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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혁신클러스터 이론에서는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암묵적 지식과 노하우 접근이 수월할수록 클러스터의 성장이 촉진된다. 산학협력이란 산

학연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네트워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정부 정책의 흐름은 산학연협력 생태계가 자

발적으로 조성되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원 전담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도에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의 연구 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마을 지원사업’을 

첫 시행하였다. 이러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생태계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반영한 산학협력기술개발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특화발굴 전략이 잘 반영된 연구마을의 경우, 유사 기술분야 기업들의 집적화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한 충청권의 연구마을 특화분야 발굴사례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 연계 전략을 조사․
정리하여 향후 연구마을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전략에 기반한 산학협력을 추구하는 기관에 발굴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클러스터정책이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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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의 가속화,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한 21C는 기업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동시다발적인 경쟁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을 결정

하는 글로벌 경쟁단위로 지역의 중요성(Glocalization)이 부각

되었다(조은설, 2014). 최근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더 급변하는 환경은 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혁신클러스터는 기업의 역량을 확보하

기 위해 내․외부협력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돕는

다(이원일, 2012). 즉, 혁신클러스터 이론에서는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암묵적 지식과 노하우 접근이 수월할수록 클러스

터의 성장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원일․최종인, 2014).
이러한, 혁신클러스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 정부 

정책의 흐름은 산학연협력 생태계가 자발적으로 조성되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원 전담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

이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도에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의 연구 기능을 집적화하여 산

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마을 지

원사업’을 첫 시행하였다(중소기업청, 2013). 이러한 연구마을

사업의 생태계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반영한 산학협력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연구

마을 특화분야 발굴사례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 연계 전략 조

사․정리하고 정부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마을 지원사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에 기업 연구소를 

설립 또는 이전함으로써 산과 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점, 대학의 특성화와 연계되어 특화분

야의 연구소들이 집적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추진되

어온 기존의 산학협력사업들(첫걸음, 도약, 기업부설연구소신

규설치과제)과 <그림 1>과 같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중소기업청 2016년 R&D사업안내를 참고로 연구자가 분류

<그림 1> 중기청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내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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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지원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업계와 학계, 연구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표 1>과 같이 해마다 투입예

산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된 연구마을 지원사업은 지식

재산권 확보 등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점차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사)한국산학연협

회, 2015).

<표 1> 중소기업청 지원 연구마을 사업 투입예산 추이
(단위:억원, %)

년도
예산

2013 2014 2015 2016

예산(억원) 100 120 146 177

전년대비
증가율(%)

- 20..0 21.6 21.2

※ 자료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정리함.

운영방식으로는, 인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

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건물에 입주공

간을 20면 이상과 연구편의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만이 참여

가 가능하다. 2016년 현재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들 연구마을은 연구마을 당 10-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입주

기관과의 공동 R&D 및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다. 
각 기관 연구마을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연구마을에 기

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기

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사)한국산학연협회, 2015). 특히 기업은 연구마을 입주를 통

해 정부로부터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뿐만 

아니라, 연구소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책정과 연구기자재 구

입이 가능하다(중소기업청, 2016).
연구마을 참여기관으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주안점은 운영계획 타당성, 특화발

굴 전략, 입주기업 우대방안 등이다(중소기업청, 2016). 특히 

특화발굴 전략이 잘 반영된 연구마을의 경우, 기술분야가 유

사한 기업들의 집적화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연

구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클러스터는 유

사하거나, 상호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관련 조직

들이 지리적으로 특정 장소에 집중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

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조은설,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연구마을 생태계가 잘 조성되

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를 파악하고 지리적 근접지에 있는 

대학 특성화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기청의 해당 사업 공고시 특화전략에 대한 평가

는 주요 평가요인으로 반영되나, 특화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존 특화와 

관련된 문헌에서도 대학과의 연계 전략에 관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클러스터와 산학협력의 관점을 통해 설계

된 연구마을 사업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전략에 기반한 산학협력을 추구하

는 기관에 체계적인 특화 발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충청권 연구마을참여기관의 특화발굴 사례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 연계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2.1 혁신클러스터와 대학의 산학협력

클러스터란 군집의 개념으로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

다. 기영석(2004)에 따르면 독립기업 또는 주력기업을 중심으

로 제품(또는 서비스) 생산업체, 부품공급업체, 지원서비스 제

공업체, 협회,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이 서로 물자, 인력, 정보 

또는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입지 해 있는 것을 산업 클

러스터(Industrial Cluster)라고 한다. 
국토연구원(2001)에 따르면 이러한 산업클러스터를 포함한 

금융환경, 제도적 환경, 지식하부구조, 생산구조, 수요구조 등을 
바탕으로 대학, 공공연구기관, 부설 연구소 및 정부 등 다양

한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도입․활용․교류․확산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혁신이 가능케 하는 집합적 시스템을 지역혁신체제라고 한다.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는 바로 이러한 지역혁신체제

에서 혁신활동이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혁신클러스터 이론에서는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암묵적 지식과 노하우 접근이 수월할수록 클러스터의 

성장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원일․최종인, 2014).
산학협력이란 산학연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네트워

크 정책이다. 즉, 혁신네트워크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산학연 협력의 목적은 공동연구, 기술개발, 교육․훈련, 
생산지원, 기술지원,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으로 구분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산학협력은 연구개발, 공동실험실 운영, 스핀

오프, 라이센싱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네트워킹이 필요하다(OECD, 2001, 이원영, 
2008, 이원일․최종인, 2014).

2.2 클러스터에서 대학의 역할 사례

미국내 대학들이 클러스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리서치트라이앵글, 보스톤 등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이노베이션과 

기업가정신의 특별한 요람이며, 이는 스탠포드대학으로 기인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리콘 밸리는 대학연구자, 컨설턴트, 창업, 투자가, 숙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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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결합된 집약되고, 유연한 네트

워크라고 할 수 있다(최종인, 2006; 2013).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학과 샌디에고대학은 샌디에고바이오

클러스터에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창고가 

세계 바이오산업 메카로 변화하여 5,500개 벤처기업창출 및 2
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대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분야 창업을 시작으로 현대 대형 유통업체들이 창

고이자 바이오테크의 메카로 변신한 것이다(정선양, 2011).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RTP)에서는 듀크대학, 노스캐롤라이

나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등 주요 대학이 혁신클

러스터에 있어서 주요한 지식, 역량, 기술 공급, 창업지원의 

메카로 작용한다. 
특히 대학내 공간에 기업들을 입주시켜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시장역량을 조합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스

캐롤라이나주립대의 센터니얼 캠퍼스에는 수십 개의 기업들

이 입주하여 공동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구마

을 사업과 유사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최종인, 2010; 
2013). 

2.3 클러스터 관련 정책 동향

2.3.1 국내 정책 동향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

로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며,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산업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각국에서 시행되는 

클러스터 정책의 성공여부와 지속적인 추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혁신체계 구

축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여전

히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역산업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

이하였고, 다시 1998년~2001년을 지역산업정책의 태동기와 

2002년부터 현재까지를 부흥기로 구분하고 있다. 90년대 후반, 
정부는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산업정책과 동시에 지역 간 발

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산업 지원사

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사례로 과학기술부의 

RRC(1995년), 산업자원부의 TIC(1995년), TP(1999년), 지역특

화센터(1999년),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소프트타운,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등이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

한 주요 원칙으로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을 제시하였다(강혜정, 2012). 
이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 정책의 변화를 단계별로 보면, 

<표 2>와 같이 1단계(‘05년~’09년) 한국형 클러스터 기반 구

축→2단계(‘10년~’12년) 자립형 클러스터 성장기반 확립→3단
계(‘12년~’17년) 세계 초일류 클러스터 육성으로 단계별 목표 

및 전략 수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산업단지 중심의 클러스터 정책의 변화

구분 1단계(05~09) 2단계(10~12) 3단계(12~17)

단계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형태 산업단지 클러스터 광역 클러스터 테마형 거점 클러스터

공간
범위

12개 산업단지 내
(개별 산업단지에 
한정, 초기 6개 단
지로 시작)

193개 산업단지 간
(광역경제권 중심의 
거점-연계단지 구축)

전국 산업단지 중심
(산업단지 중심의 
일부 도시 지역 포
함. 공간적 범위는 
확대하되 경쟁방식 
도입으로 선택과 집
중)

목표
산업클러스터 
기반 구축

클러스터 네트워크 
활성화

혁신클러스터 경쟁
력 강화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
※ 인용 출처 : 강혜정, KISTEP, 2012.

특히, 3단계에인 ‘테마형 거점 클러스터’ 정책은 전국 경쟁

방식으로 기업중심의 자발적이고 상향식의 네트워크 모델로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선정 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연구마을 사업도 

본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참여기

관인 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국 경쟁방식으로 평가를 진

행하는 선택과 집중방식이며, 대학이 속한 지역의 특화발굴 

전략이 중요한 평가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2016, 중기청). 

2.3.2 해외 정책 동향

우리나라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 수립에 있어 벤치마킹 대

상으로 주로 검토되는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고용증대,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

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적 역할로서 산업클러스터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해외 클러스터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정

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정부는 무

엇보다 정책의 통제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강혜정, 2012).
프랑스의 경우, ‘경쟁거점정책’으로 시행 중인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과거 균형발전에서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프랑스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

으로서 제안된다. 여기서 경쟁거점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기

업, 교육기관, 민간․공공연구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 

성격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을 말한다. 경쟁거점정책은 고부가가치를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위한 협력적 전략에 바탕을 두고 파트

너십, 연구개발프로젝트, 국제적 안목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강혜정, 2012)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으로 경제산업

성이 주도하는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와 문부과학성이 주도

하는 ‘지적클러스터 창설사업’으로 구분된다. 산업클러스터와 

지적클러스터는 모두 산업집적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

나, 산업클러스터는 기존 산업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지적클러

스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나 연구 인력에 바탕

을 두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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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의 클러스터 정책

구분 시행부처 목표 선발 운영기관

산업
클러
스터

경제
산업성

지역 내 
경제적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촉진

경제산업성의 
지역공무원이 주어진 
기준에 따라 ‘유망 
클러스터’를 선정

지방 
경제산업국

지적
클러
스터

문부
과학성

지역 내의 
R&D이전,

R&D시스템 
개혁 및 개선

기술적으로 특화된 
주요 대학들,

Top-Down의 제한적 
경쟁

대학, 지적 
클러스터본

부

도시
지역
산학관
연계
사업

문부
과학성

산학관 연계를 
통해 지역 
특정분야의 
전문화 추구

연구개발 잠재력을 
지닌 핵심도시와 
주변지역으로 선정

신청자에 
따라 분류

※ 자료 : 김병관(2007) 및 Nishimura & Okamuro(2011)
※ 인용 출처 : 강혜정, KISTEP, 2012.

<표 4> 프랑스와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추진 거버넌스의 
특징

국가
프로그램

/정책
헌정 
구조

중앙정
부의 
역할

주무 부처 /
기구

지방정
부의 
역할

민간부문의 
역할

프랑
스

Pôles de
compétitivité

지역
화된
중앙
집중형

개시,
부분적 
자금
조달,
실행

지역계획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처간 
위임기구
(DIACT),

재정금융산업
부 공동 참여

참여 
지원,
부분적 
자금
조달

자금조달에 
응모,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주도(공공참
여자와 함께)

Local
Production
Systems

(SPL)

개시,
부분적 
자금조
달 실행

지역계획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처간 
위임기구

부분적 
자금조
달에 
대한 
점진적 
참여

자금조달에 
응모,

클러스터 
활동 주도

일본

MEXT
Knowledge

Cluster
중앙
집중형

개시,
자금
조달,
실행

교육문화
스포츠

과학기술부
(MEXT)

규정된 
역할 
부재

참여
(공공부문
주도)

METI
Industrial
Cluster

개시,
자금
조달,
실행

경제통상
산업부
(METI)

규정된 
역할 
부재

참여
(공공부문
주도)

※ 자료 : (사)산업클러스터학회(2009)
※ 인용 출처 : 강혜정, 2012, KISTEP

Ⅲ. 특화사업 연계 및 발굴 전략

지금까지, 클러스터의 국내외 정책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국내 중소기업청 지원의 ‘연구마을’사업으로 

초점을 맞추어 특화사업 연계 및 발굴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자는 충청권의 연구마을사업의 특화사업 연계 

및 발굴전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1 대학특성화 분야와 과제 지원 연계 전략

3.1.1 충청권 산업 전망 현황

지역의 발전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각 지역은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특화를 시도하고 있다. 충청권의 사례를 살

펴보면 <표 5>와 같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의해, 1단계로 

NewIT(차세대무선통신, 그린반도체), 의약바이오(의약바이오허

브, 신약실용화)를 2단계 사업으로는 의약바이오, 차세대 에너

지, NewIT, 융합기계 부품 등을 선정하고 있다. 

<표 5> 충청권의 산업 선정 현황(2004년~2018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 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8~2012)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충청권

1단계 2단계

전자정
보기기
(디스플
레이)

바이오(
바이오
신약․
장기)

-

정보
통신
(통신
기기)

New IT
-차세대무선통신

-그린반도체

의약바이오
-차세대의약

자동차
․자동
차부품

반도체 -
바이오
(바이오
의약)

의약바이오
-의약바이오허브

-신약실용화

차세대에너지
-태양광(부품)

-이차전지
-나노융합소재(화학소

재기반)

첨단
문화

이동
통신

첨단부
품/소재

New IT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농축산
바이오

차세대
전지

-
메카트
로닉스

융합기계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원 출처: 충청남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2004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충청광역경제권발전계획(2009~2013), 2009.
충청남도, 충남산업발전계획(2014년~2018년), 2014.

※인용 출처: 정경석,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안, 2015.

또한, 상생협력권의 지역산업의 대표 주력 및 협력산업을 

살펴보면, <표 6>와 같다.

<표 6> 상생협력권의 지역산업 선정 현황(2004년~2018년)
지역발전계획

신 지역특화 산업(2013～2014) 대표 주력 및 협력 산업(2014～2018)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자동차
부품

전력
에너지
부품

자동차
부품
소재

금형정
밀가공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무선통
신융합

조명
부품

기능성
화장품

그린
바이오

지식
융합

동물식
의약

바이오
의약

바이오
소재

메디
바이오

그린
바이오

바이오
․한방
식품

-
연구개
발서비
스

인쇄
전자

전기전
자부품

-
로봇
자동화

지식
영상

금속
가공

-
광학기
기소재

디지털
영상콘
텐츠

태양광 -
지식
재산
서비스

금속
소재

- -
바이오
소재

디스플
레이

동력기
반기계
부품

-
금속
가공

- - - -
이차
전지*

화장품 
뷰티*

기계부
품*

기능성
화학
소재*

- - - -
기계
부품*

이차
전지*

-
광 전자
융합*

- - - -
기능성
화학
소재*

의료
기기*

-
지능형
기계*

- - - -
자카드
직물**

슈퍼
푸드**

조치원
복숭아

안경
렌즈**

- - - -
오메가
리놀
렌산**

밤** -
대장금
프로
젝트**

- - - -
금산
인삼**

- -
구즉도
토리묵**

주 : * : 협력권산업, ** : 연고산업
※원 출처 : 충청남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2004

충청남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 : 충청광역경제권발전계획, 2009.
충청남도, 충남산업발전계획(2014년~2018년), 2014.

※인용 출처: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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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산업 이점으로는 첨단부품 및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경제 활성화에 유리한 주요산업집적지가 존재하는 유리

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아산국가산

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세종첨단지구, 오송생명과학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대형국책연구소(화학연, 기계연, 원자력연, 
ETRI) 등 국가의 핵심연구기능이 집중되어 첨단특화산업의 

선도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출처 :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안(2015, 대전발전연구원)

<그림 2> 충청권 권역별 주요산업 집적지

3.1.2 충청권 선도전략 산업 현황 및 여건분석

2011년말 기준 전국 사업체수 1백60만7천개, 종사자수 1천4
백34만명으로 전년보다 5.7%(97,180개), 3.3%(451,758명)씩 각

각 증가, 지역별로 전국 대비 사업체수는 충청권 9.3%, 수도

권 6.7%, 영남권 4.7%, 호남권 5.2% 순으로 보여 충청권이 타 

지역 대비 사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7>. 참고).

<표 7> 시·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개, 명, %, %p)

시․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0년 2011년 증감률 2010년 2011년 증감률

전국 합계
1,519,850

(100.0)
1,607,030

(100.0)
5.7

(0.0)
13,888,751

(100.0)
14,340,509

(100.0)
3.3
(0.0)

대전광역시
42,272
(2.8)

44,880
(2.8)

6.2
(0.0)

374,469
(2.7)

390,934
(2.7)

4.4
(0.0)

충청북도
44,663
(2.9)

46,174
(2.9)

3.4
(0.0)

396,813
(2.9)

414,180
(2.9)

4.4
(0.0)

충청남도
55,764
(3.7)

59,059
(3.7)

5.9
(0.0)

532,570
(3.8)

577,337
(4.0)

8.4
(0.2)

충청권
142,699

(9.4)
150,113

(9.3)
5.2

(-0.1)
1,308,852

(9.4)
1,382,451

(9.6)
6.0
(0.2)

*주 : ( )내는 구성비, 구성비 증감차임, 국가통계포털(2017). 국가통계포털에서 
검색하여 연구자가  정리함.

2011년 전국의 사업체종사자수는 1천4백34만명으로 3.3%의 

연평균(‘10~’11)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청권의 종사자수

는 (2011) 1백38만여명으로 전국 총 종사자의 9.6%를 차지하

고 3.67%의 연평균(‘07~’09)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표 8>과 같이 충청권 광역선도산업 추진분야를 분석

한 결과, IT-BT-NT-GT 기반의  유망상품 고도화를 위해 4개 

산업분야 8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 충청권광역선도사업 분야

구분 산업 프로젝트 유망품목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의약
바이오

차세대의약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의약용소재,
진단용소재, 의료용소재, 동물의약품

차세대
에너지

태양광
(부품중심)

셀/모듈 구성 부품, 시스템/설치 부품

이차전지 단위셀 및 구성소재, BMS, 시스템구성부품

나노융합소재
(화학소재기반)

나노코팅, 고기능 멤브레인, 고성능 촉매,
정밀화학제, 고기능 첨가제

대표
주력
산업

New
IT

무선통신융합
무선통신융합정보기기,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 RFID/USN 시스템,
차량/선박용 무선기기, 무선원격계측시스템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디스플레이
차세대D/P, D/P용 부품/모듈, D/P제조장비,

OLED

융합기계
부품

동력기반기계
부품

제어부품 및 기기, 자동화 모듈 및 시스템,
시트 및 능동 공조 부품 

3.1.3 충청권 연구마을 현황

국토 중심부에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형성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 촉진하기 위해 

최근 방패연 국토공간구조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

출연연구소가 집적된 대전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2013
년이 지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도 진행중이다(최종

인, 2013). 여기에, C벨트 및 K벨트뿐만 아니라, 두 벨트를 합

친 방패연 국토공간구조상 요충지에 자리한 “충청권 연구마

을”이 위치하고 있다. 

※출처 :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조성방안, 2015, 대전발전연구원

<그림 3> C벨트 및 K벨트 & 방패연의 국토공간구조

충청권에 위치한 연구마을을 보면 A대(2013년 선정), B대, C
대가(2016년 선정)있다(중소기업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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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연구마을 특성

충청권 연구마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2013년 충청권 최

초로 선정된 A대의 경우, ‘-000의약바이오- New IT 컨버전스 

창조형 연구마을’을 타이틀로 하며, 바이오, IT, 의약을 중점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

한 클러스터개발을 통해 창의형 연구마을을 그 특징으로 하

고 있다. 
2016년 선정된 B대의 경우, ‘00스마트부품융합컨버전스 연

구마을’을 타이틀로 하고 있으며, 그 특징으로는 캠퍼스내에 

기업성장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창업대학원, 창업보

육센터, 지식재산정보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등)가 함께 갖추

어져 있다는 것도 토탈솔루션의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같은 해 선정된 C대의 경우, ‘00창의․융합 BINT(바이오․정보

기술․나노기술) 산업생태계 선도 연구마을’을 타이틀로 하며, 
대학의 인적․물적인프라뿐만이 아니라,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참여기회, 공용장비 활용시 감면혜택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충청권 연구마을의 특성으로는, 캠퍼스내에 기

업성장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창업대학원, 창업보육

센터, 지식재산정보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등)가 함께 갖추어

져 있다는 것도 토탈솔루션의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한 바

보이며, 이를 토대로 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 이

러한 특화는 충청권의 ‘의약바이오’, ‘IT/SW’, ‘메카트로닉스’,
‘기계부품’, ‘부품소재’ 등 충청권 산업집적지(그림 2. 참고)와
도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하고 있어, 충청권의 혁신클러스터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2 대학의 최근 산학협력 기술추세
충청권 최초로 참여한 A대는 최근3년간(‘11~’13) 총 19개 과

제를 수행하였고, IT 31%, 의약 21%, BT 15%, 기타 31%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IT와 의약에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여기관 B대는 IT가 42.0%, ET와 NT(기계포함)가 각각 

40.5%, BT가 6.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분야에서 최

근 5년동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여기관 C대는 최근3년간(‘11~’13) BT가 35.3%, 기계및소재

가 35.3%, IT가 19.6%, IT-BT융합이 9.8%의 비중을 보이고 있

으며, BT와 기계분야에서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사)
한국산학연협회 내부자료, 2016).

3.4 충청권 중점 산업과 연구마을과의 특성

화 연계전략

그동안의 연구내용에 비추어보아, 충청권 연구마을 참여기

관은 산업단지 중심의 대학의 특성화와 연계되며 전국권 경

쟁방식으로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클러스터 

정책의 변화 중 성숙기인 3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외 클러스터 정책 중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쟁거점정책’과도 유사하며, 일본

의 기존산업에 바탕을 둔 산업클러스터와 대학이나 연구기관

의 역량에 바탕을 둔 지적클러스터와의 혼합형태로도 보인다. 
또한, 사업 유치시 주요 평가요인인 효과적 특화발굴 전략 

수립의 좋은 평가를 위해, 광역경제권 중점산업 및 지역수요

현황을 관련자료를 통해 파악하였고, 대학의 보유기술과의 접

목을 통하여 특성화를 연계하였다. 한편으로는, 충청권 연구

마을 참여기관은 국토균형발전의 방패연 국토공간구조상 요

충지에 자리한 지리적 잇점이 타 권역의 선정률 대비 사업유

치에 유리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중소기업청, 2016).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충청권 연구마을 참여기

관의 사례에서 <표 5>와 같이 특성화 연계절차를 체계화하였다.
충청권 연구마을 특성화 연계 절차를 정리하자면 첫째, 지역 

혹은 광역권의 중점사업을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권역의 산업 
전망, 대표 주력 및 협력산업 ,글로벌 경쟁거점 유망산업 파

악을 통해 대학이 지원가능한 기술분야를 1차적으로 추출한다.
둘째, 지역의 제조업, 벤처기업, 광역선도사업 현황 등을 파

악하여 해당 사업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기술분야를 2차적으

로 추출해야 한다.
셋째, 해당 권역의 사업을 파악한 후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지식재산권과 최근의 산학협력추세를 살펴보아

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중점 지원가능 기술분야가 좀 더 

정제화될 것이다.

<표 5> 충청권 연구마을 특성화 연계 절차

조사 순서 조사 방식 참고 데이터

[1단계]
광역경제권 

중점산업 조사

대학이 지원가능한 기술
분야 1차 추출

충청권 산업 전망 / 충청권 
대표 주력 및 협력산업 / 충
청권 글로벌 경쟁거점 유망
산업 파악 / 연구마을입지적 
조건 파악

[2단계]
지역 수요현황 

파악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중점 지원가능 기술분야 
2차 추출

지역 제조업 현황 / 벤처기
업 현황 / 광역선도사업 현
황 

[3단계]
대학보유 기술 

파악

대학의 중점 지원가능 
기술분야 정제화

대학의 지식재산권 보유기
술 또는 최근5년간 산학협
력 기술 추세

[4단계]
사전 수요조사 

실시

연구마을 지원가능 핵심
기술분야 우선순위 채택

연구마을 입주 희망기업의 
기술분야 조사

[5단계]
연계전략 수립

연구마을 특성화 목표 
수립

넷째, 연구마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분야를 조사하

여 대학이 지원가능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기술분야가 대학의 연구마을 집적

지에 잘 조성되도록 연계전략을 수립하고 연구마을 특성화 

목표를 수립한다.
결론적으로, A대의 경우 특성화 연계 전략을 통해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와 New IT가 매우 우수하며, 미래 에너지/환
경, 첨단기계설비 및 로봇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화 전략에 기반한 산학협력에 관한 연구: 충청권 연구마을 특성화 연계전략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50호) 111

B대의 경우,  IT기기융합과, 기계 및 에너지 융합 중심의 융

합기술 포트폴리오 협력을 통한 창의적 자산 실용화의 토대

를 구축하고 있으며,  IT를 기반으로 하는 NT, 기계 등 부품

융합분야로의 과제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IT기반의 

기계, NT 부품 소재융합분야 선택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C대의 경우, 나노․바이오분야와 기계․IT분야의 역량이 우수하

며, 특성화분야인 메디바이오, 무선통신융합, 지능형기계, 기

능성화학소재 등과의 연계로 해당분야로 과제를 발굴한 것으

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980년대부터 정부는 국가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산학연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다

양한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정책으로 산학협

력의 주요 기반으로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수익구조면에서 정부 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수익구조의 정부자금 의존

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경우, 수도권대학과는 다

른 차별화 산학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구축

관점의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 지역 및 권역의 선도 및 전략

산업과의 밀접한 연계를 고려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러한 전략과 실행을 통해, 진정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대학특성,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실

질적으로 요구하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10년이상 

참여한 충청권 연구마을 대학의 지역 특화사업 연계 전략을 

통해,  향후 연구마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특

화에 기초한 발굴전략이 필요한 기관에게 지역 산학협력 생

태계 조성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참여기관(대학 등)에서는 특화발굴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기존 참여기관에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사

업전략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하나 이는 쉽지 않은 문

제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통해 특화분야 발굴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

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집적화를 꾀할때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산학연협력 생태계가 잘 조성되기 위해

서는 산학연관의 진정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이를 중소기업청의 산학협력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마을과 같은 전국권 

경쟁사업에 뛰어든 참여기관들간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수 없

으나 대학의 명성, 지도자의 정치력 등 평가 외 요소가 사업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절대적인 주

의를 기울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한 요소들에 대해 평가를 받는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만 한다. 
둘째, 산학연협력 생태계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해당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총사업비의 10%수

준의 간접비로 운영되고 있다(홍은영․최종인, 2015). 이는 과제

를 많이 유치하지 못함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규모가 작고 간

접비고시율이 낮은 기관인 경우 인력을 충원하기 힘든 구조

이다. 실제로도, 간접비총액이 년간 1억원 미만으로 판단되고 

있는 센터는 총  238개 기관 중 76%에 해당하는 180개 기관

인 것 조사되었다(홍은영․최종인, 2017). 이처럼 전담인력이 확

보가 되지 않은 기관은 결국 당장 처리해야만 하는 행정업무

에 치중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학행정의 경직성으로 

이어지며, 발빠르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산학연관의 요구에 즉

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홍은영․최종인, 2014).  이
는 기술연계를 통해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꾀하고 기업과 교

수사이에서 밀접하게 대응하는 산학협력센터장 및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활동에 분명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대

다수의 대학에서 센터장은 보직개념으로 보통 2년후에 교체

가 되고, 대다수의 코디네이터도 비정규직으로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결국 대학이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시스템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것

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그들이 전문화 될 수 있

도록 재원을 좀 더 확보하고, 행정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기술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산학협력전문가

가 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연구마을사업이 

타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에 비해 인프라구축비용이 상대적으

로 많이 소요되므로, 단위당 지원예산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의 역할 및 자세도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업도 정부의 클러스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다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지금, 정부지원에 전적으로 기대기보다 기

업들 스스로 기술개발과 트렌드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

구해야 한다. 그래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분석하는 동시에 장

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고 사업화 노력을 기울이는 마인

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졌지만, 
기술경쟁력이 열악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때,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학

협력을 통한 혁신을 꾀할 때,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교수 등-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각종 정부프로그램이 다양하여, 
해당기업이 어느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사)한국산학연협회는 산학협력코디네이

터를 양성하여 기업을 위한 기술연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하나의 일원화된 창구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

하고 있다. 기업은 대학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등 중소기업 

전담부서의 산학협력코디네이터를 접촉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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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전국 300여개(2016, (사)한국산

학연협회)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존폐의 위기에 있다. 이

는 향후 정부의 장기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산학협력사업이 25년동안 지속되었고, 이를 통

해 오랜 경험을 보유한 센터가 사라지게 되면, 중소기업지원

전담부서의 산학협력네트워크 소실 및 인적자원 등 사회적 

손실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

로 센터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정책에 적극

적으로 반영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성공적인 클러스터에는 장기간의 리더십과 인적자

원에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 지역을 잘 알며 신뢰성 높은 리

더의 육성과 전문인력의 안정적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

다. 이는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사업

을 주관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지속적이고 거시적인 과학기술 행정거버넌스가 필

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사회에 다가오

고 있다. 이민화(2017)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혁신 클

러스터도 혁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신은 연결을 통해 이

뤄진다는 것인데,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4
차 산업혁명에서 연결 형태가 가상공간으로 확장되게 되므로, 
지역혁신클러스터도 혁신돼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때 혁

신클러스터의 경쟁력은 대학 및 연구소와 벤처창업생태계 사

이의 연결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지식의 보고인 대

학교 주변을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메카로 키우기 위해 지

속적인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이 수도권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도 

있다(매일경제, 2017).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범정부차원의 국가 혁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기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치열한 경쟁시점에 한국은 국정농단사태로 

리더십 공백기를 보내는 뼈아픈 시간이 되고 있다. 정부는 환

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부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매번 바뀌는 행정체제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던 바 있다. 이에 새롭게 출범될 새정부에서 

지속적인 거시적인 과학기술 행정거버넌스가 심도 있게 논의

되길 바란다. 
중소기업은 작은 기업이 아니라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기업이다. 바야흐로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우리나라 4차 산업

혁명 레이스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 하도

록 정부와 대학 및 연구기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모두

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의 산학협력기

술개발사업에 제한되어 있다. 또한 본 논문의 목적이 산학연

협력 생태계가 잘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마을의 특화전

략을 제시하는 논문이므로, 잘 조성된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기술이 사업화 되는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인데 조사대상의 연구마을 중 2곳이 아직 사업의 

성과가 배출되지 않은 초기 참여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

구마을 사업이 성숙되게 되면 전국적 기반의 비교 분석도 추

후 연구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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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ased the Link

Strategy of Localization Project: Focusing on

Chungcheong-Provincial Research Town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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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novative cluster theory promotes cluster growth as the tacit knowledge and know-how approach becomes easier through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s an innovation network policy that supports joint research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In this respect, The Flow of recent government policy is activating I-U support office in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for enable I-U Cooperation ecosystem. Then SMB Administration was first performed “research village support program”, to support 
SME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apabilities by integrating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n of the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ion with excellent research base in 2013. However, I-U Cooperation R&D must be based the link strategy of 
Localization in order to be better composition at research village. In the case of research villages where specialized discovery strategies 
are well reflected, integration of similar companies in specialized fields will naturally create clusters and create synergy of research. This 
study searching and summarizing through a rec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village. Finally, we propose the implications of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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