기술 체제를 강화하는 

당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중국 과학기술부. 2023. https://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fgzc/flfg/202201/t20 

220118_179043.html(검색일: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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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진핑 집권 2기 과학기술 체제 담론의 그룹화 네트워크 지도

3. 시진핑 집권 3기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 관련 키워드 도출을 위해 2023년 1월 1일

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6편의 정책 문서로부터 1,095

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전처리 및 정제 과정을 거쳐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진행

하였다. 시진핑 3기가 2년 차에 들어선 2024년 현재 시진핑 3기 전체의 정책 키워드와 담론

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3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담론

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 향후 보다 심도있는 후속 연구들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고자 한다. 다음 <표 6>는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 결과에 다른 10대 키워드가 나타나 

있다. 그중 TF-IDF 기준 상위 50개 상위 키워드를 선별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시진핑 집권 3기 과학기술 체제 빈도분석 및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TF-IDF 키워드
연결정도 
중심성

1 기업 333 기업 0.222 기업 0.225

2 과학기술 287 과학기술 0.216 과학기술 0.190

3 금융 129 기관 0.176 산업 0.113

4 산업 126 금융 0.115 과학기술_성과 0.089

5 기관 122 국가 0.110 메커니즘 0.082

6 과학기술_성과 119 고등교육기관 0.103 금융 0.081

7 고등교육기관 102 산업 0.096 과학기술국 0.081

8 중심 88 과학기술_성과 0.093 플랫폼 0.077

9 기술 82 연구기관 0.093 기관 0.074

10 국가 81 과학기술청 0.084 중심 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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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따르면 빈도분석에 의할 때 10대 키워드로 나타난 단어는 ‘기업’, ‘과학기술’, ‘금

융’, ‘산업’, ‘기관’, ‘과학기술_성과’, ‘고등교육기관’, ‘중심’, ‘기술’, ‘국가’였으며, 빈도의 상

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TF-IDF 분석에 의할 때 10대 키워드로 나타난 단어는 ‘기업’, ‘과학

기술’, ‘기관’, ‘금융’, ‘국가’, ‘고등교육기관’, ‘산업’, ‘과학기술_성과’, ‘연구기관’, ‘과학기술

청’이었다.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심 위치 정도를 계량화한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의 10대 키

워드로 ‘기업’, ‘과학기술’, ‘산업’, ‘과학기술_성과’, ‘메커니즘’, ‘금융’, ‘과학기술국’, ‘플랫

폼’, ‘기관’, ‘중심’이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각 분석 결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세 가지 분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기업’, ‘과학기술’, ‘금융’, ‘산업’, 

‘기관’, ‘과학기술_성과’로 6개의 단어가 동일하게 출현한 것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

은 시진핑 집권 3기에 들어서 ‘기업’이 모든 분석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으로, 과학기술 

체제 담론에 있어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과학

기술 체제 개혁 이래 연구개발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는 ‘금융’과 ‘고등교육기관’, ‘과학기술국’과 ‘플랫폼’이다. 시진핑 

집권 3기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금융산업과 고등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을 짐

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청이 성급 지방정부 기관이라면, 과학기술국(科技局)은 

시(市)급, 현(縣)급 지방정부의 부속 기관이다. 중점 연구소,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 센터 등 

주요 과학 기지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과학기술 관리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시진핑 집권 3기 과학기술 체제의 범위가 시(市)급, 현(縣)급 지방정부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를 분석하는 데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위와 같이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시진핑 집권 3기 과학기

술 체제 담론은 기업, 과학기술, 금융, 과학기술국 등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슈 중

심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

해 국가 경제의 모든 전후방 산업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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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진핑 집권 3기 과학기술 체제 네트워크 지도

위에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와 관련된 정책 담론 흐름을 “전면적인 과학

기술 개발”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추정의 타당성은 본 연구에서 

작성한 네트워크 지도를 통해서도 검증된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과학기

술’, ‘금융’, ‘고등교육기관’, ‘과학기술국’ 등의 키워드가 과학기술 체제 관련 네트워크의 중

앙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7>은 CONCOR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50개 키워드를 3개 유형으로 그

룹화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엘보우 방법과 루베인 기법을 모두 활용하여 CONCOR 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엘보우 방법을 통해 키워드의 그룹화를 진행하였다. 

<표 7> 시진핑 집권 3기 과학기술 체제 담론의 유형화 결과

그룹 1 과학정책과 지역 의료 위생 관리(14)

소속 키워드
정책, 과학위원회, 문서, 해당_도시, 중점, 기기, 현지, 의료_위생, 제도, 과학연구, 과학연구_경비, 
자가_점검_보고, 측면, 상황

그룹 2 과학기술 체제와 관리 메커니즘(10)
소속 키워드 과학기술청, 조치, 기구, 과학기술_체제, 자료, 시스템, 자금, 사항, 메커니즘, 고품격
그롭 3 과학기술 기반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8)
소속 키워드 책임, 공업, 기업, 산업, 플랫폼, 인재, 정보화, 과학기술
그룹 4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글로벌 중심(7)
소속 키워드 경제, 중심, 기관, 디지털, 단지, 금융, 글로벌
그룹 5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 성과(6)
소속 키워드 연구기관, 프로젝트, 고등교육기관, 과학기술_성과, 기술, 과학기술국
그룹 6 국가 감독 및 관리 체계(5)
소속 키워드 국가, 직책, 위원회, 감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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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총 6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첫 번째 군집은 “과학정책과 지역 의료 위생 관

리” 그룹으로 ‘정책’, ‘과학위원회’, ‘의료+위생’ 등 총 14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시진

핑 집권 3기 과학기술 체제와 관련하여 과학 연구와 의료 위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정립에 관한 담론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중국은 헬스

케어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의료빅데이터와 관련한 

산업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김정진, 2024). 의

료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가 시진핑 집권 3기 정부의 주요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군집은 “과학기술 체제와 관리 메커니즘”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2개 단어(과학기술청, 메커니즘)를 포함한 총 10개의 키워드로 이루

어져 있으며, 세 번째 군집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4개 단어(기업, 산업, 플랫폼, 과학기술)를 포함한 총 

8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효율적인 과학기술 체제와 과학연구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담론이 시진핑 집권 시기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군집은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글로벌 중심”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

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2개 단어(기관, 금융)를 포함한 총 7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

다. 중국 금융산업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중국 정

부는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제도 정비와 금융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

국 특색의 금융 발전 경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지만수, 2023; 최정석·최준완, 

2024). 그러나 2023년 3월 16일에 발표된 중국의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에는 금융정책 

수립 및 감독에 대해 공산당 및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금

융산업이 과학기술 체제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금융의 중심을 추

구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을 이용한 금융산업 통제가 심화되는 모순적인 양상이 나타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군집은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 성과”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3개 단어(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과학기술국)를 포함한 총 6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과 인재 양성 또한 시진핑 집권 시기 과

학기술 체제의 주요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군집은 “국가 감독 및 관리 체계” 그룹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

석에서 상위 키워드로 분석된 1개 단어(국가)를 포함한 총 5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2024년 2월 29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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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에 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7) 이에 대응하듯 중국은 2024년 5월부터 ‘개정 국

가기밀보호법(保守国家秘密法)’(이하‘개정법’)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동 법이 과학기술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202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반간첩법(反间谍法)

과 함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본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정부의 감시와 통제는 강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 시진핑 집권 3기 과학기술 체제 담론의 그룹화 네트워크 지도

4. 시사점

본 논문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정책 담론과 변화를 주목한 이유는 고도 성장기 이후 

질적 변화기에 접어든 중국이 어떤 발전 경로를 지향하고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이해하

기 위한 단초를 발견하고자 함이며, 한국이 지향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로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중국의 사례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1950년

대부터 사용해왔던 ‘과학기술체제’는 1990년대부터는 ‘국가혁신체제’로 명명되기도 한다

(Yu & Liu, 2016). 개혁개방 이후 현재 시진핑 정부까지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을 구축하고, 교육체제와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

제 사회적 발전을 추구하는 등 국가혁신 체제 구축이라는 체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결

과적으로 중국의 국가혁신 체제는 기업의 R&D 지출증대와 핵심 육성 산업영역에서 진전을 

이루면서 단순한 기술 추종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기술 추격자로서의 입지와 조건을 갖추었

다(이상빈, 2019).

7) The New York Times(2024.2.29.), “Biden Calls Chinese Electric Vehicles a Security Threat”, 

<https://www.nytimes.com/2024/02/29/us/politics/biden-chinese-electric-vehicles.html>(검색

일: 2024.7.10.).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시진핑 시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體制)와 정책 담론 분석 연구 163

우리나라 역시 주력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부분에서 경쟁국의 추격이 가속화

되어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탈바꿈하기 위한 혁신생태계의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

하고 있다(이주호･최창용, 2017).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혁신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는 부처별 칸막이식 사업 추진, 전달체계의 한계, 관료적 

통제 등의 요인이 존재한다(손동운･주수현, 2022).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분석이 한국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시사하는 바

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정책의 파편화, 분절화,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협

업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 역시 유사한 문제는 있으나, 중앙정부에 의한 선택과 

집중, 하향식 프로젝트 설계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통해 장기간 일관된 발전목표를 달성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장기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전

략적 시각을 바탕으로 부처 간 정책조정과 민관 협업에 기초한 유기적 연계성의 수준을 상

시 점검해야 한다.

둘째,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유연한 사고이다. ‘정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나, 핵심은 규모보다는 정부의 고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과 질적 경

쟁력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이 투자를 주저하는 고위험･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분야와 

기초연구 분야에 연구 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를 정

책고객으로 설정하여 각 주체들 간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고 정부지출을 효율화하는 정책체

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시진핑 1기부터 인재 양성을 주요 국가 목표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

끼지 않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 발전에 요구되는 창발성있는 인재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체

제 안정을 위한 정치적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인적 자원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중국

이 개척하지 못하는 영역을 발굴하고 혁신적 사고에 기초한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Ⅴ. 결론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과 정책 담론의 변화는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중국의 과학기

술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지속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 본 연구는 중국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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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성장을 이룬 시진핑 시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키

워드와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시진핑 집권 1기 과학기술 체제의 주요 키워드는 ‘과학기술’, ‘기업’, ‘메커니즘’, ‘기술’, 

‘인재’, ‘산업’, ‘프로젝트’, ‘창업’으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과 산업 구축 중심으로 이

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 정부는 기업의 생산력 강화와 함께 장기적인 국가 경

쟁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과학기술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ONCOR 분석 

결과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발전 전략”,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경제 정책 연

구”, “과학기술 정책 및 산업 발전 체제 시스템” 세 가지 주요 담론이 도출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에 걸친 개혁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영역과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을 담당하는 정부 영역으로 구분된 과학기술 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지

속적인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과 정부의 투자가 주목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시진핑 집권 2기 과학기술 체제의 주요 키워드는 ‘과학기술’, ‘기업’, ‘과학기술_성

과’, ‘프로젝트’, ‘메커니즘’, ‘기술’, ‘인재’, ‘국가’, ‘기관’으로 기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CONCOR 분석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체제 및 자원 관리”,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 정책, 및 산업 발전”, “과

학연구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 운영” 세 가지 주요 담론이 도출되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

응하여 주요 산업 기반 기술발전과 인재 양성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정부

가 과학기술 체제를 강화하는 당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시진핑 집권 3기 과학기술 체제의 주요 키워드는 ‘기업’, ‘과학기술’, ‘금융’, ‘산업’, 

‘기관’, ‘과학기술_성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경제의 모든 전후방 

산업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CONCOR 분석 결과 “과학정책과 지

역 의료 위생 관리”, “과학기술 체제와 관리 메커니즘”, “과학기술 기반 산업 발전과 인재 양

성”,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글로벌 중심”,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 성과”, “국가 감독 및 관리 

체계” 여섯 가지 주요 담론이 도출되었다. 의료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이 시진핑 집권 3기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감독 관리 체계가 정식적으로 

과학기술 체제에 추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학술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과학기술 

체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시진핑 시기 중국 과학기술 체제와 직접 관련된 주요 키워드와 

담론을 도출하여 시기별 중국 정부의 관심사를 확인하였다. 둘째, 방법론 차원에서 본 연구

는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한 2단계(2-stages) 분석기법을 수행하였다는 점

에서 향후 중국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논문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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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기술 체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정책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행

위자들의 구체적인 양상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구체적인 관계와 영향력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전체

적인 과학기술 체제 정책의 키워드와 담론을 분석함으로 정부의 관심사와 주력 분야를 확인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체제를 분석함에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 

전반에 걸친 중앙-지방 간 연계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등의 요소에 관한 분석은 제시하지 못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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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Xi Jinping Era’s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and 
Policy Discourses in China Using Text Analysis

Changyong Choi & Jihye Yo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during Xi Jinping’s tenur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discourses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Chin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study 

conducted text mining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olicy 

documents related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utilizing the "China Legal Retrieval 

System," a database of Chinese laws. The analysis revealed that keywords and discourse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enterprises and industrie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during Xi Jinping’s first term. The focus shifted in his second term to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enterprises and centralization of government power. The 

emphasis during his third term was on the protection of medical big data privacy, and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This study identified the trends and key 

policy keywords of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by examining the policy 

discourses o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uring Xi Jinping’s era,  derived major 

discourses, and confirmed the Chinese government’s concerns and future directions during 

different periods.

【Keywords: chinese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text mining, social network 

analysis, xi ji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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