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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의 제기

1. 추진배경

❍ 환경에 따라 성장조건의 변화

- 국가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가져왔던 특정한 성장 조건들이 환경 변화에 따라 오히려 

성장을 지연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성장조건이 시대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산업과 기업이 처한 환경이 변

화함에 따라 성장 조건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 신흥 시장들의 급격한 부상

-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경쟁 관계 심화에 대

한 대응이 필요

❍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

-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기술‧산업간 융합이 확산되면서 ｢융합혁명의 시대｣로 급

속히 전환

융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 사례

❍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삼성 Vs. 애플 Vs. 구글 등의 새로운 경쟁구도 형성

- 애플은 스마트폰을 창출하면서 글로벌 휴대폰시장의 최강자로 급부상

❍ 반면, 모토롤라는 스마트폰 대응 미흡으로 휴대폰 시장에서 글로벌 빅5의 위상에서 탈락

- 모토롤라 : (‘06) 2위(21.7%) → (‘10) 8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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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편리‧안전 등 소비자 요구수준 향상 ⇨ 기술 간 융합 필요성 증대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융합을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으로 인식

하고 융합화 전략을 중점 추진

❍ 신성장 모멘텀 창출

- 융합은 무한 융합경쟁 시대에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

출하는 핵심 수단

- 現 주력산업을 프리미엄 산업으로 재편하고, 제품‧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융합 신시

장 창출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

- 농림·수산 등 전통산업을 부활시키고, 친환경, 건강·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활용

※  IT·BT+농업 → 농축산물의 생산성 제고, 유통·물류체계 개선 등 「농업혁명」
※  건강·복지·안전 등 사회적 요구의 복잡·다양화 → 異種기술간 융합 필요성 증대

2. R&D 클러스터의 개념

2.1 연구개발(R&D)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단  : 조원, %)

세대 년도 내용

1세대 1950-1960
- 연구형 R&D로 연구 자체의 성공에 초점
- 듀폰 연구소의 나일론 발명이 대표적 사례

2세대 1970
- 관리형 R&D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나 툴을 이용
- 사업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함

3세대 1980
- 전략형 R&D로 전사적 전략을 통합한 기술개발
- 선택과 집중의 포트폴리오, 기술 로드맵의 도입과 응용

4세대 1990
- R&BD의 개념하에 등장, 지식 기반 사회에 혁신형 R&D 와해성 혁신
-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시스템즈, 모토롤라 등이 도입

4.5세대
2000년대 
이후

- 4세대 R&D + 세계 시장과 기술 융합 통한 가치 창출형 기술 개발 추가
- 블루 오션 창출 및 경제 성장 유지·발전 도출

자료 : R&D 프로젝트 관리, 2011

<표 Ⅰ-1> R&D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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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문화, 사회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모든 사물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

나, 이미 획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응용을 고안하기 위해 체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창조적 활동”(OECD2002, 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 of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 pp.14~28)

2.2 클러스터(Cluster)

❍ 클러스터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전

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정보 교류 등에서 시너지를 내는 것(삼성경제연구소, 

“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전략”, 2002, p.2.)

❍ 집적경제의 이점을 반영할 수 있으며, 지리적 집중, 특화,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산업범위

를 연관산업을 포괄하여,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y) 기능 포함

- 집적경제를 통해 생산요소의 공유, 노동시장 풀링(pooling), 지식의 확산의 효과를 얻음

- 집적경제의 범위는 산업범위, 공간범위, 시간범위로 구분

❍ 산업클러스터

- 특정 지역에 상호 연관성이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모여있는 상태

  ㆍ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특정분야의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일정한 지역, 산업집적지는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과 지역군집(regional 

cluster)의 통합체

3. 융복합산업 개념

❍ 정의 

- “NT, BT, IT 등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

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  

(｢국가융합기술발전계획 ‘08. 11.｣)

❍ 주요 및 기관에서의 정의

-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히 BT를 중심으로 NT, IT, CT 등과의 융합을 현대 산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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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가트렌드로 간주

- 인간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NT, BT, IT, CT 4가지 첨단기술 간의 상승적 

결합 (NBIC-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gnitive 

science-, 2002)을 중요히 여기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도 이 네가지 기술과 지식체계를 융합의 모델로 간주하고 이에 환경과학,  

시스템이론, 사회과학, 인문학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융합을 향후 방향으로 예측

❍ 융합시장의 시장전망

- 세계적 시장예측기관인 딜로이트는 해외 융합 시장 규모를 2008년 8.6조 달러에서 
2018년 68.1조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Ⅰ-1>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융합시장 전망

자료 : 임채욱, “산업융합촉진법 국회통과의 의미 및 주요 내용”, ｢Machinery Industry｣, 2011. 4. p.31.

3.1 융합의 유형 및 사례

❍ 융합 유형은 크게 ①기술과 기술간, ②제품과 기술간, ③제품과 서비스간 융합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 ①신기술간 융합, ②기존제품과 신기술간 융합, ③신기술과 서비스간 융합, ④제품과 

서비스간 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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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신기술간 융합

❍ BT, IT, NT, CT 분야 등 첨단 신기술간 융합을 통해 확보되는 혁신 기술과 제품

융합유형 사례 내용

BT+IT+CT

BMI

(Brain Machine 

Interface)

뇌와 기계(컴퓨터 등)의 연결을 통한 인간 의지 발현 기술로, 인간
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삶과 건강의 향상. (예 : 생각을 컴퓨
터에 내재하여 다양한 신체 및 뇌신경 장애 극복)

BT+IT
Bioinformatics

(생물정보학)

인간 혹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게놈 정보를 분석하고 그 생물학적 
의미를 밝힘. (예 : 이를 맞춤 의학 혹은 생물체의 산업화에 활용)

BT+NT 생체신호 측정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생체신호를 측정하거나 조절하는 제품 개발 
(예 : 나노 구조체를 이용하여 분자 수준에서 생체 물질을 검출하
는 기술을 개발하여 정확하거나 빠른 진단 실시)

CT+IT 가상현실
특정한 상황 혹은 사람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
람이 마치 실제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기술 (예 
: 비행 교육 시뮬레이션, 스크린골프)

<표 Ⅰ-2> 신기술간 융합 사례

3.1.2 기존 제품과 신기술간 융합

❍ 신기술을 기존 제품·전통산업에 융합,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융합

융합유형 사례 내용

자동차+IT
주행상황 인지
스마트 자동차

인프라 센서, 차량상태 센서, 서라운드 센서(레이더, 영상, 초
음파 등)들을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자가
진단 및 정보제공, 주행상황 위험경보, 능동안전 주행제어를 
유도. 자동차에서는 이미 IT 혹은 S/W기술이 >80%를 차지

선박+IT 디지털 선박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 유지보수에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를 IT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및 선박의 
성능 향상

의류+NT+IT 스마트 의류

일반 직물의 질감과 촉감을 유지하면서 첨단 디지털 기능 (예 
: MP3플레이어, LED 등)이 부가된 새로운 개념의 옷으로 특
수 소재나 컴퓨터 칩 등을 사용해 전기신호나 데이터를 교환
하거나 외부 디지털 기기와 연결해 다양하나 기능을 수행

<표 Ⅰ-3> 기존 제품과 신기술간 융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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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신기술과 서비스간 융합

❍ IT, BT, NT 등의 신기술을 서비스 산업과 융합하여 고부가 혹은 신규 가치 창출

융합유형 사례 내용

IT+의료서비스
U-헬스케어/

스마트케어
의료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하여, 의사와 환자의 원격 진료 혹
은 환자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

로봇 +

의료서비스
수술 로봇

로봇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융합하여, 수술실에서 집도의의 명령
에 따라 수술을 보조하거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로봇. 의사
를 대신하여 수술과정의 전체 혹은 일부 수행.

IT+물류/유통서
비스

지능형물류
전자통신기술과 물류·유통서비스를 융합하여 실시간으로 물건
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배송 물건의 손실 
및 비용 등을 최소화

<표 Ⅰ-4> 신기술과 서비스간 융합 사례

3.1.4 제품과 서비스간 융합

❍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 영역들이 기술의 발전이나 소비자 요구로 인해 제품간, 서비스간, 

제품 및 서비스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융합유형 사례 내용

휴대폰+서비스 스마트폰
휴대폰과 멀티미디어(MP3 플레이어, 카메라 등), 다양한 응용 
컨텐츠 서비스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융합

TV+서비스 인터넷TV(IPTV)
TV가 인터넷 서비스와 융합되어, 인터넷이나 전화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서비스 의료+관광 의료와 관광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표 Ⅰ-5> 제품과 서비스 간 융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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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리나라 융복합산업 육성 필요성

❍ 21세기 세계경제는 융합(convergence)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

-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IT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신시장을 창출하는 전략과 현재 

태동중이거나 등장하고 있는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전

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함

- 패러다임 전환기의 산업융합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보고(寶庫)로 

인식. 이에 따라 종전에 칸막이식으로 구획된 산업의 틀 속에서 만든 법령과 제도를 

융합의 시대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성 대두

❍ 신시장 창출 노력 요구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선진국 시장의 위축과 중국 등 개도국의 경쟁력 확보 등에 

따라 신시장 창출에 대한 필요성 급증

❍ 인구노령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시장 창출 노력 요구

- ｢건강사회구현｣을 목표로 BT, NT, IT, CT 등의 첨단신기술을 융·복합하고 이를 통해 

신기술, 제품, 신서비스를 창출하여 성장하는 시장과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극적

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IT 기술을 BT, CT 등 다른 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 상용화 능력을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빠르게 접목하는 이른바 ‘신시장 창출형 R&D’

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 필요

❍ 우리나라에서도 지식경제부가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융복합기술을 국가경제

를 견인할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

신성장동력분야에서 새로 출시되는 각종 융합제품과 서비스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인해 시장 

출시조차 안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례이다. 국내 한 전자회사는 혈당 측정 및 투약 관리 등이 

가능한 당뇨폰을 개발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부담이 생기는 바람에 

사실상 사업 포기



  R
&
D
 클
러
스
터
 구
축
 및
 융
복
합
 산
업
화
 촉
진
전
략
  ─
  문
제
의
 제
기

15

- 산업계에서 융합 산업의 발전이 뒤처진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를 지적.  기존의 법령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융합 신제품의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

도 나타나고 있는바, 융합 신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법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융합을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기반으로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산업융합촉진법의 주요 내용

-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 융합 신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의 의견 제시와 개선 권고

- 산업융합 관련 애로 등의 처리를 위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도입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신청

- 안전성 등의 측면을 고려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

-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3.3 융·복합산업 2020 비전 및 목표

❍ 우리나라 융복합산업 2020의 비전 및 목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 목표

  ㆍ첨단기술간 융복합으로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

- 주요 핵심 산업

  ㆍ의약, 게놈정보 활용분야, 뇌신경ㆍIT융합, u-Health/Smart Care, 의료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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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융·복합산업 2020 비전 및 목표

자료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비전 2020 융복합신산업”, 2012, p. 3.

❍ 시사점

- 충북의 전략산업 활용분야와 매우 밀접한 산업분야

  ㆍ충북의 첨단산업의 기반인 반도체 IT를 토대로 활용 가능한 분야가 존재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바이오 신약 및 바이오기반 의료기기 분야

- 최첨단의 기술력 확보 및 제반 인프라 기반 요구 분야

  ㆍ충북이 상기 융복합산업의 전개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각종 산업 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최고급 인적 인프라 확충

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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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북에 주는 시사점

❍ 기 구축되고 있는 R&D 클러스터 구축 현황과 향후 방향성은?

-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 구축되어 있는 IT클러스터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BT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최근 변화요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중부혁신도시)을 어떻게 반영하여 차별화되고 특화된 R&D 클러스터를 구현시킬 것

인가?

❍ 융복합 환경에 충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주체별(충북도,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특히, 충청

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사안별로 어떻게 로드맵을 세울 것인가?

- 중앙정부의 상위계획에 부합하면서도 기존 추진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대안 모색을 

수립할 것인가?

❍ 새로이 구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R&D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융복합산업을 도출시

킬 것인가?

- 기존 IT, B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신규 창출되는 특화 인프라를 토대로 어떠한 분야

로의 진입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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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검토

1. 세계

2.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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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책 동향 검토

 

1. 주요국

1.1 미국

자료 : 지식경제부,「The next big thing! 대한민국 산업·기술 비전 2020」, 2011

❍ 추진 주체 및 배경

- 추진배경 : 2002년부터 미국과학재단(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제안

  ㆍ미래과학기술은 NT, BT, IT, CT의 4대 기술을 기반으로 초기 단계부터 융합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NBIC Converging Technology｣를 수립ㆍ추진

- 미국의 6대 융합기술

  ① 정보와 컴퓨팅 (information and computing)

  ② 나노과학과 공학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③ 의학과 신체능력 향상 (medical sciences and enhancement of human physical capabilities)

  ④ 생물 및 생물환경적 접근(biology and bioenvironmental approaches)

  ⑤ 인지과학과 지적능력 향상 (cognitive science and enhancement of intellectual abilities)

  ⑥ 집합행동과 시스템적 접근(collective behavior and systems approaches)

❍ 최근 주요 동향

- 2008년에는 NT, BT, 소재, IT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R&D에 NNI 예산 14.5억불(약 

1.7조원)을 투입하여 사업 수행

- NSF에서는 건강분야에만 2008년 290억불(약 32조원)을 지원하여 헬스케어, 바이오칩, 

바이오인포메틱스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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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첨단산업에 관한 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에서 융복합산업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한 제반 사업의 지속적 추진

- Post IT인 Bio Economics 시대에 대비

  ㆍ현재 미국 NSF 주도로 추진중인 전체 6개 중 4개가 생명과학 관련 분야로서 바이

오경제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측 및 추진 실시

* 우리나라의 시범사업도 BT에 대한 집중적 관심 및 투자를 천명하고 있음

1.2 유럽연합 (EU)

자료 : 지식경제부,「The next big thing! 대한민국 산업·기술 비전 2020」, 2011

❍ 추진 주체 및 배경

- 추진배경 : 2004년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수립

  ㆍ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융합의 사회·문화적 영향 중요시

- 추진주체 : EU의 특성상 EU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Pilot Project 추진

❍ 주요 추진 동향

- 2013년까지 진행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7th Framework Programme 2007~2013｣
을 통해 융합기술을 구체화하고 있음

  ㆍ기술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까지 116.2유로 (약 17.5조원)을 투자할 계획

  ㆍEU ｢7th Framework Programme 2007~2013｣의 융합기술 개발 주요 영역 : 건강, 

교육,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 에너지

- 필립스, 지멘스, ST마이크로일레트로닉스 등 주요기업들은 헬스케어, 바이오인포메틱

스, 랩온어칩 등에 중점 투자

※  랩온어칩(Lab on a Chip) : 칩 속의 실험실, 칩 위의 실험실이라는 의미. 초미세 회로의 반도체 
기술과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의 집적으로 손톱만한 크기의 칩에서 실험실에서 할 수 있
는 연구를 가능하게 만든 장치.  DNA칩이나 단백질칩을 한 단계 발전시킨 바이오칩의 일종으
로, 극미량의 시료나 샘플만으로도 실험 연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의학, 생명공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단 진단ㆍ분석장치로 개발, 연구중

❍ 시사점

- EU 국가 소속 글로벌 기업 주도로의 관련 사업 추진

  ㆍ기 확보된 원천기술을 토대로 미국, 일본 등의 경쟁국과 차별화되고 비교우위에 있

는 틈새시장 발굴 및 육성 추진

- 바이오 이외의 다양한 측면의 융복합 산업 발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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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기업의 관심사는 바이오 측면이 강하지만 EU 차원에서 바이오(건강) 외에 교육, 정

보통신 인프라,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로 다양화

1.3 일본

자료 : 지식경제부,「The next big thing! 대한민국 산업·기술 비전 2020」, 2011

❍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국제경쟁력 강화 사회수요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7대 첨단산업분야 

및 정책과제 제시

❍ 주요 추진 동향

- ‘신산업창조전략’(‘04)을 통해 콘텐츠, 헬스케어,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등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 신시장창출을 위해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06~‘10)｣의 중점분야로 융합기술을 본

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

- 주요 기업 동향

  ㆍ히다찌, 후지쓰, NEC, 도시바 등 주요기업들은 바이오인포메틱스, 헬스케어, 신약개

발 등에 집중 투자

    * 7대 전략산업 :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컨텐츠,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  

스 지원 서비스

❍ 시사점

- 기업들은 EU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음

  ㆍEU의 기업들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일본의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

는 기술 및 특허를 기반으로 바이오 분야에 접목시키는 연구가 매우 활성화

- 차별화된 특화 시장 발굴 주력

  ㆍ일본에서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로봇분야, 노령화 관

련된 건강 및 복지 분야, 정보 가전 분야의 우위요소를 토대로 차별화된 틈새시장 

발굴 및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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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2.1 신성장동력산업

2.1.1 신성장산업 정책 개관

❍ 개관

- 불균형 특화 성장 전략기조 유지

  ㆍ지난 1960년대 경제개발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 전략은 특정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특화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으며, 시대별 성장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70년 ~ 1980년대

- 중화학공업화 이후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성장동력 또는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추진

❍ 1990년대

- 과거 산업화시대의 고속성장 사태가 종료되고 우리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이 점차 고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첨단기술산업(High-Tech Industry),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는 IT산업과 기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을 새로

운 성장산업으로 보고 체계적인 국가 R&D 투자와 창의적 인력양성 등의 노력을 기

울여 왔음

- 노무현 정부에서도 바이오산업을 필두로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이름의 신성장산업 

창출전략을 추진한 바 있음

❍ 2000년대

- 2009년 신성장동력종합 추진계획(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시작으로 2010년 10대 

전략 프로젝트 발굴 및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산업기술비전 2020 

융복합신산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음

2.1.2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 2009년 신성장동력종합 추진계획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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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란 부응, 새로운 발전 모멘텀 확보 차원에서 추진

- 주요 내용

  ㆍ1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이하 신성장 발전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부 추진전략과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

  ㆍ5월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을 통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별 세부 추진계획 및 

24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계획과 함께 성장동력별 특성과 발전방향, 장단기 

정책 대상에 따라 신성장동력별 R&D과제, 재정사업, 인력양성, 초기시장 창출, 인

프라 구축 등 기능별 정책들을 정책 패키지형태로 제시

구분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기술전략지도
신재생탄소저감
탄소저감에너지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헬스케어
교육서비스

인력양성종합대책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컨텐츠․소프트웨어
녹색금융

종소기업지원방안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MICE․관광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 신성장동력 비전 및 잘전전략, 2009.1.13

<표 Ⅱ-1> 신성장산업의 3대 분야별 17개 신성장동력 현황

- 7월 정부는 신성장동력분야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제

공하는 등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010년부터 시행

  ㆍR&D 과제가 도출되지 않는 4개 분야(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급

융, MICE․관광)를 제외한 3대 분야 13개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62개 스타브랜드

를 발굴하여 향후 10년 이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품목별 핵심기술의 연차별 R&D 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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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신성장동력 스타브랜드

녹색기술
산업
(22)

신재생에너지(6)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 청정석
탄 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3) 이산화탄소 포집․저정, 원전플랜트, 중소형 원자로

고도물처리(3) 스마트상수도, 친환경 대체용수, 지속가능 물환경

LED응용(3) Eco LED, LED 스마트 모듈, LED 감성/웰빙 조명

그린수송시스템(3) 그린카, WISE Ship, 첨단철도

첨단그린도시(4) U-City, ITS, GIS,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첨단융합
산업
(30)

방송통신융합산업(4) 차세대융합, 차세대 무선통신, 실감 DTV 방송, 차세대 IPTV

IT융합시스템(6)
지능형 그린 자동차, DIGITAL 선박, 웰페어 융합 플랫폼, 차세대 센
서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응용(5)

라이프 케어 로봇, 청정생산용 첨단 제조 로봇 시스템, 지속가능 사
회 안전 로봇시스템, 창의적 에듀테인먼트 로봇, 고부가 의료 서비스 
로봇

신소재․나노융합(5)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onic Liquid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기능성 
나노 필름, 나노 융합 마이오 머신

바이오제약․의료기기(6)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화
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 시스템,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고령친화의
료기기

고부가 식품(4) 기능성 식품, U-식품시스템, 친환경 안심식품, 웰빙전통식품

고부가서
비스산업

(10)

콘텐츠․SW(10)

게임, 차세대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콘텐츠,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콘텐츠, 공개SW, 지능형 인터페이스, 임베디드SW, 사회안전시스템, 

차세대웹

<표 Ⅱ-2> 정부의 3대 분야, 13개 신성장 동력, 62개 스타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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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대 전략 프로젝트 발굴 및 집중 지원 계획

분야
프로젝트명
(소관 부처)

주요 내용

Green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 육성

(지식경제부)

·Ni-rich(양극) 안정과기술, 전해액 점가제 개발 등 조기 상용화 가능하고, 수입 
대체효과가 큰 소재 개발 적극 지원

·기존의 수입된 부품·소재가 아닌 전기자동차용 30kWh급 리튬 이차전지시스
템 개발등의 국한된 소재·부품 채택하는 수요 연계형 전지 제조기술 개발 
지원 추진 등

고효율 박막 
태양전지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소재-셀-모듈-장비-시스템의 Value Chain 간 공동 R&D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Open Innovation 적극 추진, 투자효율성 제고

·전방산업인 스마트그리드(발전), 제로 에너지 빌딩(건설)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신규시장 확보 지원 등

에너지 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지식경제부)

·중소 반도체 설계시업과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과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모
바일기기, 가전기기용 전력관리 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분의 국산화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료·표준 
등 원천부터 제품화까지 일괄 개발 등

스마트 LED 
시스템조명 개발

(지식경제부)

·LED 시스템조명을 구성하는 공통의 핵심부품-플랫폼-운영소프트웨어.콘텐츠-

조명평가 등 전 공급체계를 패키지화한 수요 연계형 R&D를 추진하여 대·중
소기업 협력체제 구축

·LED 조명을 시스템화하여 개발·중앙 제어 및 다양한 콘텐츠 디밍(Dimming)

을 통해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추진 기반조성 등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

(지식경제부)

·100MW의 부안·영광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을 위해 배후단지 기반구축 사업
을 2014년 이전까지 완료

·총 9개 육·해상 충력단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 4개 이상 단지를 개발사업에 연
계(2014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등

막여과 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 물관리기술 해외 

수출지원
(환경부·국토해양부)

·2013년까지 막여과 정수장 건립(중대형(4), 소형(19), 국고 1,455억원 투입)을 
통해 기술 상용화, 향후 BTO(민간자본투자) 사업 통해 내수 시장 확태 추진

·다수의 국내 적용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건설·운영 사례 축적으로 
해외진출 역량 확보

S/W

스마트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개발업체(중소기업), 콘텐츠 수요자인 기기·서비스업체(대기업) 및 정부
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시장창출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시대를 견인할 창의 인재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펀드 조성,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

민간 주도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지원(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관 산업의 핵심 기반을 확보하여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R&D를 통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미래 
시장 선도역량 강화 등

Life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

·민간 주도의 진출을 기본전략으로 하되 초기 시장형성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정부 간 협력(의료인 면허, 의약품 등 통관, 인력 교류 등)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국가 유형별 시장분석을 통해 전략 진출국 및 역점 진출분야를 선정, 시범 성
공사례(Pilot case) 조기 창출 유도 등

줄기세포 산업화기반 
구축(보건복지부)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를 위한 중개·임상 연구 강화
·줄기세포·재생의료 관련 인허가 등의 제도 선진화 관련 인프라 개선 등

자료 : 청와대, 보도자료, 2011.10.17

<표 Ⅱ-3> 10대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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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ㆍ신성장동력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10대 프로젝트 

  ㆍ4세대 이동통신(LTE), IT융합 병원, 해상풍력 등 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분야를 중심

으로 선정

- 주요 내용

  ㆍ각 부처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개별 지원이 아닌 패키지형태의 지원시스템을 마련

  ㆍ10대 전략 프로젝트 개발에 따르는 국내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7대 주력장비 국

산화사업과 함께 신성장동력 성과를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디

지털 저작권 침해방지, 정보보안·보호 등 R&D 강화 및 제도개선도 병행

  ㆍ기업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애로 해결 등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처 간 협

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담관제도 도입 및 시행

-  특징 :  신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를 지원할 금융시스템 확충 등 신성장 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

  ㆍR&D와 상용화단계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을 부여하는 방식의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의 On-Lending 대출 및 기술평가 보증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방

안 등

  ㆍ신성장동력 조기 산업화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던 투자제도 여건 개선과 

금융지원 시스템 확충 필요성 등 민간부문 핵심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ㆍ신성장동력분야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주로 양적 확대에 치우친 인력양성 

계획에서 질적인 인력양성 계획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추진과제 제시

  ㆍ수요친화형 교육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를 연계하여 산업계의 인력 요구에 맞게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상시 플랫폼

을 구축

  ㆍR&D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고급 연구인력, 지역 기술인력, 현장 실무인력의 수준별 

신성장동력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 2011년도 국가융합기술 발전 시행계획

- 10개 중앙행정기관 (8부·2청)

- 대상사업 : 기본계획 16개 중점실천과제 관련 정책 및 사업

  주요 추진사업

  ㆍ원천융합기술 조기확보 : ①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교과부), ②신기술 융

합형 성장동력사업(교과부), ③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교과부), ④나노․소재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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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교과부), ⑤기반형 녹색기술 융합연구사업(교과부), ⑥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교과부), ⑦바이오의료기기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경부), ⑧차세대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지경부), ⑨차세대통신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 사업(방통

위), ⑩전파방송위성 원천기술 개발사업(방통위), ⑪프로테오믹스 이용기술 개발(교

과부), ⑫뇌기능활용 및 뇌질환치료 기술개발 사업(교과부), ⑬뇌 과학 원천기술개발 

사업(교과부), ⑭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 방안연구/수산환경 관리체제구축(농

림부), ⑮수의과학 기술개발 연구(농림부), ⑯차세대 맞춤의료 유전체/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 사업(복지부), ⑰유전체 실용화(복지부), ⑱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환경

부), ⑲소규모 기초․융합 연구과제 지원(교과부)

  ㆍ창조적 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 : ①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육성 사업(교

과부), ②대학-출연(연)간 특화한 분야의 전문대학원 설치․운영(교과부), ③과학기술

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 운영비 지원(교과부), ④선도연구센터(국가핵심연구센터)지원

(교과부), ⑤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교과부), ⑥연구개발인력교육원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교과부), ⑦CT대학원 운영 지원(문광부), ⑧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문광부), ⑨융복합 연구센터 지원사업(농림부), ⑩첨단사이언스교육허

브개발사업(교과부), ⑪지역 거점연구단 육성사업(교과부), ⑫정보통신 기술인력 양

성사업(지경부), ⑬융복합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 사업(지경부), ⑭국가 임상시험 사

업단/임상 연구 인프라 조성(복지부), ⑮방송통신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방통위)

  ㆍ융합신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①바이오 신약·장기사업(교과부), ②나노 메카트로

닉스 기술개발 사업(교과부), ③나노소재/21세기 프론티어 사업(교과부), ④첨단 융

복합 콘텐츠 기술개발(문광부), ⑤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문광부), ⑥스포츠과

학 기술개발(문광부), ⑦로봇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지경부), ⑧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지경부), ⑨정보통신미디어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경부), ⑩나노 바이오/

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 사업(복지부), ⑪방송통신미디어 원천기술개발사업(방통위), 

⑫국가농업 생명공학기술 종합육성사업(농진청), ⑬무인자동화 및 동식물 생산공장 

시스템 개발사업(농진청), ⑭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개발사업(교과부), ⑮유헬

스/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복지부), ⑯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환

경부), ⑰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환경부), ⑱교통체계효율화 사업(국토부), 

⑲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지경부), ⑳첨단융합분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중기청),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중기청), 나노종합팹 시설구축 사업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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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융합기술 기반 산업 고도화 : ①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농림부), ②기술사업화 지원

사업(농림부), ③첨단 생산기술 개발사업(농림부), ④건강기능 제품 개발/보건의료기

술 연구개발사업(복지부), ⑤첨단도시개발사업(국토부), ⑥플랜트기술 고도화 사업

(국토부), ⑦산업융합기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경부), ⑧SW/컴퓨팅 산업원천기

술개발사업(지경부), ⑨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정보보안-(지경부), ⑩
의료기기개발/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복지부),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사업(방

통위), ⑪친환경․에너지절감 수산기술 개발사업(농림부), ⑫지식서비스․USN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지경부), ⑬CT 기반조성사업(문광부)

  ㆍ개방형 공동화 연구 : ①인문사회기반의 융합연구사업(교과부), ②산업융합 성장동

력 사업화 지원사업(지경부), ③파스퇴르연구소 운영지원사업(교과부), ④글로벌 연

구네트워크 지원사업(교과부), ⑤사이버융합연구․교육고도화 사업(교과부)

- 투자규모 : 약 1조 8,180억원 (부처별 제출 시행계획 기준)

❍ 산업융합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3-2017)

- 비전 : ｢산업强국, 생활富국, 안심大국｣

 미래상 1 : 인문-기술-소프트 산업이 융합된 「산업强국」
  ①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10大 유망 융합新산업’을 선정하고, 성장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

  ② R&D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全주기에 걸쳐 디자인 참여를 촉진하는 디자인 

융합형 R&D 프로세스로 전환

  ③ 기술중심의 융합화 R&D사업(산업융합 원천‧응용 R&D 등)을 인문학 및 기술 분야 

연구인력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④ 합리적인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산업융합 협력사업의 참여기업 간 공

정한 수익분배 체계 정립

 미래상 2 :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생활富국」
<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IT를 활용한 원격 의료‧
건강생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

  ② 개인 의료·건강정보 DB를 바탕으로 한 클라우드 헬스 인포매틱스 시스템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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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u-웰니스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③ BT 융합기술 기반으로 대용량 유전체 정보 분석기반을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의

료, 질병진단‧예방 기술개발 추진

< 스마트 융합으로 ‘보다 편리한 생활’ 구현 >

  ① 4G 이동통신(IMT-Advanced) 등 유·무선 네트워크 超 광대역화 및 차세대 이동통

신 네트워크 인프라 선도 구축

  ② 방송통신‧교통‧의료･에너지 등 수요가 제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

한 서비스 발굴 추진

  ③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교육서비스 통합플랫폼 개발

  ④ 글로벌화의 관문인 공항‧항만,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터미널 등 공공성이 높은 주요 

거점지역별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반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 감성 융합으로 ‘보다 즐거운 생활’ 구현 >

  ① 장애인, 실버계층, 환경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기능성콘텐츠 시범 제작‧보급 추진

  ② 사회소수 및 약자를 위한 힐링콘텐츠*(Healing Contents) 개발 지원

 미래상 3 : 걱정없는「안심 大국」
< 융합기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① GPS기반 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운반차량 위치 추적 및 처리과정 등을 모니터

링하는 유해‧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② 관광+디자인+건설을 융합한 마리나 항만 조성

< 국가 전반의 안전역량 강화 >

  ① 대규모 재난재해에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빅데이터 체제’ 구축

  ② 심리인지 기술, 바이오 센싱 및 IT서버 기술 등의 융합화를 통해 지능형 범죄 예

방‧방지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확대

<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 체계 구축 >

  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구축

  ② 기존 전력망에 IT 융합형 에너지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통해 국가 

통합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구축

< IT 기술 등의 접목으로 농수축산업의 혁신 >

  ① 농축산물 생산시설 자동화‧로봇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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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의료‧문화‧관광 상품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창의적이고 열린 융합인프라 조성

  ① 각 부처의 융합정책을 총괄하고, 부처間 산업융합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협의 등

을 담당하는 ‘부처 융합정책 전담관(가칭)’ 지정

  ②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융합교육 촉진 프로그램 및 제도’ 

활성화

  ③ ‘산업융합 특성화 인력양성 방안(예: 대학원 등)’ 추진

  ④ 관계부처 공동의 ‘융합형 R&BD 관리 및 추진 방안’ 마련

❍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 기술 프로젝트 위주의 R&D 자금 집중

  ㆍ신성장동력분야의 비즈니스 환경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주요 기술 프로젝트의 R&D 자금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

으로 평가

  ㆍ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주체인 기업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 최근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성장동력분야 주요 기

업들(498개사)의 2009년 전체 투자액은 68조 4,000억원 규모로 이 중 신성장분야 

투자는 26.8%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성장동력 기업 

투자실적 및 투자의향 조사결과, 2010.6)

- 법ㆍ제도적 기반 확충의 지속적 노력 요구

  ㆍ현재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융합제품과 

서비스의 원천기술 확보와 인력양성, 인증과 표준화 등 산업발전 인프라 구축을 지

원할 법과 제도적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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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역량 분석

1. 충청북도 산업경제 현황

2. 충청북도 인적 자원 관련 현황 검토

3. 관련 계획 검토 (5+2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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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충청북도 역량 분석

1. 충청북도 산업경제 현황

1.1 충청북도 지역 내 총생산

❍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현황과 관련하여 지역 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도내 총생산액(GRDP)은 

35조 9,558억 원으로 2003년의 23조 5,919억 원에 비해 34% 정도 증가(2008년 12월말 기준)

- 이는 전국 1,175조 2,010억 원의 3.1% 점유(전국 10위) 수준

(단  : 백만원)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 내 
총생산

232,759,193 23,591,980 26,212,569 26,720,519 27,997,385 30,000,748 30,104,794 32,175,365 35,955,833

순생산물세 22,924,517 2,391,683 3,200,536 3,016,171 2,628,134 2,695,463 2,884,829 2,931,791 3,175,910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209,834,676 21,200,297 23,012,033 23,704,348 25,369,251 27,305,285 27,219,965 29,243,574 32,779,923

자료 : 충청북도 통계연보, 2011

<표 Ⅲ-1> 충청북도 지역 내 총생산 추이

1.2 충청북도 산업구성

❍ 충청북도의 산업구성비는 서비스 및 기타(66.45%)가 가장 높으며, 광업ㆍ제조업(37.8%), 

농림어업(4.25%)의 비중으로 나타남

- 과거 충북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1차 산업이 퇴조하는 반면 2, 3차 산업이 지역의 주

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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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평균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광업, 제조업의 2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충북은 1980년대까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으나, 1990년대 LS, SK하이닉스 등

의 대기업체 입주를 계기로 산업구조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태양광 

관련 업체의 집적에 따라 산업구조가 IT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모함

- 역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BT), 중부혁신도시(I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청

원)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이 입지한데다, 세종시의 입주

로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 입주하게 되어 산업지도는 더욱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됨

(단  : %)

구분 충북 전국

GRDP(%)

농림어업 4.25 2.30

광업, 제조업 37.80 27.74

서비스업 및 기타 66.45 69.96

종사자 수(%)

농림어업 0.28 6.57

광업, 제조업 28.01 16.99

서비스업 및 기타 71.71 76.44

자료 : 충청북도 통계연보, 2011

<표 Ⅲ-2> 충청북도 산업구조

1.3 충청북도 업종별 구성

❍  산업별로 구분하여 지역 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

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14%), 건설업(7.32%)의 순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은 사업체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산업별 총생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냄



36

도
정
기
획
과
제
26

(단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산업구조(경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농림어업 6.75 6.12 5.71 5.28 4.70 4.33 4,69 4.25

광    업 0.69 0.70 0.76 0.68 0.69 0.71 0.47 0.41

제 조 업 33.86 35.33 32.82 34.12 34.65 33.49 34.97 37.39

전기기수수도 및 건설업 8.64 7.81 9.19 9.74 9.79 8.59 8.76 8.71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 39.93 37.83 40.24 40.79 41.18 43.29 51.11 49.24

자료 : 충청북도 통계연보, 2011

<표 Ⅲ-3> 충청북도 업종별 구성비 추이

❍ 충북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등의 호조에 힘입어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세

부 산업별로도 비교적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지역특화산업 육성 시 전통산업에

서의 일자리 창출도 병행되어야 함

(단  : %)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통제조업
주력기간
제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충 북 3.13 2.99 3.20 2.22 3.02 7.46 5.83

경 기 3.89 -0.08 5.65 -0.13 3.86 -0.93 9.15

충 남 3.30 2.66 3.69 2.55 3.48 4.05 5.97

경 남 3.02 1.98 3.57 1.98 5.63 2.43 5.37

제 주 3.61 1.20 3.97 -0.31 17.09 5.33 6.46

자료 : 통계청DB를 이용, 산업연구원

<표 Ⅲ-4> 충북과 경쟁지역의 산업별 연평균 고용증가율 비교(2004 ~ 2009)

- 충북의 전산업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3.13%로, 제주(3.61%), 충남(3.30%)에 이어 전국 3위 차지

- 제조업의 경우는 연평균 2.99%로 전국 1위였고, 지식기반산업도 7.46%로 전국 1위였

으나, 지식기반제조업을 제외한 전통제조업의 경우는 2.22%로 전국 5위

- 충북은 금형, 도금 등 뿌리산업이나 가구, 도자기 등 숙련집약형제조업, RIS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연고산업에 대한 더 많은 사업발굴 및 예산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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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 인적 자원 관련 현황 검토

❍ 충북의 R&D 클러스터 구축 및 융복합산업화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은 비교적 풍

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음

분야 대학 및 관련 학부(학과)명
학생 및 

교수

IT

학과

4

충북대 : 전자정보대학 376/53

청주대 : 전자공학과, 반도체설계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230/37

한국교통대 : 첨단과학기술대학 322/47

건국대 : 컴퓨터공학과 159/20

한국교원대 :　컴퓨터교육과 14/6

극동대 : 유비쿼터스 IT학과, 스마트모바일학과 128/9

서원대 :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120/14

영동대 : 스마트IT학부, 정보통신보안학과 90/11

2

대원대 : 전자정보통신과 30/4

한국폴리텍대 : 컴퓨터응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정보통신시스템과 282/21

충북도립대 : 컴퓨터정보과 60/4

주성대 : 컴퓨터응용기계과, 인터넷쇼핑몰마케팅과 85/8

충청대 : 디지털마케팅과, 디지털전자통신과, 전기전자학부, 컴퓨터정보과 323/21

소 계 2219/255

연구소

한국교통대(글로벌IT연구소, Green IT융합기술 연구소, 방재 IT연구소), 충북대(유비쿼터스바이
오정보기술연구센터,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청주대(정보통신연구교육센터, 차세대반도체 융합
기술 연구소, 태양광연구소), 극동대(모바일경영연구소, 정보통신산업연구소), 중원대(충청 IT융
합산업 진흥센터), 주성대(차세대반도체기술센터)

고등
학교

학산정보고 : 정보처리과

충북반도체고 : 반도체과

충주공업고 : 시스템전자과, 자동화기계과

미원공업고 : 기계과, 전자과

청주공업고등학교 : 마이크로기계기술과,컴퓨터응용설계과, 기계설비과, 로봇시스템제어과, 전
기시스템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충북전산기계고 : 전산이용기계과, 광전자시스템과

충북공업고 : 메카트로닉스과, 컴퓨터전자과, 생산자동화과, 산업자동화과, 전기제어과

주 : 자료는 각 대학별 홈페이지 내용을 연구진 정리, 2012. 8. 20 기준

<표 Ⅲ-5> 충북의 IT 분야 인력 양성 현황 및 부설 연구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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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학 및 관련 학부(학과)명
학생 및 

교수

자
동
차

학
과

4
충북대 : 기계공학부,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164/25

한국교통대 :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98/28

2

충청대 : 항공자동차기계학부 127/10

대원대 : 자동차기계계열(자동차정비정공, 자동차튜닝전공, 철도기계설계전공) 80/6

충북도립대 : 기계자동차과 60/3

강동대학 : 자동차튜닝과 80/3

주성대학 : 자동차과 150/12

한국폴리텍대 : 컴퓨터응용기계과 72/7

소 계 831/94

고등
학교

부강공업고 : 자동차과

주 : 자료는 각 대학별 홈페이지 내용을 연구진 정리, 2012. 8. 20 접속

<표 Ⅲ-6> 충북의 자동차 분야 인력 양성 현황 및 부설 연구소 현황

분야 대학 및 관련 학부(학과)명
학생 및 

교수

BT

학
과

4

충북대 :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생물학과, 생화학과, 수의예
과, 의학과, 축산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환경생명화학과

425/227

청주대 : 생명과학과, 유전공학과, 응용과학과 202/18

건국대 : 생명공학전공, 응용생화학 103/23

영동대 : 의생명과학과 30/5

2

충북도립대 : 바이오생명의약과 40/3

주성대 : 바이오생명제약과 38/5

충청대 : 생명화공과 85/4

소 계 923/285

연구소

충북대(바이오연구소, 의학연구소, 동물생명과학연구소, 동물의학연구소, 충북BIT연구중심
대학육성사업단, 동물바이오), 한국교통대(화학산업연구소), 영동대(바이오지역혁신센터), 

건국대(자연과학연구소, 의과학연구소, 의료생명연구소,), 중원대(의료공학연구소, 의생명·
보건연구소, 융합과학기술연구센터), 주성대(보건의료산업연구소)

고등
학교

영동인터넷고 : 보건간호과

부강공업고 : 생명정보화공과

단양공업고 : 화공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바이오제약과, 바이오동물자원과

제천디지털고 : 보건간호과

주 : 자료는 각 대학별 홈페이지 내용을 연구진 정리, 2012. 8. 20 기준

<표 Ⅲ-7> 충북의 BT 분야 인력 양성 현황 및 부설 연구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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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학 및 관련 학부(학과)명
학생 및 

교수

CT

학
과

4

청주대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연극학과, 영화학과 140/13

세명대 : 방송연예학과 40/8

건국대 : 광고영상디자인학과 52/5

극동대 : 문화컨텐츠디자인학과, 연극연기학과, 영상제작학과 153/19

중원대 : 방송연예학과 40/1

2
주성대 : 미술학과, 연극영화과, 음악학과 120/15

충북도립대 : 디지털디자인학과 40/3

소 계 585/64

연구소
한국교통대(디자인연구소, 문화산업연구소), 청주대(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영동대(영
상연구소), 대원대(산업디자인연구소), 극동대(디자인연구소, 관광문화연구소), 서원대(직지
문화산업연구소), 건국대(조형연구소), 한국교원대(예술체육교육연구소)

고등
학교

현도정보고 : 문화산업경영과, 디지털문화컨텐츠과

충북인터넷고 : 영상디자인과, 애니메이션과

증평정보고 : 디지털영상과, 문화관광과, 디자인과

진천상업고 : 영상미디어과

영동인터넷고 : 애니메이션과

충북예술고 :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주 : 자료는 각 대학별 홈페이지 내용을 연구진 정리, 2012. 8. 20 접속

<표 Ⅲ-8> 충북의 CT 분야 인력 양성 현황 및 부설 연구소 현황

3. 관련 계획 검토 (5+2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

3.1 사업의 개요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충청권의 핵심 대표산업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한 선도적 역할과 지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

는 산업

❍ 광역경제권별 4개씩 선정 : 미래 성장동력(2개) + 대표 주력산업(2개) 

-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파워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둠

❍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구심점

- 충청권의 선도산업인 의약바이오, New-IT를 육성시킬 수 있는 거점 역할수행

  ㆍ의약바이오 : 오송(바이오신약, 바이오기반 의료기기), 제천(한방바이오), 옥천(의료

기기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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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New-IT : 오송(제2생명 과학단지), 오창(BIT 융합), 증평·충주(태양광)

미래성장동력산업 대표주력산업

의약
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New IT
융합

기계부품

차세대
의  약

태양광 이차전지
나노융합
소재

무선통신
융합

반도체
디스
플레이

동력기반
기계부품

<표 Ⅲ-9> 5+2 광역경제권 충청권 선도산업의 구심점

3.2 충북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1)

3.2.1 의약바이오산업

❍ 개념정의 

- 의약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질병의 치료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약품과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 분야

❍ 목표

- 글로벌 신약개발의 제품화 지원 및 라이센싱 거점 구축으로 세계 7강의 바이오강국 

진입으로 설정하고, 품목 유망품목 설정

  ㆍ합성의약품(단백질 합성 및 화학 합성을 포함하는 저분자 의약품), 생물의약품(바이

오시밀러 및 바이오베터,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소재(의약용, 진단

용, 의료용 소재), 동물의약품(동물용 백신, 항생제 등)

❍ 충북 현황

- 도내에 허브클러스터(오송), 농산업바이오클러스터(영동, 옥천, 보은), 한방클러스터(제

천), BIT클러스터(충주)가 있음

-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심으로 허브클러스터와 지역특화산업과 연

계한 특성화된 3개의 스포크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바이오분야 특화전략산업 육성정책

을 추진 중

  ㆍ바이오산업의 선도지역인 오송은 글로벌 수준으로의 발전을 기반으로 충청광역경제

1) 충북테크노파크, ｢충북 전략산업 진단 및 성장성 분석｣, 2012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수정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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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ㆍ스포크 기능을 담당하는 클러스터는 충북도 및 TP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을 강화하는 육성이 필요

<그림 Ⅲ-1> 바이오 관련 충청권 혁신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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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충북은 오송-오창 등을 기반으로 하여 맞춤형 차세대 의약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단기

적으로는 오송지구 내 의약품 관련 국가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수가 수도권 제외 1위인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광

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유기적 연계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그림 Ⅲ-2> 충청권 의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조

자료 : 충청광역발전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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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New IT산업

❍ 대상

- New IT산업은 IT제품의 ｢무선통신융합 기기부품｣, ｢반도체/부품｣ 등을 지정

  ㆍ세부분야로는 ｢휴대전화/통신장비｣, ｢반도체/부품｣등 하드웨어 분야와 ｢정보기기｣, 

｢방송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IT서비스｣, ｢인터넷/콘텐츠/정보보호｣ 분야 등임

- 반도체산업

  ㆍ사업목표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우위 유지(세계 1위)

  ㆍ차세대 반도체 산업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IT 기기의 경박단소화/융복합화/고성

능화에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

  ㆍ차세대 반도체산업은 ①고집적 반도체 ②시스템반도체 ③특화디바이스 ④팹리스 설

계 ⑤파운드리 공정 ⑥초정밀 부품 소재 ⑦반도체장비 산업을 포함 

  ㆍ유망품목 : ①시스템반도체(그린 IT 및 자동차 SoC, 정보통신/가전 SoC 설계 및 제

조), ②화합물반도체(LED 및 광 반도체 부품), ③반도체 장비(공정개선에 필요한 공

정장비 및 고집적/고방열 패키지) 등

- 무선통신융합 기기부품

  ㆍ사업목표 : 글로벌 경쟁력의 무선통신융합 기기·부품 개발 거점 

  ㆍ유망품목 : ①정보기기에 무선통신기술이 결합된 무선융합기기 및 관련부품(무선통

신융합정보기기), ②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 RFID/USN 시스템, 차량/선박용 무선기

기, 무선원격계측시스템, ③다양한 무선통신기술과 기술간·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한 

통신기기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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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충청권 New IT 산업 생태계 구조도

자료 : 충청광역발전위원회, 2011

❍ 시사점

- 충북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중핵업종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무선

통신융합, 반도체 프로젝트 간 연계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용성을 

바탕으로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광역선도사업화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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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첨단융합기계⋅부품산업

❍ 대상

- 융합형 차량전장부품산업과 지능형 융합 메카트로닉스산업 분야

- 사업목표 : 지능형 및 고정밀 제어시스템과 모듈개발을 동력기반 기계부품 거점 육성

- 유망품목 : ①자동화모듈 및 시스템(자동화시스템, 정밀·자동화부품, 자동제어모듈, 센

서, 자동항법), ②제어부품 및 기기(제어계측시스템, 자동제어 부품, 속도제어, 계측기

기, 엑츄에이터, 정밀기기), ③시트 및 능동공조 부품

<그림 Ⅲ-4> 충청권 양대 융합부품산업벨트

- 충북은 IT 관련 센서뿐 아니라, 현대오토넷 등 전장품 관련 1차 협력업체가 분포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충청권내에서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ㆍ충북의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체는 도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장부품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청원, 오창, 진천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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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충청권 첨단융합기계·부품산업생태계 구조도

자료 : 충청광역발전위원회, 2011

❍ 시사점

- 융합부품산업은 기존 광역선도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어부품 및 기기, 자동화 

모듈 및 시스템, 시트 및 능동 공조부품 산업에 전략적 투자 계획이 있어 이를 이용

한 신산업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음

- 기존의 충북은 청주공항, 공군사관학교 등 항공관련 산업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충남

은 기계산업 분야 및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항공창업보육센터 등이 있어 융합부품

산업을 이용한 새로운 항공산업 육성에도 좋은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음

- 제어부품 및 기기 등은 항공관련 시뮬레이션 장비제조, 무인항공기 제조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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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차세대 에너지산업

❍ 대상

- 태양광, 이차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산업 육성

- 사업목표

  ㆍ태양광부품소재산업 : 태양광 부품의 핵심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

  ㆍ이차전지 : 이차전지 부품소재 국산화 및 핵심기술 확보

- 유망품목

  ㆍ태양광 : ①셀 핵심 부품(글라스, 기판, 타겟, 전극부품, 셀 검사장치 등), ②모듈 구

성 부품(백시트, 필름, 케이블, 정션박스, 프레임 등), ③시스템 제어 부품(인버터 부

품, 전력제어 부품 등)

  ㆍ이차전지 : ①단위셀 및 구성소재(중대형 전지 및 4대(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핵심소재), ②BMS 및 PMS(대용량 전지 및 전원 보호회로), ③시스템 구성부품(파우

치, 캔, 제조장비)

❍ 시사점

- 충북은 증평군을 중심으로 태양광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차전지의 경우 전략산업으

로 기 육성해 왔으며, 나노융합소재는 LG화학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참여가 가능

- 충북도 내 태양광 관련 업체는 현대중공업, 한국철강, 신성홀딩스 등 국내 굴지의 대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으며 경동솔라, 다쓰테크, 에이원테크 등 셀/모듈 분야의 중견기

업들이 분포하여 태양광산업에 대한 잠재력이 확보

- 충북의 전지산업은 최근 전지사업을 시작하는 대기업들의 도내 유치로 관련 중소업체

들의 동반 입주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차전지용 소재의 국

산화를 선도하여 전지소재 분야의 활성화가 예상

3.3 충북지역산업의 발전 잠재력 및 제약요인

3.3.1 발전 잠재력

❍ 국가 네트워크의 중심지

-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국가네트워크의 중심지, 항만·공항 등의 내륙 물류 결절지를 형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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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등 KTX역을 이용한 전국적 접근성뿐 아니라, 청주공항을 이용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접근성이 우수함

❍ 첨단산업분야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 BT 및 IT산업의 메카인 오송·오창은 연구개발과 상업화가 조화된 국내 최대의 

Leading Company가 집적되어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오창에 입지한 충북테크노파크(TP) 내에 바이오센터, 차세대반도체센터, IT융합

센터 등이 설립되어 각 산업별로 충북 내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 핵심사업의 중심지

- 충북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 식약청 등 6대 국가 기관의 입지뿐 아니라, 인근에 국

가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세계 R&D 및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국

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및 추진 등으로 국책사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음

3.3.2 제약 요인

❍ 권역 내 경제력격차 심화

- 충북은 수도권의 1차 밴더 지역으로써 수도권 제조기반을 뒷받침하며 수도권 인접지

역을 중심으로 성장

- 충북 내에서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낙후지역이 상존하고 있어, 성과의 확

산이 필요

❍ R&D에 기반한 상업화 미흡

- 충북은 지역산업진흥사업 등을 통해 많은 기술개발사업이 추진

- 혁신기관이 설립되어 있지만, 이를 상업화 및 사업화를 위한 기반 및 산업집적이 아직 

미흡한 편임



R&D 클러스터 구축 및 
융복합화 산업방향

1. 기존 충북의 IT・BT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성 정립

2. 최근 변화 요인 검토

3. 충북의 R&D 클러스터와 융복합산업 방향성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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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D 클러스터 구축 및 
융복합화 산업방향

 

1. 기존 충북의 IT, BT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성 정립

❍ 현행 충북의 클러스터는 반도체 대기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IT 클러스터 기 구축되어 있음

- 충북의 반도체 기반 IT는 SK하이닉스(메모리), 매그나칩 및 동부하이텍(비메모리)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의 세미텍(후공정), 제니스월드(반도체 장비 등) 등의 기업이 

집적되어 있음

- 충북테크노파크의 차세대반도체센터와 각종 대학 및 기업체 부설 관련 연구소가 활발

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마이스터고(충북반도체고교), 2년제 4년제 대학에서 다수

의 인력이 배출되어 역내에 취업하는 선순환 모형이 정립되어 있음

❍ 최근 오송지역을 중심으로 BT 클러스터가 구축 초기 단계에 있음

- 오송은 국가생명과학단지 지정을 계기로 보건행정타운(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과 오

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인프라를 토대로 최근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등 59개 업

체가 본격적 사업 수행을 위해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설하는 단계임

*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모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①특정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하청관계 등 관련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만들어지는 유형과 ②정부의 인허가기관

이 입주하면서 각종 행정적 편의를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되는 유형(특히, 제품 R&D 

및 생산을 위해 단계별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산업) 및 ③중소기업들이 동종업

종의 집적에 의한 시너지효과(공동물류, 공동구매 등)를 획득하기 위하여 집적화된 형

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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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변화 요인 검토

❍ 최근 충북에 미치는 변화요인은 크게 역내 요인과 역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역내 요인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중부혁신도시 입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

능지구 지정

- 역외 요인 : 세종시 입주(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16개 국책연구소의 세종시 입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원천기술 개발)

❍ 주요 요인들이 지역의 R&D 클러스터와 융복합산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검토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ㆍ목표 :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현

  ㆍ특화 분야 : 바이오 신약 및 바이오 기반 의료기기

(대구 신서는 IT 기반 의료기기 및 합성신약)

- 중부혁신도시 

  ㆍ중부혁신도시는 IT·문화 기능 군, 인력개발교육기능 군, 과학기술·공공서비스기능 

군 등 3개 군의 11기관이 입지

  ㆍ지역의 R&D 클러스터와 융복합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별로 상이하지만 특히, 

IT 분야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IT 분야 방향성 

정립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ㆍ인력개발교육기능 군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

무연수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은 인적 자원과 관련된 각종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의 

융복합 산업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ㆍ과학기술·공공서비스기능 군에서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 기본계획을 전담하는 기관

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내 과학기술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중요 기관으로

서 역할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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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적(㎡)
이전

인원(명)
예산
(억원)

주요 업무
전략산업 
관계성

IT·문화 
기능군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35,120 205 4,263 정보통신산업정책연구 IT 산업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35,400 200 382 IT산업 육성정책연구 IT 정책

인력
개발
교육
기능군

한국교육
개발원

24,000 440 350
국가교육발전 정책연구 및 각
급학교 평가

IT 

+ 

교육콘텐츠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25,000 328 1,300

수능, 학력평가, 임용시험, 한
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국가고
시 출제

중앙공무원
교육원

133,000 106 420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법무연수원 624,230 114 150 법무부 공무원 교육

한국고용
정보원

11,161 233 741 노동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과학기
술·
공공
서비스
기능군

기술표준원 70,000 250 국가표준제도 확립 지원
IT+BT+태양광 

산업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 300 400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한국가스
안전공사

54,000 370 1,607
가스안전 관련기술 및 기기 
개발

신재생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한국소비자원 26,000 272 318
소비자 보호, 제도 및 정책연
구

IT 콘텐츠 산업

계 1,037,911 2,818 -

자료 : 충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활용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

<표 Ⅳ-1> 충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비교

- 세종시

  ㆍ세종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16개 본부, 20개 소속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전이 예정되어 있음

  ㆍR&D 클러스터와 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16개 국책기관이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종시에 이전이 예정된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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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설립목적 주무부처 및 소속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지
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교육과학기술부

산업기술연구회
산업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지식경제부

경제·인문사회연
구회

경제 및 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원 육성 국무총리실

국토연구원 국토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의 종합적 체계적 실시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국가의 경제계획 및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정보의 수집·관리, 법제에 관한 조사·연구로 국가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법령 정보의 보급과 법률문
화의 향상에 기여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조세연구원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 지원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
구원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와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향상에 
이바지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관계 문제 연구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한국경제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정부의 산업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기여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관광정책의 개발 및 연구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
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보건의료, 사회복지에 관한 제도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
책 수립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환경 부문의 선도적·총괄적인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국무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출처 : 각종 기관 웹사이트 참고

<표 Ⅳ-2> 연구기관 설립목적 및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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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ㆍ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벨트의 핵(거점지구)와 벨트의 거점

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벨트의 거점을 기능지구라고 지칭

할 수 있음

  ㆍC(Center)벨트 : 세종시와 충청권의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연결하여 중부권 성장거점

으로 육성

  ㆍ국내 최대의 기초・응용연구소가 집적된 대덕, 생명과학과 첨단의료 분야에서 중추

가 될 오송・IBT융복합산업의 거점 오창을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 특

히 대덕연구단지를 세종시와 연계하여 제2의 발전계기 마련이 가능할 것임

<그림 Ⅳ-1> 국제과학비즈니스의 전국적 협업모형도

자료 : http://www.isb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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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충북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특화 역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구 분 오송·오창

혁신자원의 
집적 및 연계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50여개 바이오 관련 기업․기관 집적 
•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충청대, 주성대 등 대학집적
• LG화학, 하이닉스 반도체, 동부아남반도체 등 선도기업 입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창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 맞춤바이오신약 특화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계 발전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 자기공명장비 공동 활용 및 공동연구
   - 첨단질량분석장치분야 및 관련분야 연구
   - 지구환경 연구분야의 분석지원과 연구
• IT협동화연구센터

과학기술
혁신에의 
기여도

• 바이오신약, 바이오 칩, 바이오센서 등 바이오 차세대 기술개발  
•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나노전자소자, SoC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성장 

여건

• 오송․오창산업단지 IT, BT산업으로 특화(BINT 융합기술 육성) 

• 청주 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용이  
• 반도체, 컴퓨터, 이차전지, 항공기 MRO 분야 외자유치(’09년 950,567만 달러) 

• 오송산업단지 : 바이오산업(신약 및 의료기기)

• 오창산업단지 : IT 및 반도체, 부품․소재 산업, 이차전지
• 충주첨단산업단지 : IT, 반도체 등 첨단산업
• 제천 바이오밸리 : 전통의약산업
• 증평산업단지 : 항공우주산업 
• 보은첨단단지 : 바이오농산물산업 
• 영동산업단지 : 의료기기산업 

<표 Ⅳ-3> 충북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특화 역량

3. 충북의 R&D 클러스터와 융복합산업 방향성 정립

3.1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된 특화 응용 R&D 클러스터 구현 

-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산업과 비즈니스의 연계 시스템 구축

- BTㆍIT분야 기반 융복합 기술분야의 개발연구, 산업화 및 사업화 촉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4대 기초연구분야(수학, 고체물리, 화학, 핵과학)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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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충북의 특화 분야 정립

  ㆍ수학(편미분방정식) - 역문제 - 차세대 의료서비스, DNA분석, 영상판독기술

  ㆍ고체물리(바이오물리) -NMR - 뇌과학 연구 및 뇌질환 진단 치료기술, 의료기기 개

발연구

  ㆍ화학(유기 신물질합성) - 신약개발 - 줄기세포 응용기술, 단백체/대사체 응용기술, 

약물전달기술, 신약 타켓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암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ㆍ핵과학(방사화학/핵화학) - 뇌과학 연구 및 뇌진단 치료기술, 암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의료기기 개발연구

3.2 반도체 기반 IT 클러스터와 연계된 R&D 클러스터와 융복합산업 발굴 필요

- 충북의 반도체 기반 IT 클러스터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일부 약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ㆍ특정 대기업의 의존성 절대적

  ㆍ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사업 편중

  ㆍ반도체와 연계된 Supply Chain 연결고리 미흡

⇒ 반도체 기반의 HW, SW, NW이 융합된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 육성

- 충북의 기 보유 인프라를 토대로 비메모리와 SoC(System on Chip) 등이 결합된 HW

와 비교적 여유있는 NW이 결합된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 육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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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충북의 전략산업과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의 연관성

- 제안배경 

  ㆍ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은 아래 가치사슬(Value Chain)과 같은 가치의 부가과정을 거

치게 되며 전 후방 통합 성격을 가지므로 산업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중간재 산

업이며  특히, 반도체, 이동통신, 정보가전 등의 분야에 있어 최종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형성에 필수적인 중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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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임베디드 시스템 가치사슬

੦ 임베디드 시스템

-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 Processor)나 컨트롤러(Controller)를 내장(Embedding)한 전자 시스템

੦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

- 가전, 사무자동화, 유선ㆍ데이터 통신, 산업자동화, 소매분야 자동화, 의료, 자동차, 국방ㆍ항공 등 

੦ 구체적인 적용분야 

- 자동차의 연료분사장치, 항공기의 자동 파일럿, 통신기기, 셋톱박스, 캠코더, 로봇 컨트롤러, 

의료기기, 산업용 컨트롤러, 계측기, 네트워크 라우터, MP3 Player, 비디오 게임기, 디지털카메

라, 프린터 등

3.3 BT 클러스터와 연계된 R&D 클러스터와 융복합산업 발굴 필요

- 충북의 BT 산업 특화 분야는 바이오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임

  ㆍ첨단의료기기는 최근 글로벌 기업에서 신수종사업으로 집중 육성되는 분야로서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ㆍ①인공기관(인공청각시스템, 인공시각 시스템 등), 신경 장애제어 장치 등, ②최소형 

분자진단기기, ③생체광학기반 치료 및 진단장비, ④고기능 핵심부품 및 소모품

(PET 등의 센서), ⑤미세의료기기(삼키는 내시경, 외과형 Microbots 등), ⑥기계 및 

바이오 기술 결합형 인공장기 및 약물전달체계, ⑦나노메디슨, ⑧조직공학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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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장기 등

  ㆍ다음의 표는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신성장동력(바이오제약･의료기기) 중 메디-바이

오 진단시스템의 육성 전략을 토대로 오송의 특성화 가능 분야를 검토한 사안임2)

Star Brend 전략품목 핵심요소기술

메디-바이오진
단시스템 

질량분석기반 초고
속 디지털 분자진
단 시스템

질량분석 타겟플레이트 기술
초정밀렌즈 가공 기술
진단시약 발굴 및 진단법 설계 기술
미세검체 대량 처리장비 제작 기술
질량분석 분자진단시스템 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대용량 데이터 처리프로그램 기술

소형･의료용 질량
분석기반 진단기기

보급형 Desktop형 의료진단시스템 기술
질량다형성 기반 고해상의료 유전자진단시스템 기술
질량분석 기반 분자진단용 바이오마커 컨텐츠 기술

신기술 융합형 
분자진단시스템

바이오마커 진단용 차세대 바이오칩 기술
초감도 multiplexing 검출용 MEMS 센서모듈 기술

출처 : 지식경제부, “신성장 기술지도”, 2012

<표 Ⅳ-4>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기술트리

⇒ 바이오산업 기반의 맞춤의료 Test Bed 및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현

- 의료기기의 IT, BT 특화 분야3)

  ㆍIT분야 : 영상진단, 생체진단, 유비쿼터스, 한방의료기기 등

  ㆍBT분야 : 분자영상기술 발전에 따른 세포･분자단위 분석기기 및 대사･기능영상을 

융합한 신규 바이오 영상진단기기, 체외 진단기기 등

  ㆍ위의 사업군 가운데 u-Health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는 사실상 IT로서 유비쿼

터스나 진단(영상 및 생체), 한방의료기기(제천 및 옥천) 등이라 할 수 있음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특화 산업군을 토대로 차별화된 오송지역을 이들 신기술을 

적용하는 테스트베드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ㆍ전임상실험이 끝난 신제품을 기반으로 특정 질환군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테스

트배드 구현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바이오신약의 분야와 관련하여 맞춤형 세포치료제 지구로 육성하고 치료가 끝

2)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2010. 4. p.75.
3)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2010. 4.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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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환자를 대상으로 관광과 연계한 이른바 ‘바이오관광’으로 접목시키는 방안도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ㆍ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시판 이전에 테스트배드를 통한 상용화 이전의 일종의 파일롯 

테스트 지역으로 설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3.4 융복합산업 육성 검토

❍ 중앙정부의 융복합 산업 유형을 토대로 살펴본 충북의 융복합산업 분야

- 융합 유형은 크게 ①기술과 기술 간, ②제품과 기술 간, ③제품과 서비스 간 융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 ①신기술 간 융합, ②기존제품과 신기술 간 융합, ③
신기술과 서비스 간 융합, ④제품과 서비스 간 융합 등으로 구분

⇒ 바이오 산업 기반의 맞춤의료 Test Bed 및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현

①신기술 간 융합 

  ㆍIT와 BT의 융합 : 바이오 기반 의료기기

②기존제품과 신기술 간 융합 

  ㆍ자동차와 IT의 융합 : 자동차 전장부품

③신기술과 서비스 간 융합 

  ㆍIT와 의료서비스 : u-Health Care

  ㆍIT와 원격 교육 : e-Learning

④제품과 서비스 간 융합 

  ㆍ서비스와 서비스 : 의료관광

- 상기 산업군들은 현재 충북에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도되는 사업들로서 융복합의 

관점에서 이들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음

  ㆍ한편, 이러닝의 경우 최근까지 청주시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다 최근 미진한 실

정에 있는데 중부혁신도시의 인력양성 측면에서 이들을 재정의하고 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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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력양성사업 내       용 추진 방안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

SW 특성화대학원 
신설

‘12년 중 기존 대학에 SW 특성화 대학원을 시
범설치하고 이후 1~2개 대학에 추가 설치

도내 대학에 SW특
성화 대학원 설치 
협의

SW마에스트로 사업 도제식 교육 이후 창업자금 지원
도내 대학(원)생에 
사업 홍보

SW + 융복합 사업
IT 융합 고급인력과정에 자동차, 의료분야 특
성화 지원

IT+의료분야 융복합 
특성화 지원 협의

기술표준원
표준전문가 
양성사업

현재 표준개발협력기관(CODS)을 지정하여 표
준개발 및 관리 기능 이관 중이나, 표준인력이 
크게 부족한 여건
제3차 국가표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국제표준 
전문가 등을 육성하는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예정 (~‘15)

충북에 표준대학원 
설치 협의

한국과학
기술기획
평가원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독립 설치

‘14년 오창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하 연
구개발인력교육원 개소 
(대전→오창 이전)

한국고용정보원 연
계 도내 취업 시스
템 구축

가스안전
공사

국제 인증 전문가 
양성

API 인증 등 국제 인증 대비 전문가 양성 
한국고용정보원 연
계 도내 취업 시스
템 구축

한국교육
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센터 관리·집행
충북혁신도시에 방
송통신고등학교 설
치 및 특성화 운영 

자료 : 홍성호, 충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활용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 2012.

<표 Ⅳ-5> 이전기관의 인력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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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체계 검토 및 신산업벨트 생태계 조성 추진

2. 구체적이고 일관된 추진 체계 구축 필요

3. 전향적 지원 정책 발굴 및 추진

4.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시장창출 등 선순환 모형 정립

5. 융・복합기술 관련 로드맵 작성

6. 특화대학원 설립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64

도
정
기
획
과
제
26

05 정책적 제언

 

1.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체계 검토 및 신산업벨트 생태계 조성 추진

❍ 엄격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입각한 R&D 클러스터 구축 및 융복합산업 육성

- 최근까지 추진된 충북의 관련 계획은 중앙정부의 상위계획에 정합한 사업으로서 타 

경쟁지자체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과 정합성 강조를 통한 국비 확보가 가장 

큰 주안점이었음

  ㆍ그러나, 최근의 융복합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단계에서 선

진국의 기술을 모방한 산업 육성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고 판단됨

-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융복합산업은 기존의 기술을 토대로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전략

으로 기존 전통 주력산업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대체재이거나, 소득탄력성이 높은 

사치재 또는 고급재화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경우 기존 산업의 지배

적 사업자 관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ㆍ따라서 기존 산업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기 주력사업 확보차원의 이들 분야에 대

한 관심이 적지 않지만, 기존 주력을 조기에 대체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타 지역에 비해 인적ㆍ물적 여건이 열악한 충북의 입장에서는 당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신산업벨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상승효과 추진

- NT, BT, IT, GT 등 첨단과학 기술기반산업을 유치하고, 산업· 기술ㆍ융합을 촉진하여 

미래신산업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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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군 유치(H/W), 과학·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S/W)이 상호연계된 신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 목표가 될 것임

<그림 Ⅴ-1> 충북의 융합신산업벨트 생태계 조성 차별화 전략

2. 구체적이고 일관된 추진 체계 구축 필요

❍ 본 과제의 궁극적 목적은 R&D 클러스터 구축 및 융복합산업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

쟁력 제고라 하겠음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5~10년 후 이들 신성장동력분야의 기

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품 생산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하고, 이들 기업 중심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들 분야

의 성장기여도와 고용창출력이 높아지는 경제적 성과 획득이라 하겠음

- 또한 신성장동력 확충의 요체는 민간기업의 신성장분야에 대한 과감한 후속 투자와 

신규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4)

❍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전체 계획을 아우르는 Control Tower 설정 필요

- 융합 R&D 전반을 다루는 control tower가 필요한데, 현재 융복합 연구의 상당수는 연

4)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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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를 받기 위해 이종 분야 연구자들이 형식적으로 모여 집합체를 이루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ㆍ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미래 방향에 대한 혜안을 가진 과학인, 기술인, 기업가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융복합 R&D의 설계가 필요함

- 한편, 충북의 R&D 클러스터 및 융복합산업은 충청북도의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바이오사업추진단, 관광항공과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어 진행

하고 있으나, 일관된 추진체계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

- 이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인적 

물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실정임

  ㆍ따라서 현안과 가장 직접적 연관관계에 있는 충청북도 미래산업과가 중심이 되어 

연관 기관들을 아우르는 TFT를 구성하고 이를 Control Tower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Ⅴ-2> (가칭)충북 융복합산업 TFT(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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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이와 관련하여 최근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가칭) 충북융복합센터’ 건립을 추

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

맵이 작성중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충북의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TFT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역내 혁신 인프라(충북발전연구원, 충북 TP 등)와 기업지원기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주상공회의소 등)을 아우러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며, 

  ㆍ오송의 BT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중부혁신도시의 공공기관(특히, 정보통신 및 

인력양성군)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 획득이 가능할 것임

❍ TFT의 주요 추진 내용

- 충북의 R&D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전략, 제시된 융복합산업의 구체화 및 추진 방

향성 모색

- 기업들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검토

  ㆍ역내 입주하고 있는 중앙부처 소속 혁신기관을 활용한 각종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R&D 클러스터 구축 및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기업체 역내 유치방안 검토

  ㆍ오송, 오창의 혁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기업유치 방안 모색

  ㆍ중부 혁신도시 입주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체 유치방안 모색

예 :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5년간(~‘15년) 10,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다수의 표준 연관 기업의 기술표준원과의 동반이전 예상5)

3. 전향적 지원 정책 발굴 및 추진

3.1 체계적이고 창의적 금융제도 운용 관련 정책 개발 필요

❍ 융복합산업 분야의 R&D는 실험적인 시도가 많으므로 실패 확률이 높은 전형적인 high 

risk 프로젝트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나 개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함

5) 홍성호,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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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R&D예산 규모가 작고, 실험적 프로젝트에 대한 관용

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수 융복합 분야는 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로 융복

합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금융정책 도입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6)

❍ 코스닥 상장 특례지도의 적극 활용

- 정부가 R&D의 모든 단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 중심의 미래가치 지향 기

업들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경우, 벤처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상장 요건들은 배제 

혹은 완화하는 특례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바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행의 기술특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지난 5년간 6개에 불과해 이

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첨단융합산업(IT융합, 로봇응용), 고부가
서비스산업(콘텐츠)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코스닥 상장특례 허용
특례 주요 내용: ①현재 바이오업종에 한해 적용해온 코스닥 상장특례 범위 확대, ②17
개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스닥 상장 요건 가운데 설립경과
연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기준 면제 및 자기자본 기준도 낮춰 15억 원 이상으로 
완화, ③신성장동력기업의 기술 평가기관도 7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하고 이들 평가
기관 중 2곳에서만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상장특례적용 대상으로 인정(한국거래소)

- 이와 관련된 주요 정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기업에게 전파ㆍ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외국 자본의 적극적 활용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이와 관련된 주요 정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기업에게 전파ㆍ활용도 제고를 

중국 자본의 적극적인 활용

  ㆍ중국은 아직 high tech 부문이 취약한 산업이 많고 특히 바이오, 헬스, 디자인, 로봇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들이 상당수 있음.  

  ㆍ따라서, 중국 자금의 유치, 중국 기업과의 M&A, out-licensing, 공동개발 등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구축이 필요 조성 방안 강구 필요

- 이와 관련된 주요 정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기업에게 전파ㆍ활용도 제고를 

미국과 일본의 자금의 적극 유치

  ㆍ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미국 start-up 회사의 번영을 주도했던 venture capital 

회사들이 최근 미국 시장의 경기 악화로 2010년 3분기 투자가 7% 감소하는 등 자

6) 지식경제부, 2020 융합신산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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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임.  

  ㆍ이러한 이유로 venture capital 회사들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가

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으며 인도나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이 양호한 한국시장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자본을 국내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인

하여, 국내 융합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3.2 융합 연구 문화 조성

❍ 융합연구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방안 모색

- 융합신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되어야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

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이종 분야 구성원간의 공동 연구가 필수적임.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타 분야와의 공동연구가 매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실정. 최근 일

부 대학에서 시도되었던 자유전공학부제 등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특정학과(법대, 의

대) 및 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 진입 창구로 활용되어버린 실정

  ㆍ대학의 경우 학부(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 다른 학부(과)들이 학생 정원, 

예산, 실험실 공간 등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가지면서 생산적인 소

통보다는 상호 견제의 환경 조성

  ㆍ기업체 연구소는 물론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우에도 R&D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연구비 수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high risk 융복합 프로젝트에 관여하

기 어려운 실정

- 대학의 경우 체계 개편을 통해 융복합을 장려하기 위해 다른 전공들간의 융합 교과목 

개발, 융합 실험/실습 과목개설, 융합 연구를 시도할 경우 적극 지원하거나 기타 인센

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R&D 성과지표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양적 평가에서 탈피하여 

실용화, 사업화 성과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평가체계를 개발ㆍ적용할 필요가 있음

  ㆍ특히, 충북도 및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이러한 척도를 적

용함으로써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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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시장창출 등 선순환 모형 정립

❍ Supply Chain의 관점에서 융복합산업을 재정의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융복합산업은 신기술에 의한 등장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

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더 일반적임 

  ㆍ예 : 에디슨의 전구발명과 함께 전기, 전기계량기, 송전선, 변전소 등 각 요소기술의 

상효작용과 이들 각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가능케 하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전구가 기름램프를 대체하는 혁신이 불

가능했을 것임7)

- 충북에서 융복합산업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산업 및 인프라를 정의하고 이들을 동반 육성시키는 전략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임 

❍ 수익성이 전제된 특화 비즈니스 모델 정립 유도

- 아무리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R&D 

결과를 상업화하고, 이를 조기에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실

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

스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ㆍ고객가치 제안, 수익모델,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핵심 자원 및 이 

모든 요서를 결합하는 과정 등임

- 따라서 융복합 신성장동력분야에서 조기에 성장동력화를 기대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기업들이 새롭게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신속히 갖추어지

도록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ㆍ이를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융복합산업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역내 기업의 Supply Chain 및 역량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7) 지식경제부, 신산업의 대지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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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내수의 초기시장 형성 기반 마련 필요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전략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가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초기 시장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ㆍ특히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는 불확실성이 큰 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통합에 관한 핵심 가정을 시험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변환이 의미 있

게 작동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기술요구 수준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보다

는 향후 산업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시장을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ㆍ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이 규모의 경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①각종 시범

사업을 통한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고 ②이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시키고 ③글로

벌 경쟁력을 갖춘 다음 ④글로벌 시장 진입을 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음

-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산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될 가능

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역내 기업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ㆍ특히, 충북이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기술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는 이러한 정부의 제도 운용에 주목하고 이를 기업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당해 시장

으로의 진입을 적극 유도시킬 필요가 있음

5. 융·복합기술 관련 로드맵 작성

❍ 중앙정부의 계획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이행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융합기술 발전기본계획(2009-2013)｣이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2011년도 국가융합기술발전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ㆍ또한 현 산업융합촉진법에서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산

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산업융합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013-2017)이 확정 발표한바 있음

- 기존 작성된 IT BT-TRM 및 RIRM를 토대로 하는 융복합기술 발전 로드맵 작성 필요

  ㆍ현재 충북에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2005년 작성한 IT 및 BT TRM(Technical Road 

Map)이 있으며, 이외에도 2007년 작성된 혁신역량 현황과 RIRM(Regional Industrial 

Road Map) 등이 있음

  ㆍ이들 자료는 상당 시간 경과하면서 최신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 기술 군(IT, 

BT)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는 한계는 있으나, 이들 노하우를 토대로 최근의 지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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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여건 및 상위계획을 반영한 “충북지역 융복합 기술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상위 계획과 부합하는 세부 사업 발굴 및 육성 필요

- 충북에서는 이들 내용을 토대로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융복합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정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충북이 고려할만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 2011년도 국가융합기술 발전 시행계획

  ㆍ국원천융합기술 조기확보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차세대 맞춤의료 유전체/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 사업), 

  ㆍ창조적 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 : CT대학원 운영 지원, 융복합 연구센터 지원사업, 

지역 거점연구단 육성사업,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사업, 국가 임상시험 사업단/임

상 연구 인프라 조성), 

  ㆍ융합신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바이오 신약·장기사업,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

발,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나노 바이오/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 사업, 국가

농업 생명공학기술 종합육성사업, U-헬스/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첨단융합분

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나노종합팹 시설구축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ㆍ융합기술 기반 산업 고도화 : 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농림부), 건강기능 제품 개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산업융합기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SW/컴퓨팅 산

업원천기술개발사업, 의료기기개발/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식서비스․USN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CT 기반조성사업

  ㆍ개방형 공동화 연구 : 인문사회기반의 융합연구사업, 산업융합 성장동력 사업화 지

원사업,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 ⑤사이버융합연구․교육고도화 사업

- 산업융합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3-2017)

  ㆍ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융합기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국가 전반의 안전역량 강화,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 체계 구축, IT 기술 

등의 접목으로 농수축산업의 혁신, 창의적이고 열린 융합인프라 조성(대학의 자율적

인 ‘융합교육 촉진 프로그램 및 제도’ 및 ‘산업융합 특성화 인력양성 방안(예: 대학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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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화대학원 설립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토대로 하는 특화 대학원 설립 운영

- 현재 충북의 인적자원과 관련된 가장 큰 딜레마는 초급 전문인력은 매우 풍부하나 고

급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점.  특히, 융복합 분야의 전문인력은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나타내는데 있음

  ㆍ충북은 졸업자의 역외유출(전문계 고등학교, 4년제 대학 등)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대전 충남권에 비해 임금수준이 상

대적으로 낮고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이른바 ‘고급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기인함

- 한편, 충북의 융복합 분야는 크게 IT(반도체 및 중부 혁신도시 기반)와 BT 기반(오송)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행 이들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은 일정한 실무경

력을 갖춘 융복합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평가되고 있음

  ㆍIT의 예 : 반도체(메모리, 비메모리) + Device + NW + SW(특히, 임베디드)

  ㆍBT의 예 : BT + IT + NT 

❍ 설립 방안

- 중부혁신도시, 오송지구 등의 혁신기관 중심의 특수목적 대학원 설립ㆍ운용 

  ㆍ충북의 전략 산업 분야인 IT와 BT를 토대로 가칭 오송지역에 BT 전문대학원과 중

부혁신도시의 IT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함

- 법적 기반 마련 및 비용 확보 노력

  ㆍ특화 대학원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와 법적 기반 마련

이므로 오송은 기존에 추진중인 BT 대학원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부혁신도

시는 입주 혁신기관들의 특성인 인력양성과 IT산업 중심의 융복합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법 기반 마련 필요

❍  설립 목적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현장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중심의 산·학·

연 협력네트워크의 주체가 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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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가칭)충북 융복합전문대학원

- 기술인력을 포함한 기술인프라의 집약체이며, 교육, 연구, 창업을 위한 교육기본단위와 

연구소, 창업지원센터 등을 포함

- 부설기관 : BT전문인력양성의 연장선상에서 연구개발 및 산업체 지원을 위한 부설기

관의 설치를 권장함

  ㆍ창업보육기능(창업보육센터) : 벤처창업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지원

  ㆍ신기술연구기능(기술개발연구소) : IT 및 BT기술과 관련된 전문연구

  ㆍ물질분석서비스(공동기기센터) : 연구개발 및 산업체와의 공동활용

  ㆍ안전성시험서비스(안전성시험센터) : GLP안전성 시험(BT 대학원에 한함)

  ㆍ임상시험 서비스(임상시험센터) : 임상1상 또는 초기2상의 임상수행(BT 대학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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