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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제5차 UN 최저개발국 회의(LDC5)가 2023년 3월 5~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임.

 - 1981년 이후 10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 UN 최저개발국 회의는 최저개발국(LDC)의 빈곤퇴치 및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향과 협력 수단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고위급 개발회의임.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주기에서 2년 지연되어 개최되며, 국제기구와 협력국 외에도 민간부

문과 시민사회, 청년층 등 다양한 개발 주체가 참여할 예정임.

▶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기 발표된 ‘도하행동계획(DPoA)’의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팬데믹 이후 

LDC의 회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

기가 될 것임.

 - DPoA는 지난 이스탄불행동계획(IPoA, 2011~20년) 이행 성과 및 코로나19 이후 LDC가 직면한 위기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10년(2022~31년)간의 개발전략과 지원 방향을 담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임. 

 - 특히 SDGs 달성 기한인 2030년을 앞두고 전염병, 기후변화, 분쟁, 식량·에너지 위기 등 다차원적인 복

합위기하에서 LDC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 형성 및 

재원조달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LDC5를 계기로 그간의 최저개발국 지원 성과를 검토하고,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LDC5의 핵심 의제와 DPoA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와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바, 이를 기반으로 LDC5에서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방침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전략적 지원 방향을 수립

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온 LDC 협력을 타 지역으로 확대하고, 범위가 넓은 아프리카 및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소지역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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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제5차 UN 최저개발국 회의(LDC5)가 2023년 3월 5~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임.

- UN 최저개발국 회의는 최저개발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향과 협력 수단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고위급 개발회의로, 1981년 파리 총회를 시작

으로 10년마다 개최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주기에서 2년 지연되어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3월 기 발표된 ‘도하행동계

획(DPoA: Doha Programme of Action)’의 이행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도하선언을 채택할 계획임.

◦ LDC5는 원래 2021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2년 3월로 한 차례 연기되었

으며, 오미크론의 여파로 2022년에는 UN 총회에서 DPoA만 채택하고 본회의는 2023년 3월에 개최

■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LDC의 구조적 취약성과 만성적 비효율, 

개발재원 부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기준 저소득국 중 46개국이 LDC로 분류되며,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LDC에 거주하고 있음. LDC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반면 GDP는 1.3%,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는 1% 수준으로 글로

벌 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1981년 이후 LDC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10년 단위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

으로 지원해왔으나, 절대 빈곤의 지속, 부족한 기초 인프라, 낙후한 경제구조, 제도적·인적 역량의 한계 등 

구조적 취약성과 만성적 비효율로 인해 목표 달성에 많은 제약 요인이 나타남. 

- 특히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multiple crisis)하에 LDC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본고는 그간 국제사회의 최저개발국 지원 성과와 코로나19 이후 LDC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LDC5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최빈국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ODA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011년 채택된 이스탄불행동계획(IPoA: Istanbul Programme of Action)의 이행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10년간 LDC를 위한 지원계획이 될 ‘도하행동계획(DPoA: Doha Programme of Action)’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 DPoA와 LDC5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LDC 지원 방향성을 고려하여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정책 및 대외정책과 연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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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개발국 개요 및 국제사회의 지원 성과

가. 최저개발국 개요 및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

■ UN은 1971년 저소득국 중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국가를 최저개발국(LDC)으로 

지정하고,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를 촉구함.1)

- 저소득국 중 전반적으로 소득, 인적자원, 경제적 취약성 측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를 LDC

로 분류하며, 2022년 기준 46개국이 LDC에 해당함.2) 

- LDC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4%에 해당하나, 전 세계 GDP의 1.3%, 세계 교역규모의 1%, FDI의 1.4%만

을 차지해 경제적 참여 및 혜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3)

-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가 LDC에 집중되어 있으며, LDC 인구의 75% 이상이 빈곤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남.4)

◦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의 경우 2011년 LDC 인구의 40%를 기록하였다가 2018년에는 

5%p 하락한 35%로 나타났으나,5) 코로나19로 인해 LDC의 빈곤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6)

■ 국제사회는 1981년 이후 10년마다 정상급이 참석하는 최저개발국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LDC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의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LDC를 

지원해 왔음(표 1 참고).

- 1981년 파리 회의를 시작으로 1991년 제2차 파리 회의, 2001년 제3차 브뤼셀 회의, 2011년 제4차 이스탄

불 회의를 개최하고 각 개최지의 이름을 딴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과 지원 우선순위를 발표함.

◦ 2021년으로 예정되었던 제5차 도하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2023년 3월에 개최됨.

- 빈곤퇴치 및 사회개발, 생산역량 강화 및 무역 참여를 통한 경제성장, 환경보호 및 재해대응 등이 꾸준히 

우선순위로 제시되어 왔으며, MDGs가 채택된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LDC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이 주요 의제로 강조되어옴. 

- 2011년 제4차 이스탄불 회의에서 ‘LDC가 직면한 다차원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취약성 극복과 대응역량 강화가 2022년 도하행동계획(DPoA)에서도 강조되고 있음. 

1) 1971년 3월 개최된 7차 CDP(Committee for Development Planning)에서 당시 LDC 분류기준인 1인당 GDP, 성인 문해율, GDP 대비 

제조업 비중에 따라 LDC 대상국 25국을 선정하였으며, 당해 11월 개최된 26차 UN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LDC 대상국을 발표함. UNOHRLLS, 

About Least Developed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0).
2) 2020년 수정된 LDC 분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3) UNOHRLLS(2022), pp. 2-3.
4) UNOHRLLS, About Least Developed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0).
5) UNOHRLLS(2021), p. 3. 
6) UNCTAD(2021, p 40)는 2021년 기준 LDC에서 1.9달러 미만, 3.2달러 미만 및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가 각각 3,500만 

명, 4,200만 명, 2,800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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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저개발국(LDC)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계획

■ 국제사회는 최저개발국을 위한 행동계획이 MDGs나 SDGs와 같은 글로벌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과 

일관되게 이루어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음.7)

 - SDGs 내 LDC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목표는 SDG 1(빈곤퇴치), SDG 2(기아종식), SDG 3(보건), SDG 

4(교육), SDG 7(에너지), SDG 8(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SDG 9(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 SDG 10(불

평등), SDG 13(기후변화), SDG 14(해양생태계), SDG 17(글로벌 파트너십) 등 11개임.8)      

7) UN에서는 SDGs 도입 이후 2030 어젠다와 IPoA 간 일관성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 UNOHRLLS(2016) 참고.
8) LDC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1.a, 2.a, 3.c, 4.b, 4.c, 7.b, 8.1, 8.a, 9.2, 9.a, 9.c, 10.a, 10.b, 11.c, 13.b, 14.6, 

14.7, 14.a, 17.2, 17.5, 17.8, 17.11, 17.12, 17.18. UN,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3).

구분 기간 명칭 목표 및 우선순위

1차 1981~1990
최저개발국 신규이행계획 

(Substantial New Programme 
of Action for LDCs)

Ÿ [목표] LDC의 경제 개혁 및 영양·보건·주거·교육에서
의 최소 기준 충족, 도시 및 농촌의 빈곤층에 대한 
고용 기회 확대

2차 1991~2000

파리선언 및 행동계획
(Paris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for 
LDCs)

Ÿ [목표] 공동의 책임 및 강화된 파트너십 원칙을 바탕
으로 LDC의 사회경제적 현황 개선 및 경제성장과 발
전 지원

Ÿ [우선순위] 거시경제정책, 인적자원개발, 환경보호 및 
재해 대응역량 강화, 지역개발 및 식량생산, 생산부문 
다각화

3차 2001~2010
브뤼셀행동계획

(BPoA: Brussels Programme 
of Action)

Ÿ [목표] 극빈층 및 기아 인구 비중 감소,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성장 촉진

Ÿ [우선순위] 인간중심 정책 프레임워크, 바람직한 거
버넌스, 인적·제도적 역량개발, 생산역량 강화, 개
발을 위한 무역 강화, 환경보호, 재원조달 활성화

4차 2011~2020
이스탄불행동계획

(IPoA: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Ÿ [목표] 최저개발국의 경제성장, 빈곤퇴치 및 국제 
개발목표 달성

Ÿ [우선순위] 생산역량 개발, 농업, 식량안보 및 지
역 개발, 무역, 상품·원자재, 인간 및 사회 개발, 
다중 위기 및 새로운 도전과제 대응역량 강화, 개
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바람직한 거
버넌스

5차 2022~2031
도하행동계획

(DPoA: Doha Programme  
of Action)

Ÿ [목표] 미래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구축, 빈곤퇴치 
및 노동시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
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회복 달성

Ÿ [우선순위] 빈곤퇴치, 포용적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
원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다차원적 취
약성 극복 및 SDGs 달성, 번영의 동력으로서 구조적 
전환, 국제무역 참여 확대 및 지역통합 강화, 기후변
화 대응,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험정보 기반 미래 
위기 대응·회복탄력성 구축, 지속가능한 LDC 졸업을 
위한 국제연대, 글로벌 파트너십 및 혁신적 도구 강
화

자료: UNOHRLLS, Previous Programme of A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1); UNOHRLLS(2006); UN(2011); UN
OHRLLS(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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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과 [그림 2]는 SDGs의 목표 및 세부목표가 이스탄불행동계획(IPoA)과 연관성이 높음을 보여줌.

 - 2022년 발표된 도하행동계획(DPoA)은 이행 기간(2022~31년)이 SDGs 달성을 위한 마지막 10년과 겹치

기 때문에 SDGs 달성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1. SDGs와 IPoA 이행목표 연관성 그림 2. SDGs 세부목표 중 IPoA 행동계획 매칭률
(단위: %) (단위: %)

 주: 그래프 위 숫자는 SDGs와 관련 있는 IPoA 이행목표 개수임.
 자료: UNESCAP(2016), p. 6. 

  자료: 좌동.

나. 최저개발국 지원 현황 및 성과

■ 최저개발국(LDC)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지원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고).

- 브뤼셀행동계획(BPoA) 이행 기간(2000~10년) 국제사회는 LDC에 4,117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스탄불행

동계획(IPoA) 이행 시기인 2011~21년 기간의 지원 규모는 전 기간대비 44.2%가량 증가한 5,938억 달러를 

기록함.

◦ 다만 전체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LDC의 비중은 BPoA 기간 29.8%, IPoA 기간 28.8%를 기록해 이전 기

간대비 약 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LDC 지원규모의 55% 이상이 양자원조의 형태로 유입됨.

- 양자지원의 경우 2018년 360억 1,983만 달러로 지원규모가 가장 컸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8.5% 하락

하였으나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자지원 중 LDC의 비중은 BPoA 기간 23.3%, IPoA 기간 24.4%를 기록해, 이

전 기간대비 약 1%p 증가

◦ DAC 회원국의 LDC 지원규모는 2013년 331억 9,42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였으

나, 201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DAC 비회원국의 경우 2018년 LDC에 대한 지원규모가 7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2018년 LDC에 대

한 양자지원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2019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섬.

- 다자원조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6년과 2020년에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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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에는 LDC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구제가 이루어졌으며,9)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원규

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임.

 ◦ LDC에 대한 다자원조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체 다자지원 대비 LDC 비중은 

BPoA 기간 46.6%, IPoA 기간 39.1%를 기록해 이전 기간대비 7.5%p가 하락10) 

그림 3. 국제사회의 LDC ODA 지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ECD.Statistics, DAC2a(검색일: 2023. 2. 23).

■ 최저개발국(LDC)의 SDGs 이행 정도는 다른 소득국가 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발표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에 따르면, LDC의 SDG 인덱스 점수는 평균 54.4점으로, 

OECD 회원국의 77.2점, 하위 중소득국 61.8점, 상위 중소득국 71.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11)

◦ 최저개발국 SDG 인덱스 평균이 54.4점이라는 의미는 측정 가능한 SDGs의 약 54%를 달성했음을 의미함.

◦ 부탄과 네팔을 제외한 대부분의 LDC는 SDG 인덱스 순위 100위권 이하를 기록함.

- SDGs 목표별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SDG 12(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와 SDG 13(기후변화)을 제외한 대부

분의 지표에서 ‘위험’ 단계이거나 SDGs 달성에 크게 미달한 ‘심각’ 단계인 것으로 나타남.12)

9) OECD(2020), p. 2.
10) 2018년 이후 전체 개발도상국 지원 대비 LDC에 대한 다자지원은 42.0%를 기록함.
11) Sachs et al.(2022). 본고에서 활용한 LDC SDG 인덱스 점수는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값이며, Sachs et al.(2022)은 인구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LDC 중 투발루, 키리바시, 솔로몬군도, 동티모르, 코모로스, 기니비사우, 에리트레아 등 7개국은 데이터 부족 등의 

문제로 SDG 인덱스 점수가 부재함.
12) 개별 최저개발국의 SDGs 목표별 이행 현황은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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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개발국의 SDGs 이행 정도는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적자산지수(HAI)가 높을수록, 경제적·환경적 

취약성지수(EVI)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그림 4 참고).

 - 인적자산지수(HAI)는 SDG 3(보건), SDG 4(교육), SDG 5(성평등)와 관련된 지표로 구성된 지수이기 때문

에 HAI가 높을수록 SDGs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경제·환경 취약성(EVI)이 낮을수록 경제나 환경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따른 영향이 줄어들어 SDGs 

달성에 유리하나, 거버넌스가 취약하거나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 HAI가 낮은 국가(예: 중앙아프리카공

화국)의 경우 EVI가 낮음에도 SDGs 이행 성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최저개발국 SDGs 이행 현황

1인당 GNI 인적자산지수(HAI) 경제·환경 취약성(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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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Y축은 SDG 인덱스 점수이며, X축은 각각 1인당 GNI(단위: 달러), 인적자산지수, 경제·환경 취약성지수임.
자료: Sachs et al.(202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Database(검색일: 2023. 2. 22); UN DESA, LDC data: Time 

series estimates(LDC criteria) dataset(2002-2022)(검색일: 2023. 2. 23). 

■ 국제사회가 최저개발국(LDC)을 지정한 1971년 이후 현재까지 6개의 국가만 LDC 지위를 벗어났으며,13) 

IPoA 이행 기간(2011~20년) 중 LDC 지위를 졸업한 국가는 4개국임.

- 2011년 채택한 이스탄불행동계획(IPoA)은 2020년까지 48개 LDC(2011년 기준) 중 절반인 24개국을 LDC

에서 졸업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달성하지 못함.

- 2022년 기준 LDC로 분류되는 46개국 중 7개국은 졸업 예정, 4개국은 졸업 유예, 5개국은 졸업가능 여부 

심사 중이나, 나머지 30개국은 여전히 졸업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LDC 졸업을 앞두고 있는 국가는 앙골라(2024), 방글라데시(2026), 부탄(2023), 라오스(2026), 네팔(2026), 

상투메 프린시페(2024), 솔로몬군도(2024) 등 7개국임. 

13) LDC 지위 졸업 국가는 보츠와나(1994), 카보베르데(2007), 몰디브(2011), 사모아(2014), 적도기니(2017), 바누아투(2020)임. UN CDP(2021), 

The LDC category after the 2021 triennial re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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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바시와 투발루의 경우 UN CDP에서는 졸업을 권고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기후변화

에 대한 낮은 대응역량을 이유로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졸업 가능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차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함.14)

◦ 미얀마와 동티모르의 경우 LDC 졸업 조건을 달성하였으나, 미얀마의 국내정치 불안정, 동티모르의 경제

다각화 부족 및 석유 가격 불안정성에 따른 개발 성과의 낮은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CDP에서 두 국가의 

졸업을 유예하였음.15)

◦ 캄보디아, 코모로스, 지부티, 세네갈 및 잠비아는 처음으로 LDC 졸업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여, CDP가  

졸업가능 여부를 심사 중

◦ 10개의 LDC는 세 가지 졸업 기준 중 한 가지만을 만족하였으며, 20개 LDC는 졸업기준 중 하나도 충족

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LDC 졸업 달성 여부(2021년 기준)
(단위: 개)

                자료: UN CDP(2021), The LDC category after the 2021 triennial review(검색일: 2023. 2. 20).

3. 이스탄불행동계획(IPoA)의 이행 성과와 한계

■ 이스탄불행동계획(IPoA)은 2011년 제4차 최저개발국 회의(LDC4)에서 채택되었으며, 최저개발국의 경제성장, 

빈곤퇴치 및 국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8개 분야의 중점지원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함.

- IPoA의 8개 중점분야는 △생산역량 △농업, 식량안보 및 지역 개발 △무역 △상품·원자재 △인적자원 및 

사회 개발 △다중위기 대응 역량 강화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 조성 △거버넌스 강화임.

- IPoA의 우선지원 분야별 세부지원 분야와 분야별 목표 및 세부목표는 [표 2]와 같음.

14) UN CDP, Graduation process and the CD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4); UN CDP(2021), p. 21. 
15) UN CDP(202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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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IPoA 우선지원 분야별 세부지원 분야

구분 중점 분야 세부지원 분야 목표 및 세부목표

1 생산역량

Ÿ 인프라
Ÿ 에너지
Ÿ 과학·기술·혁신
Ÿ 민간부문 개발

Ÿ 고용 창출을 위한 1차 산업 부가가치 창출
Ÿ 농어,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 및 수출 역량 다각화
Ÿ 통신 서비스 접근성 제고, 2020년까지 인터넷 접

근성 100% 달성
Ÿ 1인당 1차 에너지 공급을 타 개도국 수준으로 확대
Ÿ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활용 전력 생산 비중 확대
Ÿ 2030년까지 에너지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에너지 생

산, 교역 및 분배역량 강화
Ÿ 철도, 도로, 해양 및 항공 네트워크 확대

2
농업, 식량안보 
및 지역개발

Ÿ 2020년까지 기아 종식 성과 달성 
Ÿ 농촌 인프라 투자 대규모 확대
Ÿ 안전한 식량 및 긴급 식량원조 접근성 확대

3 무역
Ÿ 2020년까지 전 세계 교역규모에서 최저개발국 비중 

2배 확대, 수출 기반 확대
Ÿ 도하라운드의 신속하고 성공적 타결 노력

4 상품·원자재 Ÿ 원자재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경제기반 확대

5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 개발

Ÿ 교육·훈련
Ÿ 무료 기초교육, 중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Ÿ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 문해율 및 산술능력 개선
Ÿ 성평등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Ÿ 인구 및 기초보건

Ÿ 2015년까지 영유아 및 모성 사망률 감소, 아동 
영양상태 개선을 통한 MDG 4(아동사망률 감소) 
및 MDG 5(모자보건 개선) 달성

Ÿ 2015년까지 생식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강화
(예: 국가 전략 및 정책에 가족계획, 성·생식 보건 
의료 서비스 반영)

Ÿ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방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병률 감소를 통한 MDG 6 달성

Ÿ 청년역량 강화

Ÿ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Ÿ 청년층 교육 및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
Ÿ 직업교육훈련, 봉사, 고용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청년층 

경제 참여 확대

Ÿ 주거
Ÿ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공급과 토지·주거 인프라 및 

기초 서비스 접근성 확대
Ÿ 슬럼 거주자 및 농촌빈곤층 생활 개선 

Ÿ 식수 및 위생
Ÿ 안전한 식수 및 기초위생 접근성 확대를 통해 안

전한 식수 및 기초위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구 
비중을 절반으로 감축

Ÿ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Ÿ 교육, 기초 서비스, 보건, 경제 참여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여아 및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

Ÿ 성·생식보건을 포함한 양질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을 누릴 권리 

Ÿ 여성 인권 및 성평등 촉진

Ÿ 사회보장 Ÿ 빈곤층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호체계 개선

6
다중위기 

대응역량 강화

Ÿ 경제적 위기 대응
Ÿ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

능성

Ÿ 경제적 위기 대응역량 구축
Ÿ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

역량 구축



제5차 UN 최저개발국 회의(LDC5)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11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3.3.6. 

가. 경제성장 및 빈곤

■ [경제성장] IPoA에서 설정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에는 미치지는 못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평균 5%가량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6. 연간 경제성장률 변화 그림 7. ‘7% 경제성장 목표’ 달성 현황
(단위: %) (단위: %)

  자료: UN(2021), p. 3. 자료: UNCTAD(20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2).

- IPoA 이후 7%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 수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1~19년 평균 11개국이며, 같은 

기간 1인당 GDP가 줄어든 국가는 평균 9개국임(그림 7 참고).

구분 중점 분야 세부지원 분야 목표 및 세부목표

Ÿ 재난위험 경감 Ÿ 재해위험 경감 등 자연재해 대응역량 구축

7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 조성

Ÿ 국내재원 동원
Ÿ 국내 저축 촉진, 세수 확대, 제도적 역량 강화 등

을 통한 국내재원 동원 강화
Ÿ 부패퇴치 및 투명성 강화

Ÿ ODA
Ÿ LDC에 대한 ODA 지원 목표치 달성
Ÿ LDC의 개발 우선순위, 국가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원조 일치

Ÿ 부채
Ÿ LDC의 개발수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 유지
Ÿ LDC 부채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Ÿ HIPC 외 LDC 대상 부채탕감 조치 제공

Ÿ FDI
Ÿ 생산기반 다각화 및 생산역량 강화를 통한 FDI 

유치 확대
Ÿ LDC 투자 지원 이니셔티브 강화

Ÿ 해외송금 Ÿ 해외송금 비용 절감 및 송금의 개발 파급효과 확대

8 거버넌스 강화

Ÿ 거버넌스, 법치주의, 인권,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
화, 의회 역할 강화 등 민주적 참여 개선

Ÿ 부패 퇴치,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조치 확대 
Ÿ LDC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도역량 강화 
Ÿ LDC의 국제 포럼 참여 확대 및 역할 강화 지원
Ÿ LDC 내 평화 구축, 안정성, 안전 및 지속가능하

고 포괄적인 발전 보장

자료: UN(2011); 권  율, 정지원, 정지선, 이주영(2012),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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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함. 2020년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전무하며, 41개국에서 1인당 GD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NI의 경우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로,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1인당 GNI 성장률은 

–1.2%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다소 개선된 –0.2%를 기록함.16)

■ [빈곤] 빈곤율은 2011년에 비해 5%p 정도 하락한 35%(2018년)를 기록함. LDC의 빈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빈곤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UN 등 국제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빈곤퇴치의 성과가 사라지거나 역전되었다고 예측하며, 코로나19

가 빈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LDC와 같은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빈곤인구가 약 2,000만 명 증가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LDC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에는 LDC의 대부분이 빈곤율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17)

그림 8. 빈곤율 변화 그림 9. 코로나19로 인한 빈곤율 변화
(단위: %) (단위: %)

  자료: UN(2021), p. 4. 자료: Development Initiative(2021), p. 7.

나. IPoA 우선지원 분야별 성과

1)�생산역량

■ IPoA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LDC가 생산역량 제고 및 산업 다각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및 민간부문 개발을 지원하였으나, 성과는 제한적임.

- LDC의 GDP 중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38.7%로 가장 높으며, 농림어업이 16%, 

제조업이 9.9%를 기록함.

 ◦ 서비스 및 농림어업 분야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이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음.

16) World Bank, GNI per capita growth(annual %) - Least developed countries: UN classification(검색일: 2023. 2. 23). 
17) Development Initiative(202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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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성장률은 2019년에 8.1%를 기록한 반면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까지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및 관광 분야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됨.18)

그림 10.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율 그림 11. 인터넷 사용자 비중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UN(2021), p. 5. 자료: ITU,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5).

■ [인프라] LDC의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 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인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 통신, 전기 등 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 제도 구축을 

지원함.

- [교통]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LDC의 전 세계 항공 이동(0.9%) 및 항구 이동(0.01%)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음.19)

- [통신] LDC의 인터넷 사용 비중 및 휴대전화 사용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IPoA 목표

를 달성하지는 못함.

◦ 2021년 LDC의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은 36%로, 2011년의 3.9%에서 약 30%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

으나,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인 66%의 절반 수준임(그림 11 참고).

◦ 휴대전화 사용 인구 비중은 2011년 42%에서 2017년에 약 7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캄보디아, 감비아, 

레소토, 말리, 네팔, 세네갈 및 동티모르의 경우 100% 이상을 기록함.20)

■ [에너지] LDC의 에너지 생산 및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이 주요 목표였으며, 2011~18년 기간 동안 LDC 내 전력사용량이 크게 개선됨(그림 

12 참고). 

18) UN(2021), pp. 4-5.
19) UNOHRLLS(2021), p. 12; UN(2021), p. 6; UNOHRLL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acts and Figures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4).
20) UNOHRLLS(2021),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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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2018년 기준 LDC 인구의 50% 이상이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 전력 사용 비중(90%)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5.6%에서 2017년에는 70.8%로 

하락하여21)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그림 12. LDC 내 전력 사용량 변화

(단위: %)

  자료: UN(2021), p. 6. 

■ [과학·기술·혁신] 다양한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17년 기간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0.6%로 선진국의 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2)�농업,�식량안보 및 지역개발

■ LDC 인구 중 절반가량이 농업에 종사해 농촌지역의 주요 소득원이 여전히 농업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22) 

■ 2019년 기준 51.5%의 인구가 식량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는 2014년에 비해 6%p 증가한 수치임.

- 영양실조 인구비중과 5세 미만 저체중 및 발육부진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심각하거나 중등도 식량안보 

불안인구 비중은 2019~21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왜곡,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식량안보 위기를 심화함.

21) Ibid., p. 17.
22) UN(2021), p. 7. 



제5차 UN 최저개발국 회의(LDC5)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15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3.3.6. 

그림 13. LDC 농업부문 종사 인구 표 3. LDC 식량 위기 현황
(단위: %) (단위: %)

구분 기간 수치

영양실조 인구비중
2004~06 27.9
2019~21 22.9

심각한 식량안보 
불안 인구 비중

2014~16 19.5
2019~21 22.9

중등도 식량안보 
불안 인구 비중

2014~16 49.7
2019~21 56.2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비중

2020 7.3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중

2012 38.9
2020 33.7

 자료: UN, LDC data: line grap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3). 자료: FAO et al.(2022), p. 136.

3)�무역 및 원자재

■ [무역 및 원자재] LDC의 국제무역 참여율은 1%가량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019년 기준 제조업은 

1%, 서비스업은 0.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IPoA 목표인 ‘LDC 

무역량 2배 확대’는 달성하지 못하였음.23)

- 2011년 대비 2018년 세계 수출액은 1조 4천억 달러(31.8%)가 증가하였으나, LDC의 수출액은 250억 달러

(11.6%) 증가한 2,410억 달러를 기록함.24)

- 제조업이나 서비스 무역에 참여하는 LDC는 일부로 한정되어 있으며, 원자재 수출에 집중하는 국가 비중이 높음. 

◦ 원자재 수출의 경우 외부 경제위기나 보건위기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출 상

품 다각화가 필요하나,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원자재 의존적 경제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림 14. LDC 무역량 규모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UN(2021), p. 8. 

23) UNOHRLLS(2021), pp. 36-37.
24) Ibid.,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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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간 개발 및 사회 개발

■ [교육] 2019년 기준 16.2%가량의 학생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아의 경우 17.9%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평균인 8.95%의 두 배에 달함.25) 

- 2018년 LDC의 문해율은 64.8%로 2011년의 57.6%에서는 7.2%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3억 5,000만 명

이 기초적인 읽기·쓰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26)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폐쇄조치에 따른 원격교육이 확대되었으나, 적절한 인프라 및 IT 역량이 구축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손실이 클 것으로 예측됨.

■ [보건] LDC의 GDP 대비 보건 분야 지출은 2011년 4.16%에서 2019년 3.85%로 줄어들었으나, 보건 

분야 지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27)

- 모성사망률은 2011년 10만 명당 502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0만 명당 415명으로 떨어짐. 

- 5세 미만 사망률은 2011년 천 명당 84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천 명당 61명으로 감소함.

◦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동티모르, 예멘 등 16개 LDC가 MDG 4를 달성28)

■ [청년] LDC의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취업 기회나 역량강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의 경제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임.

- 2011년 청년실업률(ILO 예측치 기준)은 9.3%였으며, 2020년에는 2.2%p 증가한 11.5%를 기록함.

■ [거주·식수·위생] 도시 내 슬럼 거주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기초 식수 및 위생 서비스 이용 인구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기준 도시 인구 중 슬럼 거주민 비중은 62%였으나, 2020년에는 57%로 떨어짐.

- 위생 서비스 이용 인구는 2010년 22%에서 2020년 26%까지 증가했으며, 기초 식수 서비스 이용 인구의 

경우에도 2010년 59%에서 2020년에 67%까지 8%p 증가함.

■ [사회보장 제도] LDC의 사회보장 제도는 IPoA 이행기간 동안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은행에서 측정하는 CPIA 사회보장 제도 점수는 2011년 2.9, 2020년 2.8로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큰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LDC의 재정부족 문제는 사회보장 제도를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및 세수 감소 등 재정 부족이 심화되어 사회보장 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29)

25) UN(2021), pp. 8-9.
26) UNOHRRLS(2020), p. 2.
2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3. 2. 25); UNOHRRLS(2021), p. 55.
28) UNOHRRLS(2021),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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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교육, 경제 참여, 의사결정 과정 내에서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는 미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여학생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미등록률은 각각 17.9%, 34.0%를 기록하여 2011년에 비해 4%p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 수치는 국제 평균에 비해 2배 높은 비율로 여전히 개선을 필요로 함.30)

- 국회의 여성 의석 비율이 2011년 21%에서 2020년 24%로 3%p 증가하였고, 남성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은 

2011년 74%, 2020년 75%로 거의 변동이 없으나 이는 세계 평균치인 67%, 68%보다는 높은 수준임. 

표 4. LDC 인간 개발 및 사회 개발 성과

자료: UNOHRRLS(2020); UNOHRRLS(202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3. 2. 25).

5)�다중위기 대응역량

■ 산업 다각화, 국내개발 전략 및 정책에 기후변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재해위험 경감방안 반영 등 외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여전히 위기대응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LDC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LDC가 국가 기후적응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기후·환경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금을 활용해 지원 중임.31)

◦ 최저개발국펀드(Least Development Countries Fund), 교토 프로토콜 적응기금(Adaptation Fund 

under Kyoto Protocol), GEF 및 GCF 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 이행 및 제도 마련을 지원32)

- 자연재해 위험 경감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경보 시스템과 같은 예방체계 및 재해정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바, IPoA 이행기인 2019년까지 15개의 LDC가 센다이 프레임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정보 수집을 완료

하였으며, 2020년까지 21개의 LDC가 센다이 프로그램의 세부목표(e)를 반영한 국가위험경감전략을 마련하

였음.33)

29) UN(2021), p. 21.
30) 2019년 기준 여자 초등학생 미등록률 국제평균치는 8.95%, 여자 중학생 미등록률은 15.34%임. UN(2021), p. 11.
31) UN(2021), p. 13; UNOHRLLS(2021), p. 2.
32) UN(2021), p. 13.

구분 2011 2020

교육
초등교육 미등록률 18.7% 16.2%

문해율 57.6% 64.8%(2018)

보건
모성사망률 10만 명당 502명 10만 명당 415명(2017)

5세 미만 사망률 천 명당 84명 천 명당 61명
15~49세 인구 HIV 발병률 1.7% 1.4%

청년 청년실업률 9.3% 11.5%
주거 도시 슬럼 거주 인구 62%(2010) 57%

식수위생
위생 서비스 이용 인구비중 22% 26%

기초 식수 서비스 이용 인구비중 59% 67%

성평등/
여성역량 강화

여자 초등학생 미등록률 20.7%(2011) 17.9%(2019)

여자 중학생 미등록률 38.4%(2011) 34.0%

국회의 여성 의석 비율 21% 24%

남성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 74% 75%

사회보호 제도 CPIA 사회보장 제도 점수 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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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의 내용을 70% 이상 반영하여 국가 재해위험 경감전략을 만들었다고 

보고한 LDC는 5개뿐임.34)

- 특히 SDGs 도입 이후 에볼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위기,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LDC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회복탄력성 및 대응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6)�재원조달

■ LDC로 유입되는 외부 재원의 대부분이 ODA와 같은 공적자금으로서 민간 재원의 비중은 높지 않으며, 

국내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 확대도 여의치 않아 IPoA 이행목표 및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ODA 지원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원으로 2020년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민간자금 유입의 대부분은 송금액이며, 낮은 생산역량이나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임.

◦ LDC로 유입된 해외송금액은 2017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35) 2020년의 송금

액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임.

- 코로나19 봉쇄조치에 따른 생산활동 제약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에 따라 세수가 줄어듦과 동시에 대외부채 문제에 직면함.

그림 15. LDC 외부 재원유입 비중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ECD(2022), p. 2.

33) Ibid., p. 14.
34) UNOHRLLS(2021), p. 2.
3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Personal remittances, received(current US$) - Least developed countries: UN 

classific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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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거버넌스

■ UN(2021)은 IPoA 기간 동안 LDC의 거버넌스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성과가 제한되었다고 평가함.

- 2018년 분쟁으로 인해 3,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는데, 2011년 기준 1,680만 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

한 수치임.36)

- 전자정부 및 통계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은 부진한 상황임.37)

◦ UN DESA에서 발표한 전자정부개발지수에 따르면 LDC의 전자정부 개발 정도는 2010년 0.23에서 2020

년 0.34로 증가해 개선이 있었으나, 세계 평균인 0.6에는 많이 미치지 못함.

◦ SDGs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해지면서 LDC의 통계역량 강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

였지만, LDC의 통계역량 관련 지표는 2011년 56.4에서 2019년 58.0으로 미미하게 개선되었으며, 세계 

평균인 6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도하행동계획(DPoA) 및 제5차 최저개발국 회의(LDC5)의 핵심 의제

가. 코로나19 이후 최저개발국의 취약성 증가와 도전과제

■ 최저개발국은 코로나19 이후 다차원적인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와 이동제한, 공급망 왜곡은 LDC 내 빈곤과 기아 확대, 기초보건 위기, 인적자원 

손실, 생산 및 무역 감소, 경제성장 저하, 부채위험 증가 등 다방면의 위기로 이어져 LDC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킴.

◦ LDC의 상당수가 지리적으로 고립 또는 취약한 위치에 있거나 원자재 의존적인 경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글로벌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장 불안정성이 높음.

-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에 따른 재해, 분쟁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과 경기침체도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

적 위기 상황이 LDC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됨.

◦ 전 세계 탄소배출량과 기후변화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친 LDC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

장 크게 입는 지역 중 하나임.38)

36) UN(2021), p. 16.
37) Ibid., p. 17.
38) UNCTAD(2022), p.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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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LDC 도입 이후 성장 불안정성 그림 17. 코로나19 이후 성장저해 요소
(단위: %) (단위: %)

3%

11%

15%

선진국

기타개도국

LDC

자료: UNCTAD(2022), p. 18. 자료: UNCTAD(2022), p. 18 참고하여 저자 작성.

■ LDC의 풍부한 청년 인구를 활용하지 못하는 동시에 노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 2020~30년까지 3억 4,3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 LDC 인구는 18억 명으로 

추산됨.39)

◦ UN(2021)은 LDC의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하지만, 향후 20년간 인구성장률이 줄어들어 

2020년 노령인구 5,900만 명에서 2050년 1억 7,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LDC의 청년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UN(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LDC 내 청년들의 취업기회 

박탈 및 실업률 증가가 불균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함.

■ 복합위기 대응 및 구조적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 위기 대응역량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 역량 강화, 

개발재원 다각화가 시급하며, 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부역량과 국제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

- 코로나19 등의 보건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잦아지면서 위기 대응역량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 회복력 강화가 시급함.

-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확대, 재택 근무, 전자정부 활용 등 디지털 인프라 및 활용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으

며, 생산 활동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IT 역량 

강화가 중요함.

- 많은 LDC가 정부 지출 확대와 세수 부족 등 재정문제 심화, ODA 및 해외투자 감소 등 코로나19 이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외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다각화 및 국제사회

의 지원이 필요함.

39) UN(202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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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하행동계획(DPoA)의 주요 내용

■ 도하행동계획(DPoA)은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최저개발국 회의 1부(LDC5 Part 1)에서 채택되고 같은 

해 4월 1일 UN 총회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개최될 LDC5 본회의(Part 2)에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게 될 예정임.

- DPoA는 2022~31년의 10년간 국제사회의 최저개발국 지원의 핵심 의제가 될 6대 우선순위 선정 배경과 

세부 영역별 목표 및 행동 약속을 제시하고 있음(표 5 참고).

- 6대 우선순위는 직전 이스탄불행동계획(IPoA)과 유사하나, 코로나19 이후 최저개발국이 직면한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다차원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의 혜택을 공유하고 코

로나19의 피해와 미래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및 개발재원 확충을 중요

하게 제시함.

표 5. 도하행동계획(DPoA)의 핵심 의제 및 핵심 행동역영의 주요 내용

번호 핵심 의제(Key Priority) 핵심 행동영역(Key Action Areas)

1

빈곤퇴치, 포용적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Investing in people in LDCs: eradicating 
poverty and building capacity to leave no 
one behind)

Ÿ 보편적 사회보호 시스템
Ÿ 보편적·양질의 교육, 기술 및 평생학습
Ÿ 성평등 및 여성·청년의 역량 강화
Ÿ 인구·보건, 식수 및 위생
Ÿ 효과적인 거버넌스
Ÿ 평화 구축

2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다차원적 취약성 극복 및 
SDGs 달성
(Leveraging the power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fight against 
multidimensional vulnerabilities and to 
achieve the SDGs)

Ÿ 현대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
Ÿ 과학·기술·혁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회복 

및 당면 과제 극복
Ÿ 민간부문 참여, 디지털화, 브로드밴드 

연결성 개선

3
번영의 동력으로서 구조적 전환
(Structural transformation as a driver of 
prosperity)

Ÿ 생산역량 강화 
Ÿ 인프라 개발: 교통, 에너지
Ÿ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편입, 무역 강화
Ÿ 민간부문 개발 지원

4
국제무역 참여 확대 및 지역통합 강화
(Enhancing international trade of LDCs and 
regional integration)

Ÿ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TRIPS, 무역원활화 
협정, 개도국 특별대우 등의 무역규범

Ÿ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포함한 기술협력 
및 역량 강화

Ÿ 지역통합

5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험정보 기반 
미래 위기 대응·회복탄력성 구축
(Addressing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degradation, recover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building resilience against 
future shocks for riskinformed sustainable 
development)

Ÿ 지속가능·포용적인 코로나19 피해 회복
Ÿ 기후적응
Ÿ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Ÿ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및 기술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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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DC5 본회의 핵심 의제 및 과제

■ 2023년 3월 5~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LDC5 본회의는 도하행동계획(DPoA)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저개발국(LDC)의 SDGs 이행을 가속하기 위한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LDC5는 ‘잠재력에서 번영으로(from Potential to Prosperity)’라는 대주제하에 DPoA의 6대 우선순

위를 포함하여 8개 의제에 대한 주제별 라운드테이블(Thematic Roundtable)이 열릴 예정임.

- 코로나19에서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향후 충격에 대한 회복력 구축, LDC 졸업 및 졸업지위 유지 지원 등 

2개 주제가 독립 세션으로 진행됨.

■ DPoA 채택 후 1년이 지나 다소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LDC의 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향후 10년은 2030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기간으로, LDC의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SDGs 이행 가속

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임.

- 이번 회의에서는 LDC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어 온 민간부문뿐 아니라 의회, 시민사회, 청년층 등 

참여자의 다각화를 추구하며, 이들을 위한 특별 세션(Focused Tracks)도 계획하고 있음.

1)�포용적 인간·사회 개발

■ LDC의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취약계층은 필수 보건 서비스 제한, 영양상태 악화, 교육기회 박탈 등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야 함.

- 코로나19뿐 아니라 기후변화 및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빈곤과 영양실조가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 비축제도(food stockholding system)를 수립하는 한편 관개·저장·수송 

등 농업 인프라 및 비료·개량종자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지원도 필요함.

- 교육, 보건, 식수 및 위생 등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 

책무성과 투명성 개선 및 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함.

번호 핵심 의제(Key Priority) 핵심 행동영역(Key Action Areas)

6

지속가능한 LDC 졸업을 위한 국제연대, 글로벌 
파트너십 및 혁신적 도구 강화
(Mobilizing international solidarity, 
reinvigorated global partnerships and 
innovative tools: a march towards sustainable 
graduation)

Ÿ 국내재원 확보 및 부정자금 흐름 대응 지원
Ÿ LDC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 외부재원
Ÿ 채무 재설계 및 부채탕감 이니셔티브
Ÿ 해외직접투자, 송금
Ÿ 지속가능한 LDC 졸업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조치 확대

자료: UNOHRLLS(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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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고용기회 확대가 필요함.

- 기초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여전히 낮은 수준인 중·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LDC 발전에 중요함.

- UN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의 대학원 교육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대학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2)�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화

■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 경제성장의 동력인 동시에 기후변화 등 

재해에 대응하고 SDGs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LDC의 인터넷 접근 및 활용 

인구 확대, 고급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자 함.

- 기술격차로 인해 LDC가 더 뒤처지지 않도록 4차 산업 기술의 보급과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증가 및 민간부문 개발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 인터넷 활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력 및 인터넷 접근성 개선뿐 아니라 인터넷과 그 혜택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활용기술 보급, 현지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확산도 중요함.

■ 특히 모든 정책 결정에 디지털 기술을 주류화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ICT 관련 부처뿐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3)�구조적 전환 및 국제무역 참여

■ LDC의 구조적 취약성은 만성적 비효율을 초래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나, 국제사회의 

문제인식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느린 부분으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과거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생산역량 강화 및 양질의 고용기회 창출, 산업·수출 다각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 청년층, 취약계층의 통합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함.

- DPoA는 2031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기회 창출, 노동생산성 50% 증가, 제조업의 고용 및 GDP 

비율 2배 증가, 무역을 위한 원조 2배 확대 등의 목표를 설정함.

- 국제사회는 교통, 에너지 등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자문, 무역을 위한 원조 등 기존에 

추진해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개발주체간에 정책일관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

4)�기후변화 대응

■ 개발의 주요 분야에 기후변화 적응, 자연재해 위험 경감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주류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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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C가 모든 개발정책 및 전략에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DPoA의 목표로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기술 흡수역량 강화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LDC가 기후금융에 접근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LDC 전문가그룹(LDC Expert 

Group)이나 UN4NAPs(UN-wide National Adaptation Plan)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기후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 확대도 긴요함.

■ 기후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대한 대응력, 코로나19 및 향후 유사 위기에 대비한 회복력 강화도 

중요하게 논의될 예정임.

- 코로나19,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 LDC가 직면한 다중적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완화·회복 조치 구축, 코로나19 회복 및 경기부양 패키지 등이 제안되고 있음.

5)�개발재원 및 글로벌 파트너십

■ LDC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 공적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증가하는 반면 외부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ODA가 여전히 중요하며, 특히 혼합금융 등 혁신적 재원의 확대가 필요함.

- LDC가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135억 달러가 필요하나 3,301억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어,40) SDGs 및 DPoA 이행을 위해 국내외 재원 조달 확대가 시급함.

- DPoA는 LDC 세수를 GDP의 최소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GNI의 0.2%, ODA의 절반 

이상을 LDC에 지원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 LDC의 부채부담 증가 및 부채구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LDC�졸업

■ LDC 졸업 준비와 SDGs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 형성 및 추가적인 지원과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LDC 졸업은 그동안 최저개발국을 위한 행동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LDC의 절반이 졸업 요건

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 DPoA는 지역별로, 또는 내륙국이나 도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LDC의 취약성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 

- iGRAD(Sustainable Graduation Support Facility)를 통해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

하는 등 LDC가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환조치 및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40) UNCTAD(2021),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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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을 준비하거나 졸업한 국가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메커니즘의 활용, 위기에 직

면할 경우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졸업 준비과정 및 졸업 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이 제안됨.

5. 정책적 시사점

■ 이번 제5차 최저개발국 회의(LDC5)는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10년간 

최저개발국(LDC)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혁신 주류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지난 30년간 LDC를 위한 행동계획을 비교해보면 주요 의제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LDC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방증함.

- 코로나19, 기후변화, 분쟁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상황하에서 LDC의 구조적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원을 넘어서는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도하행동계획(DPoA)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LDC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회개발과 생산역량 강화 등의 모든 개발 과정에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주류화하여 취약성을 개선하고 

위기대응 역량 및 회복력을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LDC가 직면한 다차원적 복합위기, 인구구조 변화, 부채 확대 및 경기침체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같은 위기대응력 강화,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무역 및 생산 역량 강화, 부족한 개발재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다각화가 요구됨.

- [디지털화] 경제 활동과 사회 서비스, 위기 대응 등 LDC의 개발 과정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함.

- [위기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위기대응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 회복력 구축이 중요해짐.

- [무역 및 생산역량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무역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가 중요함.

◦ 변화된 무역시장 참여를 위한 수출상품 다양화 및 보다 진일보한 서비스 시장 참여, 이를 확대하기 

위한 생산역량 강화가 시급

- [부채 해결 및 재원 다각화] 부채문제 및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조달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세수 부족 및 ODA나 FDI 유입 감소 등 내외부 조달 재원

이 어려워지면서 재정부족 문제가 심화되는바, 이를 타개할 방안 마련 및 국제사회의 협력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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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C5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그간의 최저개발국(LDC) 지원 성과를 검토하고,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LDC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도하행동계획(DPoA) 및 LDC5의 핵심 의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바, 이를 기반으

로 LDC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2017년 「취약국 지원전략」, 2019년 「인도적지원-개발-평화(HDP) 연계 이행전략」을 통해 

LDC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2월에는 아프리카 LDC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됨.

◦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복합적 글로벌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인도적 지원·기

후·식량·보건·디지털 분야 중심 국제적 연대 강화 및 글로벌 이슈 선도’가 필요함을 강조함.41)

- 특히 이번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방침 및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LDC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LDC5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범위가 넓은 아프리카나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권역별 소지역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최저개발국(LDC) 지원은 소수의 중점협력국에 집중되어 왔으나, 협력대상국의 지역 및 개발 

여건에 따라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6개 LDC 중 10개국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 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균형 있게 지원해 왔으나 그 외 지역은 국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미흡함.

표 6. 최저개발국의 지역별 구분 및 중점협력국 현황

지역 소지역 중점협력국 비중점협력국 국가 수

아시아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1) 3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부탄 4

중동 - 아프가니스탄, 예멘 2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코모로스, 지부티, 에리트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2)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잠비아

15

서아프리카 세네갈
베냉,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시에라리온, 토고

12

중앙아프리카 -
앙골라,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1) 상투메 프린시페

5

남아프리카 - 레소토 1

미주 - 아이티 1

오세아니아 - 키리바시, 솔로몬군도,1) 투발루 3

국가 수 10 36 46

  주: 1) 동티모르,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솔로몬군도 4개국은 1기 중점협력국이었으나 2기부터 제외됨.
2) 모잠비크는 1, 2기 중점협력국이었으나 3기에 제외됨.

  자료: 저자 작성.

41) 관계부처 합동(202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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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아시아 지역 LDC 9개국 중 5개국이 중점협력국이며, 인구가 적은 부탄을 제외하면 2015년 이후 

매년 각국에 평균 1,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음.

◦ LDC 졸업을 앞두고 있는 3개 중점협력국(방글라데시, 라오스, 네팔)을 대상으로 순조로운 체제 전환 지

원을 국별 협력전략에 반영할 필요

- [아프리카] LDC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소지역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LDC 지원

방안 수립을 고려할 수 있음.  

◦ 아프리카 LDC는 동·서·중앙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은 동아프리카에 집중됨.

◦ 동·서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거점국을 지정하고 소지역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3년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은 사업의 발굴·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다 다양하고 전략적인 지원수

단 활용이 중요함.

- [오세아니아] 2023년 개최를 추진 중인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고려하여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원방

안 수립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화 등 최근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분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LDC가 

당면한 현안 대응을 위해 다자와 양자를 활용한 포괄적인 LDC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후위기 대응 선도,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등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정책과 연계하여 LDC 지원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음. 

◦ LDC의 기후위기 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양·다자 채널을 통해 국제협력 주도

◦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2022. 1)」을 바탕으로 LDC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

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주류화 지원 추진

-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양극화 해소와 기후변화 및 분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확대하여 인도주

의적 가치 실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이고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의제 또는 접근이 어려운 분쟁취약국은 다자협력 채널을 활용하고, 양자

지원에 비교우위가 있는 영역은 소지역 전략을 수립하여 포괄적인 LDC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국가나 태평양도서국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거점국을 선정하여 소지역 내 다국가 사업, 삼각협

력 및 거점국과의 공동사업 추진도 고려 가능

■ LDC5를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개발협력 주체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번 LDC5에서 뜻이 맞는 공여국들과 LDC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사업 추진을 협의하는 등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UN 및 다자개발은행과 효과적 지원 수단 및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LDC5는 LD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 시민사회, 청년층 등 다양한 협력주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바, LDC5의 핵심 의제와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민간부문·시민사회의 관심과 폭넓은 참여를 장려하여 

LDC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개발협력 저변 확대 및 동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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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최저개발국(LDC) 분류 기준

■ 1971년 UN이 최저개발국(LDC) 기준을 설정한 이후 분류 기준에 변화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소득, 인적자원, 

경제적 취약성 측면에서 저소득국 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를 LDC로 분류하고 있음.

- 2020년 UN CDP(Committee for Development Planning)는 2030 어젠다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LDC 분류 기준을 수정하여 발표함.

◦ ‘인적자산지수’에 기아 인구 비중 대신 데이터 확보 가능성 및 개발 저해요소로서의 기아 상황을 잘 나타

낼 수 있는 지표인 ‘5세 미만 아동 발육부진 비율’ 추가42)

◦ 교육 분야에서의 성불평등이 대부분 LDC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

해 중등교육 취학률의 성불평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포함43)

- 기존 ‘경제적 취약성’ 기준이 경제 및 환경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취약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경제 및 환경적 취약성으로 변경하였음. 

◦ 경제적·환경적 취약성을 더욱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지표에서 인구규모를 제외하고 내륙고립도

(remoteness and landlockedness)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건조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구 비중 역시 기

후변화의 피해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 포함

LDC 분류 기준(2021년)

42) UN CDP(2020a), p. 3.
43) UN CDP(2020b), p. 2.

소득
인적자산지수

(Human Asset Index) 

경제 및 환경적 취약성 지수
(Economic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dex)

Ÿ 1인당 GNI: 1,018달러 미만

Ÿ HAI 60점 이하
<보건>

ü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ü 5세 미만 아동 발육부진 비율
ü 모성 사망률

<교육>
ü 중등교육 취학률
ü 성인 문해율
ü 중등교육 취학률 성평등 지수

Ÿ EVI 36점 이상
<경제>

ü GDP 대비 농림어업 비중
ü 내륙고립도(remoteness and 

landlockedness)
ü 상품 수출 집중도
ü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불안정성

<환경>
ü 저지대 해안지역 거주 인구 비중
ü 건조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ü 재해 피해자 수
ü 농산물 생산 불안정성

주: 진하게 표시된 경우는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표임.
자료: UN DESA, Creation of the LDC category and timeline of changes to LDC membership and criteri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3. 2. 20); UNCTAD(2022), pp. xi-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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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LDC SDGs 이행 현황

주: 화살표는 SDGs 이행 추이를 나타내며, ↑는 순조롭게 추진, ↗는 완만한 개선, →는 정체, ↓ 악화를 의미함.  
자료: Sachs et al.(202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Database(검색일: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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