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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명

ㅇ 지역별 주력산업 및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 개발 연구

- 지역 주력산업 도출을 위한 디지털 친화지표 기반의 평가 방법론과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발굴ㆍ평가를 위한 선정지표 마련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지역의 주력산업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유기적인 

가치사슬을 통해 여타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0년대 이후 지역 주력산업은 산업주기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들어

서며 저성장 내지 침체상태로 접어들어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혁신, 융

합, 서비스화 등 산업혁신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선택과 집중

에 의해 산업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실효성 높은 지역 

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역산업 가치사슬의 상호 발전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새로운 新성장동력 확보가 긴밀히 요구된다. 이

에, 기존ㆍ전통의 주력산업과 더불어 디지털 융복합 등 디지털 기술ㆍ

산업과의 친화도를 지닌 새로운 지역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의 객관적

이고 타당한 도출ㆍ평가ㆍ선정 방법론이 필요하다.

ㅇ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융복합 新서비스 창출을 통해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주체로

서 지역 디지털 우수ㆍ선도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선행적 요소이

다. 정책의 시행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파트너로서,

지역별 디지털 융복합 우수ㆍ선도기업을 발굴ㆍ평가ㆍ선정하기 위한 

적정 지표의 확보가 필요하다.



3. 연구의 방법론

ㅇ 지역 주력산업 도출을 위한 디지털 친화지표 기반의 평가 방법론 마

련을 위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개념 및 범주를 우선 정의하고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특화도를 LQ

지수(입지계수)를 활용하여 우선 분석 후 전후방 연계산업을 군집화하

였다. 다음으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산업 육성계획ㆍ전략산업 등과

의 연계분석 데이터를 맵핑하여 Co-combination 기반의 종합적인 델

파이 분석을 통해 지역별 주력산업을 도출하는 연구모형을 기본 시나

리오(baseline)로써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ㅇ 다음으로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발굴ㆍ평가를 위한 선

정지표를 마련을 위하여,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개념 및 범

주를 우선 정의하고 공공 및 민간의 유사사례 등에 대한 문헌분석을 

진행하여 시사점 및 핵심지표(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지표

의 항목별 척도를 범주화하기 위한 지수의 계수조정을 시행하였다.

4. 주요 연구 결과 및 내용

ㅇ LQ지수 분석에 따른 지역별 특화산업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산업 

육성계획ㆍ전략산업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등에서

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산업 특화도 및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산업군을 기반으로 시ㆍ도정과제 및 산업 육성계획 등

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

산업ㆍ지원사업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ㅇ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2대 항목으로 관련성 

– 산업 특화도 및 군집성(전후방 산업 가치사슬 연계도), 지방정부 

추진의지(업무계획 추진전략), 중앙정부 육성ㆍ지원 수준(법정계획) 등

의 상호 부합성 –을 횡축으로, 중요도 – 디지털 친화ㆍ미래 신산업 

등 상승효과 기대치 – 등을 종축으로 하는 사분면에 척도화하여 16

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산업 전반



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 주력산업(안)을 도출하였다. 상기 프

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연구모형 및 기본 시나리오(baseline), 최종 산

출물에 대한 시사점 분석을 통해 ▲ 정량적ㆍ계량적 지표의 강화, ▲

‘디지털 기반’, ‘디지털 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연계분석, ▲ 공정성ㆍ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풀 확대의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최종적으

로 ‘지역 주력산업 도출 방법론 및 지표(안)’이 제시되었다.

ㅇ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발굴ㆍ평가를 위한 선정지표 개

발과 관련하여 고성장기업, 우수ㆍ선도기업 등의 선정지표에 대한 공

공 및 민간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정량지표로 ▲ R&D

인력 비율, ▲ R&D 투자 비율, ▲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비율, ▲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고용 규모 등이 분석되었다.

ㅇ 수도권 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 및 기술혁신 역량이 저

조한 지역 중소기업의 실태와 현황을 반영한 시의성이 있는 선정지표

의 척도 설계가 요구됨에 따라, 중소기업실태조사 데이터 등을 기반으

로 중소기업의 실태ㆍ수준ㆍ역량 등을 분석하여 계수조정을 통한 ‘지

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안)’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로써 제시하였다.

5. 시사점 및 제언

ㅇ 혁신역량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지역 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의 기치 및 디지털 기술ㆍ산업을 전통산업에 제

대로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닌 미래 주력산업을 발굴ㆍ육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 정체에 빠진 지역 주력산업이 디지털 융복

합을 통해 프리미엄 산업으로 재편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및 신시장 개척 등의 기회 확보가 가능할 것임에 따라 기업의 디지털 

혁신 수용력ㆍ친화성 등의 수준 파악ㆍ측정도 향후 실제적인 지역별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을 도출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ㅇ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간, 산업 간 융복합 현상은 지역 및 디지털 관련 



정책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이에 협력적 지역 디지털산업 정책을 위

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되며, 현재의 복잡하고 중첩적인 지역 디지

털 혁신 관련 정책과 사업,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

다. 지역에서는 지역 혁신의 핵심주체인 산․학․연간의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창업ㆍ산업 간(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융합 

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의 유연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ㅇ 일시적인 고성장기업, 우수ㆍ선도기업에 주목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고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 기업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명하는 것

이 더 중요하다. 기업성장주기 및 기업성장전략별 세부 지원방안 등

을 확보하고 지원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요인 등의 

감지가 필요하다.

ㅇ 더불어 고성장기업, 우수ㆍ선도기업 등을 선별ㆍ선정하기 위한 많은 

선행 지수 개발 연구들이 지표 완성 이후 별도의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회성 연구로 끝나는 한계가 있다.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

으로 지표를 안정화, 고도화, 표준화시키는 노력이 지속 요구된다.



S U M M A R Y

1. Title

ㅇ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Criteria for
Region-Specific Leading Industries and Digital (SW) Convergence
Growth Companies

- Evaluation methodology based on digital-friendly indicators to
derive major regional industries and selection indicators for
discovering and evaluating local digital (SW) convergence growth
companies

2. Purpose and necessity of Study

ㅇ The major industry of the region directly drives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gion and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other industries through organic value chains. Since the 2000s,
regional major industries have entered a period of growth or
maturity in the industrial cycle and have entered a low growth or
stagnation, increasing the need for industrial innovation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convergence, and serviceization of existing
major industries. Securing new growth engines for major industries
is closely required to prevent excessive competition and
overlapping investment between industries, establish and implement
effective regional digital industry promotion policies, and mutual
development of regional industry value chains. Accordingly, an
objective and reasonable methodology for deriving, evaluating, and
selecting new regional new growth future major industries with
affinity with digital technology and industries such as digital
convergence is needed.

ㅇ Discovery and support for excellent local digital and leading



companies are the leading factors as the subject of regional digital
innovation that can lead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local
industries and contribute to solving regional imbalance problems
through the creation of new convergence services. As a mid- to
long-term partner for enforcementing policies and creating new
businesses, it is necessary to secure appropriate indicators to
discover, evaluate, and select excellent and leading digital
convergence companies by region.

3. Methodology of research

ㅇ In order to prepare a digital-friendly index-based evaluation
methodology to derive local major industries, the concepts and
categories of local major industries were first defined, and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national
business survey, the LQ index (loc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analyze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by local industry and then
cluster the front and rear linked industries. Next, a research model
was set as a baseline to derive major regional industries through
comprehensive Delphi analysis based on Co-combination by
mapping data from linkage analysis with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ndustry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c industries.

ㅇ Next, in order to prepare selection indicators for the discovery and
evaluation of local digital (SW) convergence growth companies,
Implications and key indicators (drafts) were derived by conducting
literature analysis on similar cas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Finally, the coefficient of the index was adjusted to categorize the
itemized scale of the selection index.

4. Research content and results

ㅇ According to the LQ index analysis,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regional specialized industries and industrial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c industri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others are establishing city and
provincial tasks and industrial development plans based on actual
industrial specialization, history, and locality based on local
resources, and are closely related to local industries and support
projec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trategically aims to foster.

ㅇ Based on this correlation, the two items that make up the index
are relevance – industry specificity and clustering (front and rear
industrial value chain linkage), local government will (work plan
promotion strategy), and central government development and
support level (legal plan), mportance - Expectations of rising effects
such as digital-friendly and future new industries - It is measured
in the quadrant with longitudinal axis, etc, 16 metropolitan
governments have derived future new growth major industries
(drafts) that can create new added value in the region and drive
the overall local industry. Through the analysis of research models,
basic scenarios, and implications for the final output, ▲
strengthening quantitative and quantitative indicators, ▲ linking
analysis reflecting 'digital-based' and 'digital-friendly' elements, and
▲ complementary measures to expand the expert pool to enhance
fairness and reliability were finally 'The methodology and
indicators (draft) for deriving major regional industries' presented.

ㅇ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indicators for the discovery
and evaluation of regional digital (SW) convergence growth
companies, Key quantitative indicators derived from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similar cases of high-growth companies, excellent
and leading companies, such as ▲ R&D manpower ratio, ▲ R&D
investment ratio, ▲ Patent applications, ▲ patent registration ratio,
▲ growth (sales growth rate), and employment size were analyzed.

ㅇ As it is required to design a timely scale of selection indicators
that reflect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local SMEs with
relatively low sales volum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compared to compan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tc. The
'Regional Digital (SW) Convergence Growth Companies Selection
Index (draft)' was presented a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rough coefficient adjustment by analyzing the status,
level, and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vestigation
based on data from the survey.

5. Implicatios and Suggestions

ㅇ In order to secur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new local
industries by expanding innovation capabilities, it is important to
discover and foster future major industries with new growth
engines by properly incorporating digital innov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nto traditional industries. Identifying
and measuring the level of companies' digital innovation capacity
and affinity will also be a major factor in deriving future new
growth future major industries in the future as regional major
industries in stagnant growth will be reorganized into premium
industries through digital convergence.

ㅇ The convergence between technologies and industr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increase demand for regional and digital
policies, requiring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for cooperative
regional digital industry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reorganize policies, projects, and governance related to complex
and overlapping regional digital innovation. The region leads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start-ups, and industries (including
front and rear-related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industry, academia, and annual linkage, and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flexible governance
system to support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ㅇ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temporary high-growth companies
and excellent and leading companies, it is more important to find
out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can realize sustainable high
growth.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support detailed support
measures for each corporate growth cycle and corporate growth
strategy, and to detect risk factor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ㅇ In addition, many preceding index development studies to select
and select high-growth companies, excellent and leading companies,
etc. have limitations that end in one-time research without going
through a separate verification stage after completion of the index.
Efforts to stabilize, upgrade, and standardize indicators based on
data that can be secured are continuous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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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 혁신 가속화

ㅇ 디지털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속도가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

- IDC(2019)는 ‘20년 이후 전 세계 GDP에 디지털 전환(DX)의 기여도

가 가속화되며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20년 ICT 이슈와 9대 트렌드 전망

[그림 1] 디지털 경제 규모

ㅇ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형태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SW)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NFT 등 신기술 기반의 기술 혁신 경쟁 가속화로 국내외 산업의 지형

도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며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

- 한국IDC는 국내 SW시장 규모를 지난해 대비 7.8% 성장 예측

- 가트너는 세계 IT/SW시장 규모 역시 22년도에 4조 4천억 달러 전망

(십억달러,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기 697 802 821

데이터센터시스템 179 196 207
소프트웨어 529 601 670
IT서비스 1,071 1,191 1,294
통신서비스 1,396 1,451 1,482
합계 3,872 4,241 4,474
성장률 0.9 9.5 5.5

*자료 : Gartner 2021. 10.

<표 1> 세계 IT/SW 시장규모 및 성장률 전망



- 23 -

참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 전환 현황 평가

ㅇ�산업범위 :�제조업 11개,�서비스업 7개 등 18개 산업 선정

ㅇ�조사대상 :� SW융합 활동을 수행한 기업 대상

� � � -�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중에 디지털전환을 추진 중(13.4%)� 또는 계획 중(2.7%)이라고 응답한

16.1%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수행

ㅇ�조사내용 :�디지털 현황 평가

� � � -� 디지털 전환 추진 목적 :� 업무 효율화(58.6%),�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20.5%),� 고객 경험/서비

스 개선(9.9%),� 서비스 포트폴리오 개선(6.8%)�등의 순으로 나타남

� � � -� 디지털 전환 관련 혁신역량 수준 :� 제품/서비스 혁신,� 공정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데이터 혁신,�조

직문화 등 5개 분야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그림3)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1, 2020년 SW융합실태조사

[그림5] 디지털전환 관련 비즈니스 모델 혁신역량 수준

□ 국내 디지털 생태계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정부는 지역 디지털 혁

신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

ㅇ 디지털 생태계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에서는 디지털 인재 유출, 기업 

부족, 투자 편중, 일자리 부족 등의 악순환과 디지털 생태계 지역 불

균형 가속

- 수도권에 창업 인프라 68%, 기업부설(연) 66%, 고등교육기관 47%가 

밀집하고 있어 지역의 기업 성장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0년 ICT 실태조사’에 의하면 

IT/SW기업의 76.5%가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위치, ‘2021년 지역 과

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의하면 최근 8년간 경기와 서울, 대전이 1~3

위로 나머지 지역들은 1위인 경기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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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일시 주요 내용 출처

1 국정감사 22. 10. 17.
[2022국감] 홍석준 의원 "과학기술 

혁신역량 수도권 편중 심화, 고착화 우려"
시사뉴스

2 지방재정전략 회의 22. 09. 26.
이상민 “커지는 수도권·지방 
불균형…대기업 이전이 해법”

시사저널

3 기획기사 22. 05. 01.
"지방에서 왜 일해야 하나요"...SW인재 

구하기, 비수도권 '더' 힘들어
프라임경제

4 의정보고 20. 01. 22.
김경진 의원 "SW산업에도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토론 참여

  *자료 : 각 언론사 
<표 2> 지역 SW/ICT 지역 불균형 관련 언론 보도 내용

ㅇ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디지털 혁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

으로 정부는 지역디지털정책협의회를 운영, 국정과제에 반영 등을 통

해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지역디지털정책협의회에서 지역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인재양성, 프

로젝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전략(안)’을 

발표

- 국정과제에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통한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이 포함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과제목표

   ㅇ 5Gㆍ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ㅇ 지역ㆍ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과제목표

   ㅇ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ㆍ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완성

  *자료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표 3> 지역 디지털 혁신 관련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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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력산업의 유지ㆍ발전ㆍ新성장동력 확보

를 위한 지역 주력산업 도출ㆍ평가ㆍ선정 방법론 필요

ㅇ 지역의 주력산업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유기적인 

가치사슬을 통하여 여타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

- 지역의 주력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ㆍ기여도가 높고 타

산업과의 산업연관관계가 밀접하여, 주력산업의 생산 활동은 즉각적

이고 대규모로 타 산업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 주력산업의 핵심기술과 그 산출물들이 지역경제 내 여타 부문들의 자본재, 중
간재, 소비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 수행

- 2000년대 이후 지역 주력산업은 산업주기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접

어들어 저성장 내지 침체상태로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혁신, 융합, 서

비스화 등 산업혁신 필요성 증대

ㅇ 선택과 집중에 의해 산업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실효성 

높은 지역 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역산업 가치사슬의 

상호 발전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새로운 新성장동력 확보 필요

- 기존ㆍ전통의 주력산업과 더불어 디지털 융복합 등 디지털 기술ㆍ산

업과의 친화도를 지닌 새로운 지역 주력산업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출ㆍ평가ㆍ선정 방법론 필요

ㅇ 성장 정체에 빠진 지역 주력산업을 디지털 융복합을 통해 프리미엄 

산업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및 신시장 개척 등

의 기회 확보 가능

- 이를 바탕으로 지역 디지털 융복합 거점 조성, 지역 디지털(SW) 기

업의 성장 동력(Reference) 확보 등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 가능

- 또한 디지털 혁신 정책 및 권역별 산업발전 비전과의 조화를 통한 

혁신자원 확충, 지원시스템 구축 등 지역 디지털산업 발전계획의 효

율적인 추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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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보유한 지역의 디지털 융복합 성장기업의 발굴과 

선정지표체계 마련 필요

ㅇ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융복합 서비스 개발은 자

본, 노동력 등 투입 요소가 부족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효과적인 지역 산업 혁신이 가능

ㅇ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융복합 新 서비스 창출을 통해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주체로

서 지역 디지털 우수ㆍ선도기업 지원 및 육성 필요

* EU ‘스마트특성화 전략’은 정부 주도의 혁신이 아닌 지역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의 혁신을 주도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지역 혁신 주체의 발굴이 필수적임을 시사

- 지역 디지털 전환 현안 해결과 기존 산업과 디지털 융복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중장기적 파트너로서 지역 디지털 우수

기업ㆍ선도기업 육성 필수

ㅇ 지역의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 주력 산업의 디지털 융복합 

수준 및 현황의 면밀한 측정과, 우수기업ㆍ선도기업을 선정ㆍ평가ㆍ

지원하기 위한 적정 지표의 확보 필요

- 지역의 디지털 융복합 우수ㆍ선도기업 발굴을 통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요인 분석,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 

전파, 유망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기초자료 확보 등이 가능

연구의 필요성

� � ㅇ�현황 및 문제점

� � � -�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 혁신 가속화,�디지털(SW)�시장 규모 지속 증대

� � � -�디지털 생태계의 확장에도 불구,�지역 인재 유출,�기업 부족,�투자 편중,�일자리 부족 등 수도권

과 지역의 격차와 악순환 지속

� �ㅇ�연구의 필요성

� � � -�정부의 지역 생태계 혁신 전략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지역의 디지털 혁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기초자료 확보 필요

� � � � ⇨�지역 주력산업의 유지ㆍ발전ㆍ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친화요소 적용 기반의 지역 주
력산업 도출ㆍ평가ㆍ선정 방법론 마련

� � �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보유한 지역의 디지털 융복합 성장기업의 발굴ㆍ평가ㆍ선정지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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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표 및 방법론

1. 연구 목표

ㅇ 지역 주력산업 도출을 위한 디지털 친화지표 기반의 평가 방법론과 

지역 디지털 융복합 성장기업의 발굴ㆍ평가를 위한 선정지표 마련

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1) 지역별 주력산업 도출을 위한 디지털 친화지표 기반의 평가 방법론(선

정지표) 개발

단 계 프레임워크 연구 내용 및 산출물

Step� 1  정의 -� 국내외 연구결과 및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지역별

주력산업의 개념 정립

Step� 2  지역 산업별 입지계수분석 -� 통계DB를 활용하여 지역별 산업 특화도(LQ:� Location�

Quotient)� 분석 및 제시(A)

Step� 3
 지역 산업별 생산성 및
성장률 분석

-� 지역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기술 활용도 분석,�융복합

연계성 등 검토

Step� 4  지자체 정책 분석 -� 지자체(광역 시ㆍ도)�전략적 육성 대상 산업 및 중앙정부

지역정책과제 우선순위 등 분석(B)

Step� 5  중앙정부 전략산업 분석 -� 타 부처 등 기존ㆍ선행 지역별 특화산업ㆍ전략산업ㆍ기반산업 등

분석(C)

Step� 6
 지역 주력산업 평가
방법론(선정지표)�제시

-� (A)ㆍ(B)ㆍ(C)� 결과 매핑ㆍ가중치 산식 등을 적용한 지역별

주력산업 선정(안)�제시 및 평가 방법론(선정지표)�제안

(2)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발굴ㆍ평가를 위한 선정지표 개발

단 계 프레임워크 연구 내용 및 산출물

Step� 1  정의 -� 국내외 연구결과 및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디지털(SW)�

융복합 산업 및 디지털(SW)�융복합 성장기업 개념 정립

Step� 2  유사 사례 분석 -� 고성장 기업 등 타 사례 및 선행 연구 분석

Step� 3  시사점 분석 -� 지역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기술 활용도 분석,�융복합

연계성 등 검토

Step� 4
 지역 디지털(SW)�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 제시

-� 지역별 디지털(SW)�융복합 성장기업 발굴ㆍ평가ㆍ선정을 위한

방법론 및 지표(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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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 주력산업 도출 방법론 및 지표(안)

제1절 지역 주력산업 개념 정의 

1. 주력산업의 일반적 함의 및 범주

□ 기존 연구 및 일반적 함의

ㅇ 학술적으로 주력산업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

고 그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특정 국가나 지역의 산

업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을 의미

- 각 나라의 산업구조 및 경제생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적으로 “국가 산업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경제의 대표적 핵심산

업”으로 귀결

- ▲ 해당산업의 발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산업, ▲ 경제활동의 중심

이 되는 산업, ▲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 등이 그 대상

ㅇ 정책적으로 정부 등에서는 ‘주력산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의 없이 상황과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기준과 범위가 동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각기 다른 산업들을 묶어서 주력산업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정책상황과 목적에 따

라 유동적으로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주력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력 품목이란 용어를 보다
빈번히 사용

ㅇ 현대경제연구원1)은 주력산업을 일국 경제의 대표산업으로 생산과 고

용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정의

- 핵심산업(Key Industry), 선도산업(Leading Industry), 수요창출산업

(Demand Pull Industry)의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 

1) 현대경제연구원(2018),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경제주평」 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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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면에서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크거나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상대적으

로 큰 산업들을 의미

- 또한 해당산업 자체의 경제발전의 기여도가 크고 이들 산업의 성장

과 발전이 여타 관련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을 의미

2. 지역 범주에서의 주력산업에 대한 함의 및 범주

□ 지역 범주에서의 주력산업에 대한 논의와 함의

ㅇ 지역 범주에서의 주력산업은 주로 특정 지역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거나, 지역경제의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려는 차원에서 주로 이

루어지고 있음

- 지역 주력산업 선정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목표

에 부합하고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아내

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가 단위의 주력산업의 개념과 유사하게, 지역 주력산업의 경우에도 

▲ 지역 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비중을 가지는 산업, ▲ 지역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 ▲ 지역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견인하는 산업, ▲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간 경쟁력을 보유한 산

업 등의 의미를 내포

ㅇ 지역 주력산업과 유사한 의미로서 지역 전략산업2) 및 지역 특화산업3)

이라는 개념이 빈번히 사용하기도 함

- 기본적인 맥락과 함축적 의미는 동일한 용어로서, 미래지향적 전략산

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

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본격 착수됨. 참여정부는 4+9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더불어 RIS사

업,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MB정부에서는 광역선도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였

으며 이를 위한 근거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3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의 지역특화산업 정의 : 일정한 지역 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지역내‧외에서 생산요소(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동원하

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30 -

업과 지역연고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음

* ‘특화산업 육성’이라는 표현 또한 현재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
라기보다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특화 육성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

ㅇ 지역 주력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개선과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의 생산성과 지역 소득 증대를 주도하고 있어 비교적 활

발하게 지역주력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주력산업 선정 사례

ㅇ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매년 지역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등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역산업지원

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

령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등에 근거

-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산업ㆍ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업*의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ㆍ조정

* 지역사업 :　❶「국가균형발전특별법」,「촉진법」에 의한 초광역협력사업, ❷「국가균형
발전특별법」,「산업발전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
신촉진법」에 의한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❸「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
신촉진법」에 의한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
화사업, ❺ 기타 장관이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① 장관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

여 지역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② 지역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20

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실장으로 한다.� 필요시 위임받은 자

가�참석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지역경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 � � 1.�지역사업 중장기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2.�지역사업 예산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 � 3.�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4.�기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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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경제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적 주력산업 제안 및 

기획 - (중앙정부) 예산 지원의 구조 운용 

*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예산의 자율 배분 및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
역경제 성장 모델을 기획ㆍ수립하는 지역 자율성ㆍ정례화 기반의 연차별 시행계획

[그림 2] 2023년 지역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내역(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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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현황) 지자체 주도ㆍ자율에 기반하여 지역 스스로의 주력산업을 정례

적 선정 및 제시

- 지역별 자율적인 선정 모델 및 모형, 평가지표 등에 기반함에 따라,

주력산업 선정 절차 및 방법론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 미흡

ㅇ (개선방향(안)) 지역간 특수성을 반영한 보편타당한 도출모형(방법론)

및 정량ㆍ계량지표 강화

<표 4> 지역 주력산업 지표 설계 방향성

구 분 내 용 주요 키워드

 실질성
� -� 지역 내 산업

집중도(특화도)

 지역 내 특정 산업이 집중(특화)되어 있는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은 지역 전략산업의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

나로서 이는 해당 산업에서 지역 경제가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대표

성 파악이 가능

산업 구성비율,�

집중도,�입지계수

 경쟁력
� -� 성장성 및

경쟁력ㆍ잠재력

 산업 성장성과 경쟁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한

조건이며,� 지역 내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경쟁력이 있

는 산업 선택이 중요

 해당 산업이 성장성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전국적으

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 필요

수출액(비중),�

연구개발비(비중)

 연계성
� -� 지역 정책 및

인프라ㆍ자원과의

연계ㆍ부합성

 지역 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으로,� 해당 산업이 지역의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선정

 해당 산업이 지역 자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지

역의 특성과 맞물려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

역 내 자원과 연계 가능한 산업을 발굴하면,� 더욱 효과

적인 산업 발전이 가능

정책 부합도,�

자원 및 인프라,

산업 간 시너지

(생태계)

 친화도
� -� 디지털 융복합 등

디지털 혁신 수용력4)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ㆍ디지털

혁신을 통한 산업의 매출증가율ㆍ고용증가율ㆍ생산성증

가율ㆍ부가가치 변동율(실질 or�명목)�등을 고려

디지털 융복합,

디지털 친화도,

디지털 수용성

4) 수용력에 대한 공통된 학문적 정의는 부재하나, 유사 개념으로 지역 분야에서는 지역잠재력, 지역경

쟁력 등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 33 -

3. 소결

ㅇ 주력산업이란 용어는 학술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긴밀하게 활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정의가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음

- 공통의 맥락과 가치를 관통하는 개념으로서의 주력산업은 “경제 내 

일정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되고 부가

가치 창출을 통한 해외수요 확보가 가능하며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

성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할 수 있음

- 정책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면에서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크고, 산업의 전후방 연계 효과가 상

대적으로 커서 해당 산업 자체의 성장과 수출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이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여타 관련 산업의 발

전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정의되나 정책상황, 목적에 따라 유동성을 

지님

ㅇ 특히 지역으로 대상을 범주화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지리적ㆍ자원적ㆍ문화적ㆍ경제적 특성 등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사항으로 반영이 됨

- 이에 더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은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발전 방향성과 중ㆍ장기 전략 수립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미래 지향적인 성격도 강하게 보유

- 즉, 지역 주력산업 선정에 있어 이론적으로 미래지향적 측면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보다 집중되어지지만 정책적으로는 미래 지향적 측면,

    - 예로, 지역잠재력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유ㆍ무형 요소의 총체로 

정의되며(김태환 외, 2004),

    - 지역경쟁력은 잠재력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요소 및 성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기

도 함

    - 또한,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이란 경제적, 사회ㆍ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

전을 위해 필요한 잠재력으로 정의됨

    -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는 지역의 경제력과 생활 여건 등 지역발전을 

구성하는 제반 요건을 포괄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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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발전가능성 또한 강조됨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을 다음과 같이 다면적으로 정의함

으로써 주력산업의 핵심적인 측면들을 포괄하고자 함

- 첫째, 지역 내 고용구조, 산업생산, 창출하는 부가가치 등이 여타 산

업에 비해 실제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있으며 타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는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산업

- 둘째, 지역의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루어진 산

업으로 역사성과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 셋째, 산업군집의 지역 내 구성산업을 기반으로 정책적 인프라ㆍ성장

가능성ㆍ디지털 친화도(수용력) 등 전략적인 육성계획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전략산업

지역 주력산업의 정의

� � ㅇ�첫째,�지역 내 고용구조,�산업생산,�창출하는 부가가치 등이 여타 산업에 비해 실제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있으며 타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는 전후방 연계효과가�큰 산업

� �ㅇ�둘째,�지역의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루어진 산업으로 역사성과 지역성

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 �ㅇ�셋째,�산업군집의 지역 내 구성산업을 기반으로 정책적 인프라ㆍ성장가능성ㆍ디지털 친화도

(수용성)� 등 전략적인 육성계획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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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 주력산업 선정 방법론 및 범례

1. 기본 방향 설정

ㅇ 지역 주력산업 선정 방법론ㆍ지표를 설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연

구모형이자 기본 시나리오(baseline)로써 설정하는 지역 주력산업 도출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 LQ지수(LQ: Location Quotient) 기반 분석 : 지역 산업별 특

화도를 LQ지수(입지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후

방 연계산업 등 산업군집화를 설정하는 단계임

* 추가적으로 지역 산업별 노동 생산성 추이를 분석하여, 디지털 기술 융복합과의
인과관계ㆍ상관관계 분석 시도�

- (2단계) 정책부합도 연계 분석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육성계

획을 바탕으로 1단계 결과물과 정책적 의지의 부합성ㆍ부합도를 분

석하는 단계임

- (3단계) 델파이 분석 : 1단계와 2단계의 분석결과ㆍ시사점을 바탕으로 

Co-combination 기반의 종합적인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을 통

해 종합적으로 지역 주력산업을 도출ㆍ제안하는 단계임

2. 지역 주력산업 선정을 위한 단계별 적용모델 및 세부 방법론

가. (1단계) LQ지수 기반 분석

ㅇ 일반적으로 지역특화업종은 LQ지수(Index of Locational Quotient)를 

활용하여 분석하며, LQ지수(LQ: Location Quotient,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국의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

하는 방법임. 즉, 특정산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산업의 지역 간 상대적인 중요도 

또는 특화도5)를 측정하는 지수

5)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이용하면 한 지역의 특화산업을 쉽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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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6) 특정 지역 내 해당 산업이 비교

대상이 되는 공간의 해당산업 수준과 비교해 집중도가 높음을 나타

내고, 1.25 이상이면 해당 산업이 지역 내에 집적되어 있다고 판단하

며 다음 수식과 같이 산정

<표 5> LQ지수 산정 수식

  






  지역   업종또는산업군
  전국 종사자수
  지역종사자수
  업종또는산업군전국종사자수
  지역내 업종또는산업군종사자수

ㅇ 변수 Q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분류의 기준은 통계청 기준인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232개 소분류7)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1

년ㆍ2016년ㆍ2021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를 기반 LQ지수 

평균값을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산업을 도출

- 산업의 특화 정도를, 계수값 2.0 이상(A Group, 매우 높음), 1.5 ~

2.0(B Group, 상당히 높음), 1.25 ~ 1.5(C Group, 높음)의 3개 등급으

로 구간을 설정(Categorizing)하였음

<표 6> LQ지수 구간(등급) 설정표

� A�Group은 LQ지수 2.0�이상인 산업(업종)으로 산업구조면에서 그 지역의 특화산업 중에서

도 대단히 집중화되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볼 수 있음

� B� Group은 LQ지수 1.5� ~� 2.0� 미만� 구간의 산업(업종)으로 산업구조면에서 그 지역의 특

화산업 중에서도 상당히 집중화되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볼 수 있음

� C� Group은 LQ지수 1.25� ~� 1.5�미만�구간의 산업(업종)으로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그 산업

이 차지하는 비율이 산업구조면에서 집중도가 높아 일반적인 지역 특화산업으로 볼 수 있음

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과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등의 지역경제 분석모형에서 

기반(특화)산업과 비기반산업을 나누는 분류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6)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지역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비율보다 높다는 것으로 

지역의 산업이 전국 대비 특화되었음을 의미. 입지계수가 1보다 작으면 전국에 비해 특화되지 않았음

을 나타내므로 비기반산업이라 볼 수 있으며, 입지계수가 1인 산업의 경우 자립산업이라고도 함

7)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21개의 대분류와 77개의 중분류, 232개의 소분류와 495개의 세

분류, 1,196개의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음



- 37 -

ㅇ 3개 그룹의 주요 산업을 바탕으로 업종간 가치사슬, 산업 전후방 연계

성 분석을 위하여 지역 산업 연관 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8) 방법론에 기반하여 군집화 및 시각화를 실행

- (산업 연관성 분석) 지역 주력산업으로 제시된 타 데이터와의 연계성 

및 교차분석을 위하여 인접행렬 분석 기반 매핑

- (군집화) 입지계수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간 연계성을 바탕으

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산업들을 군집화

ㅇ 상기 분석에 더하여, 디지털 기술 적용 및 디지털 융복합을 통해 기업

의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가설의 시험적 검증을 위하여 2010년

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1인당 노동

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

- 실제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디지털 융복합을 통해 프로세스 

자동화ㆍ효율화, 인력 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영업 전략 조정 및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 고객 경험 향상 등을 이끌어내며 기업의 생

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로봇 및 자동화 기술, AR/VR, 인공지능 등

- 이에 따라, 지역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에 디지털 기술의 적용 

및 디지털 산업과의 융복합 등 디지털 혁신ㆍ전환이 주요한 변수로

써 작용했다는 가설을 기본 시나리오(baseline)로써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인과관계ㆍ상관관계 및 산업별 추이를 분석ㆍ제시

<표 7> 생산성 산출 수식

� 생산성(Productivity)은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된 산출물(Outputs)의 양을 생산에 투입된 자

원(Inputs)의 양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

생산성 =�산출물(Outputs)� ÷�생산에 투입된 자원(Inputs)

8) 지역 산업 연관 분석은 특정 지역 내의 산업 간 상호작용과 연계성을 파악하는 방법론이자 모형임. 

해당 지역 내에서 어떤 산업들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어떤 산업들이 서로 연계성이 높은지 파악이 

가능함



- 38 -

나. (2단계) 정책부합도 연계 분석

ㅇ 2단계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지 기반의 정책부합도를 분석하는 단계

- LQ지수는 일반적으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지역별 특화수준을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로 주력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단순히 미래 신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즉, 지역의 주력산업은 현재의 특화도나 집적수준 만을 기준으로 판

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재의 수준을 과도하게 강조하기 보다는 미

래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것임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균형발전위 등에서는 지역의 의지나 연구 결과등을 반영
하여 지역별로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선정된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표명하고 있는 바, 이
는 중앙부처의 의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부처에서 지역별로 미래 신산업을 

선정함에 있어 선행적으로 수합된 결과를 활용하여 정량화 데이터 기

반을 지역별 특화산업과의 연계성ㆍ정책부합도를 분석

- ❶ 지자체(지방 정부)의 육성의지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 업무계획 

등 가장 최신의 시ㆍ도정과제 및 비전ㆍ전략에서 육성산업 키워드를 

도출ㆍ분석하였고, ❷ 중앙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선정ㆍ지

원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최근 3개년 지역별 전략산업을 활

용ㆍ분석

다. (3단계) 델파이 분석

ㅇ 3단계는 앞선 1ㆍ2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지역별 주력산업을 도출하는 단계임

-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데이터소스를 결합하는 방법인 Co-combinatio

n9)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도출된 특화산업과 수요기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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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산업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산업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도출

하였음

ㅇ 최종적으로 산출 결과를 지수를 구성하는 2대 부문 중 관련성 – 산

업 특화도 및 군집성(전후방 산업 가치사슬 연계도), 지방정부 추진의

지(업무계획 추진전략), 중앙정부 육성ㆍ지원 수준(법정계획) 등의 상

호 부합성 –을 횡축으로, 중요도 – 디지털 친화ㆍ미래 신산업 등 

상승효과 기대치 – 등을 종축으로 하는 사분면에 척도화하여 제시

9)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나은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주로 사용. 데이터 소스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테이블로 결합하

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이 경우, 각 데이터 소스는 키 값 (공통된 열)을 기반으로 하나의 테이블에 

병합되며, 이를 통해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온 정보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쉽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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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별 주력산업(안) 선정 경과 및 결과 

1. 부산

□ 부산 全산업 LQ지수(입지계수) 분석 결과

<표 8> 부산 全산업 LQ지수(입지계수) 분석 결과표



- 41 -



- 42 -



- 43 -



- 44 -

ㅇ 부산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9> 부산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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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10> 부산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어업

식료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수상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어로 어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해상 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B� Group

1차 금속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수상 운송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차 철강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C� Group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보건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기타 전문 도매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육상 여객 운송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병원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전략산업

<표 11>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주력산업

바이오메디컬 뉴딜,�전략수요 라이프케어 재도약산업 라이프케어

클린에너지 뉴딜,�규제특구 친환경미래에너지 성장산업 친환경미래에너지

지능정보서비스 뉴딜,�규제특구 지능정보서비스 유망신산업 지능정보서비스

지능형기계부품 뉴딜,�전략수요 첨단융합기계부품 성장산업 첨단융합기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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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3] 부산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 델파이 분석을 통한 부산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10) 시각화

[그림 4] 부산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부산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운송장비 제조업, ▲

기계부품 제조업, ▲ 수상 운송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첨단 융합 기계부품‘산업을 바탕으로 한 ❷ ’항공

ㆍUAMㆍ해운ㆍ항만ㆍ운송‘산업을 도출

10) 소비자 인식 속에 정위화되어 있는 상품 혹은 기업의 위치를 2차원, 또는 3차원 도면으로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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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5] 부산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산은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 생산성 및 증

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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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

□ 대구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12> 대구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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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13> 대구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B� Group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C� Group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보건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기타 전문 도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육상 여객 운송업

일반 교습 학원

병원

기타 보건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대구 전략산업

<표 14>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대구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유망신산업 의료헬스케어 성장산업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지역주력산업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성장산업 첨단소재부품 재도약산업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성장산업 분산형에너지 유망신산업 고효율에너지시스템 고효율에너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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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6] 대구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 델파이 분석을 통한 대구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7] 대구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대구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광학ㆍ의료기기 제조

업, ▲ 보건업, ▲ 자동차 부품ㆍ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

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디지털 의료ㆍ헬스케어‘산업과 ❷

’자동차ㆍ수송기기ㆍ기계부품‘산업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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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8] 대구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구는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

술 적용ㆍ활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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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

□ 인천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15> 인천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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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16> 인천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나무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금속 주조업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악기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B� Group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판매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C� Group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상품 종합 도매업

도로 화물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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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산업통상자원부)

- ▲ 바이오ㆍ헬스케어, ▲ 스마트제조, ▲ 항공ㆍ복합물류, ▲ 지식ㆍ

관광서비스

□ 인천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9] 인천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 델파이 분석을 통한 인천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10] 인천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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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천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자동차ㆍ엔진ㆍ기계 

제조업, ▲ 운송업, ▲ 전자장비 제조업, ▲ 금속ㆍ비금속 제조업, ▲

의약품ㆍ화학제품 제조업, ▲ 광학기기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항공ㆍ모빌리티ㆍ복합물류‘산업과 ❷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❷ ’스마트 제조‘산업, 마지막으로 ❸ ’첨단 바

이오‘산업을 도출

□ 인천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11] 인천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천은 ’보관 및 

창고업‘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의 밀

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의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음



- 56 -

4. 광주

□ 광주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17> 광주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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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18> 광주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문 서비스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B� Group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우편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건물 건설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전기 통신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병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C� Group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보험 및 연금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반도체 제조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자동차 판매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보험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등 교육기관

기타 보건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광주 전략산업

<표 19>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광주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복합금형 성장산업 스마트금형 전략수요 스마트금형

재도약산업 스마트가전 재도약산업 지능형가전 뉴딜 지능형가전

재도약산업 광융합 재도약산업 광융합 규제특구 광융합

유망신산업 디지털생체의료 유망신산업 디지털생체의료 전략수요 디지털생체의료



- 58 -

□ 광주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12] 광주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 델파이 분석을 통한 광주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13] 광주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광주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자동차 부품 관련 제

조업, ▲ 광학ㆍ통신ㆍ반도체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금형ㆍ부품ㆍ모빌리티‘산업과 ❷ ’광융합‘산

업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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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14] 광주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광주는 ’건물 건

설업‘, ’전기 통신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

임

- ’가정용 기기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등의 분야에

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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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전

□ 대전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20> 대전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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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21> 대전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담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수도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담배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수도업

철도 운송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외무 및 국방 행정

고등 교육기관

B� Group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제외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C� Group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우편 및 통신업

보험 및 연금업

연구개발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자동차 판매업

전기 통신업

보험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기타 보건업

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전략산업

<표 22>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바이오 기능성소재 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 바이오메디컬

유망신산업 무선통신 유망신산업 차세대무선통신융합 한국형 뉴딜 차세대무선통신융합

유망신산업 로봇지능화 유망신산업 지능형로봇 전략수요 지능형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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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15] 대전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 델파이 분석을 통한 대전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16] 대전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대전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의약, 생물학, 화학,

보건, 의료ㆍ광학 기기 제조업, ▲ 방산 관련 제조, 항공기ㆍ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바이오ㆍ의약ㆍ의료ㆍ보건‘산업과 ❷ ’국방ㆍ방산 장비ㆍ부품‘산업

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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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17] 대전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전은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

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전기 통신업‘, ’보험업‘, ’자동차 판매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

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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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산

□ 울산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23> 울산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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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24> 울산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수상 운송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B� Group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수상 운송업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 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해상 운송업

C� Group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울산 전략산업

<표 25>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울산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첨단화학신소재 유망신산업 미래화학신소재

지역특화산업

미래화학신소재

재도약산업 조선해양 재도약산업 스마트조선 스마트조선

유망신산업 친환경자동차부품 유망신산업 그린모빌리티 그린모빌리티

유망신산업 친환경에너지 유망신산업 저탄소에너지 저탄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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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18] 울산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 델파이 분석을 통한 울산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19] 울산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울산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석유 정제품ㆍ화학ㆍ

화학제품 제조업, ▲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제조업, ▲ 선박 건조 및 

운송업, ▲ 산업용 부품, 장치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바이오ㆍ의약ㆍ화학ㆍ신소재’산업과 ❷ ‘저

탄소ㆍ그린 모빌리티’산업, ❸ ‘조선ㆍ선박ㆍ운송’산업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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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20] 울산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울산은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 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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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종

□ 세종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26> 세종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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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27> 세종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연구개발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제외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초등 교육기관

B� Group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우편 및 통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공영 우편업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중등 교육기관

C� Group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 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고등 교육기관

일반 교습 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전략산업

<표 28>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전략수요,�규제특구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성장산업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성장산업 첨단신소재부품

재도약산업 첨단수송기기부품

유망신산업 자율주행

유망신산업 스마트시티 뉴딜촉진,�규제특구 스마트시티 유망신산업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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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21] 세종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 델파이 분석을 통한 세종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22] 세종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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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종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화학ㆍ의약제품 제조

업, ▲ 소재ㆍ전자부품 제조업, ▲ 행정ㆍ교육 및 서비스 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화학ㆍ제재ㆍ소재

‘산업과 ❷ 정책적ㆍ행정적 특화ㆍ전략산업으로서 ’스마트시티ㆍ도농

융복합형도시‘를 도출

□ 세종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23] 세종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세종은 ’기타 화

학제품 제조업‘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

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생

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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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

□ 경기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29> 경기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 73 -

□ 경기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30> 경기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가구 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편조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제외
가구 제조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B� Group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 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악기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C� Group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정보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스포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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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기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산업통상자원부)

- ▲ 미래모빌리티, ▲ 의료ㆍ바이오, ▲ 수소에너지, ▲ 물류ㆍ컨벤션

□ 경기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24] 경기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 델파이 분석을 통한 경기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25] 경기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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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기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의약ㆍ화학제품ㆍ생물

학적 제제 제조업, ▲ 반도체ㆍ광학 매체ㆍ전자부품ㆍ장비 제조 및 정

보통신 서비스업, ▲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제조업, ▲ 기계, 장비, 기

기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빅

데이터ㆍAI기반 ICT 및 스마트 제조‘산업과 ❷ ’의약ㆍ의료ㆍ바이오

ㆍ헬스‘산업, ❸ ’미래차ㆍ스마트 모빌리티‘산업을 도출

□ 경기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26] 경기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기는 ’보관 및 

창고업‘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의 밀

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반도체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용 농

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이 유의미한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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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충북

□ 충북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표 31> 충북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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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32> 충북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농업
농업
임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토사석 광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 운송업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B� Group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수도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전문직별 공사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 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수도업
폐기물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건설장비 운영업
연료 소매업
공중 보건 의료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C� Group

농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종합 건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교육 서비스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토목 건설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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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충북 전략산업

<표 33>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충북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수송기계소재부품 지역전략,�뉴딜연계
수송기계소재부품

(미래차분야포함)

전략수요,�규제

특구

수송기계소재부품

(미래차분야포함)

유망신산업 스마트IT부품 규제특구 지능형IT부품 규제특구 지능형IT부품

유망신산업 바이오헬스 뉴딜 연관
바이오헬스

(화장품산업포함)
뉴딜 연관

바이오헬스

(화장품산업포함)

□ 충북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27] 충북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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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분석을 통한 충북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28] 충북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충북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의약ㆍ화학물질 제조

업, ▲ 비금속물질 제조업, ▲ 반도체ㆍ전자장비ㆍ기기 제조업, ▲ 금

속ㆍ자동차ㆍ중장비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

산업으로서 ❶ ’융합 바이오ㆍ의약ㆍ화학‘산업, ❷ ’첨단 제조ㆍ반도체

ㆍ부품‘산업 분야에서도 핵심 주력군으로서 ’운송ㆍ수송ㆍ모빌리티 소

재 및 부품‘산업을 도출

□ 충북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29] 충북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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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충북은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등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생산

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중 보건 의료업‘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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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충남

□ 충남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34> 충남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 82 -

□ 충남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35> 충남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농업
농업
농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전기업

B� Group

임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전문직별 공사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보건업

임업
토사석 광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식품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건설장비 운영업
연료 소매업
공중 보건 의료업

C� Group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숙박업
우편 및 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공영 우편업
고등 교육기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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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충남 전략산업

<표 36>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충남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지역 전략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력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재도약산업 친환경 자동차부품 그린뉴딜,�규제특구 친환경 모빌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유망신산업 바이오 식품 디지털뉴딜 연계 스마트 휴먼바이오 스마트 휴먼바이오

□ 충남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30] 충남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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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분석을 통한 충남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31] 충남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충남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의약ㆍ화학물질 제조

업, ▲ 비금속물질 제조업, ▲ 반도체ㆍ전자장비ㆍ기기 제조업, ▲ 금

속ㆍ기계ㆍ중장비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

업으로서 ❶ ’바이오ㆍ소재ㆍ화학‘산업, ❷ ’운송ㆍ수송ㆍ모빌리티 소

재 및 부품‘산업, ❸ ’첨단 장비ㆍ소재 및 부품‘산업을 도출

□ 충남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32] 충남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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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충남은 ’반도체 

제조업‘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의 밀

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중 보건 의료업‘, ’작

물 재배업‘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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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북

□ 전북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37> 전북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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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38> 전북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농업
농업
농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토사석 광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업
연금 및 공제업
공중 보건 의료업

B� Group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수도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우편 및 통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식품 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수도업
폐기물 처리업
연료 소매업
공영 우편업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기타 협회 및 단체

C� Group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금융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토목 건설업
건설장비 운영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은행 및 저축기관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병원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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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전북 전략산업

<표 39>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전북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농생명 식품·소재 지역 전략 스마트농생명·식품 뉴딜,�전략수요 스마트농생명·식품

성장산업 탄소·복합소재분야 규제특구 탄소·복합소재 전략수요,�규제자유특구 탄소·복합소재

유망신산업 지능형기계부품·자동차 지역 전략 미래지능형기계 뉴딜,�전략수요,�규제자유특구 미래지능형기계

재도약산업 해양설비기자재 그린뉴딜,�규제특구 조선해양·에너지 뉴딜,�전략수요,�규제자유특구 조선해양·에너지

□ 전북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33] 전북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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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분석을 통한 전북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34] 전북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전북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식품 제조ㆍ저장ㆍ가공

업, ▲ 화학물질ㆍ제품 제조업, ▲ 자동차 부품 및 차체ㆍ자동차 제조

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농축산ㆍ농

축산 가공ㆍ식품 제조ㆍ바이오‘산업과 ❷ ’농건설기계ㆍ모빌리티‘산업

을 도출

□ 전북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35] 전북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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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특별히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과 밀접한 상관관

계를 보이는 산업군은 부재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곡물 가공품ㆍ전분 및 전분제

품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 교육

기관‘, ’공중 보건 의료업‘, ’작물 재배업‘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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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남

□ 전남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40> 전남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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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41> 전남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농업
농업
농업
임업
어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보건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임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기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토목 건설업
건설장비 운영업
철도 운송업
해상 운송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공중 보건 의료업

B� Group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수도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숙박업
우편 및 통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토사석 광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수도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연료 소매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공영 우편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C� Group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은행 및 저축기관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병원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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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전남 전략산업

<표 42>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전남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지역 전략 바이오헬스케어 전략수요 바이오헬스케어

성장산업 청색·청정환경 뉴딜 산업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뉴딜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유망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규제특구 그린에너지 규제특구 그린에너지

유망신산업 첨단운송기기부품 규제특구 첨단운송기기부품 규제특구 첨단운송기기부품

□ 전남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36] 전남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 94 -

□ 델파이 분석을 통한 전남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37] 전남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전남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식품 제조ㆍ가공ㆍ저

장ㆍ처리업, ▲ 화학제품ㆍ물질 제조 및 처리ㆍ재생업, ▲ 기계, 장비 

등 건조 및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

서 ❶ ’양식ㆍ식품ㆍ바이오ㆍ헬스‘산업과 ❷ ’조선ㆍ모빌리티ㆍ운송기

기 등 소재ㆍ부품‘산업을 도출

□ 전남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38] 전남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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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남은 ’해상 운

송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

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연료 소매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도축, 육

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등

의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중 보건 의료업‘, ’작물 

재배업‘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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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북

□ 경북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43> 경북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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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44> 경북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농업
농업
임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토사석 광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 주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기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철도 운송업

B� Group

농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수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수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연료 소매업
공중 보건 의료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C� Group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숙박업
우편 및 통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나무제품 제조업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제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공영 우편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고등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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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경북 전략산업

<표 45>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경북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바이오뷰티 규제특구 라이프케어뷰티 규제특구 라이프케어뷰티

재도약산업
하이테크 성형가공 지역뉴딜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지역뉴딜 첨단신소재부품가공

기능성 섬유 지역전략수요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전략수요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유망신산업 지능형디지털기기 지역뉴딜 지능형디지털기기 지역뉴딜 지능형디지털기기

□ 경북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39] 경북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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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분석을 통한 경북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40] 경북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경북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비금속ㆍ광물 제품 제조

업, ▲ 기계ㆍ장비ㆍ부품 제조업, ▲ 전자부품ㆍ장비ㆍ정밀기기 제조업,

▲ 식품 제조ㆍ가공ㆍ저장ㆍ처리업, ▲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업, ▲ 화

학제품ㆍ물질 제조 및 처리ㆍ재생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ㆍ전자기기‘산업과 ❷ ’바이

오ㆍ식품ㆍ가공ㆍ헬스‘산업, ❸ ’융합 섬유 및 소재‘산업을 도출

□ 경북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41] 경북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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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북은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

활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작물 재배업‘, ’공중 보건 의료업‘, ’측

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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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남

□ 경남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46> 경남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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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47> 경남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임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임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B� Group

농업
음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 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C� Group

농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작물 재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연료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공중 보건 의료업

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경남 전략산업

<표 48>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경남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항공 뉴딜촉진 첨단항공 뉴딜촉진 첨단항공

재도약산업 지능형기계 뉴딜촉진 스마트기계 뉴딜촉진,�규제특구 스마트기계

유망신산업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뉴딜촉진,�전략수요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뉴딜촉진,�전략수요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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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42] 경남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 델파이 분석을 통한 경남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43] 경남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경남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화학 및 광물제품 제

조업, ▲ 철강ㆍ금속 제품 및 산업용 기계ㆍ자동차 부품ㆍ전자장비 

및 장치 제조업, ▲ 항공기ㆍ우주선 부품 및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첨단 항공ㆍ

항공우주‘산업과 ❷ ’스마트 조선ㆍ모빌리티ㆍ기계ㆍ부품‘산업, ❸ ’바

이오ㆍ의약ㆍ헬스‘산업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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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44] 경남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 ’보관 및 

창고업‘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의 밀

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가정용 기기 제조업‘,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연료 소매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높

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중 보건 의료업‘, ’작물 재배업‘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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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강원

□ 강원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49> 강원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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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50> 강원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농업
농업
임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숙박업
전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석탄 광업
토사석 광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철도 운송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공중 보건 의료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B� Group

농업
금속 광업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종합 건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우편 및 통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비철금속 광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전기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수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토목 건설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연료 소매업
공영 우편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C� Group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직별 공사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종합 소매업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음식점업
보험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기타 보건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스포츠 서비스업
기타 협회 및 단체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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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강원 전략산업

<표 51>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강원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웰니스식품 성장산업 천연물바이오소재 뉴딜 연관 천연물바이오소재

재도약산업 세라믹복합신소재 재도약산업 세라믹복합신소재 전략수요 세라믹복합신소재

유망신산업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유망신산업 ICT융합헬스 규제특구 ICT융합헬스

□ 강원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45] 강원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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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분석을 통한 강원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46] 강원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강원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천연 자원 가공업, ▲

의약ㆍ생물학적 제제 및 의료기기 제조업, ▲ 식품 가공ㆍ제조ㆍ저장 

처리업, ▲ 숙박ㆍ오락ㆍ요식ㆍ여가 서비스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❶ ’레저ㆍ휴양ㆍ관광‘산업과 ❷ ’바이오

ㆍ의약ㆍ헬스‘산업, ❸ ’천연물ㆍ식품ㆍ가공‘산업을 도출

□ 강원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47] 강원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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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원은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

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보험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토사석 광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

공중 보건 의료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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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

□ 제주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Categorizing) 결과

<표 52> 제주 LQ지수 계수 등급별 구간설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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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ㅇ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

<표 53> 제주 LQ지수(입지계수) 구간등급별 주요 산업 군집화 결과표

등 급
업 종

증분류 Division 소분류 Group

A� Group

농업
농업
농업
어업
음료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전문직별 공사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숙박업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전문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교육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연금 및 공제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운송장비 임대업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B� Group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종합 건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업
폐기물 처리업
건물 건설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연료 소매업
육상 여객 운송업
해상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텔레비전 방송업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공중 보건 의료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산업 및 전문가 단체

C� Group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금융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토목 건설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종합 소매업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은행 및 저축기관
사진 촬영 및 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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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제주 전략산업

<표 54>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제주 전략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성장산업 청정헬스푸드 전략수요 청정바이오 전략수요 청정바이오

유망신산업 스마트그리드 뉴딜,�규제특구 그린에너지 뉴딜,�규제특구 그린에너지

유망신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 뉴딜촉진 스마트관광 뉴딜촉진 스마트관광

□ 제주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RILA) 결과

[그림 48] 제주 지역산업 연관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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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분석을 통한 제주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그림 49] 제주 지역 주력산업(안)의 포지셔닝 맵 시각화 결과

ㅇ 제주의 경우, 입지계수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 식품 제조ㆍ가공ㆍ저

장 처리업, ▲ 숙박ㆍ여행ㆍ요식ㆍ오락ㆍ임대 서비스, ▲ 환경 정화 

및 복원산업, ▲ 여객 운송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신성장 미래 주

력산업으로서 ❶ ’청정 바이오ㆍ식품ㆍ헬스‘산업과 ❷ ’스마트 관광ㆍ

컨텐츠‘산업을 도출

□ 제주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그림 50] 제주 지역 산업별 생산성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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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ㆍ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운송장비 

임대업‘ 등이 생산성 및 증가율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ㆍ활용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연료 소매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음ㆍ식료품 및 담

배 도매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등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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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및 지역별 주력산업 선정지표(안)

1. 시사점

□ 지역 주력산업 선정 방법론을 위한 정량적ㆍ계량적 지표 보완 필요

ㅇ 경제활동의 가치사슬 내 핵심산업인 주력산업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

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며 그 방법으로는 매출액, 성장률, 수출액,

고용률 등과 같은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과 산업의 성장잠재

력, 사회공헌도, 전략적 선택 등과 정성적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일

반적임

- 매출, 수출, 고용 등 단편적인 자료뿐만이 아니라 산업부문간의 유기

적인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주력산업을 도출해야 함

ㅇ LQ지수(입지계수)는 지역별 산업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범

위하게 이용되는 모델로서, 표준화ㆍ지도화가 가능하여 산업의 공간

적인 분포 패턴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간적 상호작용

ㆍ공간적 자기상관 등과 같은 효과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 비공간적 

분석법이라는 한계점을 지님

- 일종의 행-비중을 근간으로 하는 지수로서 산업의 특화된 정도를 보

여줄 뿐 각 공간단위의 총량 차이를 구분할 수 없으며, 산업의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정도를 분석하는 목적에는 부적합

- 또한 입지계수는 어떤 산업에 대한 수요패턴ㆍ수준이 전국적으로 동

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으며, 또한 산업부문별로 지역의 생산성

이 동일하다는 가정도 문제

*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전체 산업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어떤 특정 산업이 조금
만 집중하여도 해당 산업이 특화산업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문제 발생

ㅇ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 가장 기본적인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외

에 디지털산업 관련 매출액, 성장률, 수출액, R&D 등 연구개발비(경

상개발비), 특허출원건수, 산업군 간 교역액(거래관계), ICT 관련 졸업

생 규모 등과 같은 정량적 지표의 다양하게 확보 및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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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확보 및 수식 적용이 용이한 계량 지표 및 산출식 등 활용ㆍ

개발 필요

□ 지역 산업의 “디지털 기반” 및 “디지털 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지역 

주력산업의 연계분석 필요

ㅇ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개발특구’11) 조성사업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지식재산 창

출ㆍ사업화 촉진 등을 도모하고 있음

* ‘기술·아이디어 ⇨ 사업화(창업) ⇨ 기업성장 ⇨ 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현

- ‘23년 기준, 대덕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에 분포한 5개의 대형 연

구개발특구와 14개의 거점별 강소특구를 조성 및 운영 중

[그림 51] 대형 연구개발특구(5개)별 특화분야

구분 특화분야

대덕

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합 정밀기기

광주

차세대광기반융복합 친환경 자동차부품 스마트그리드 디자인문화 콘텐츠 바이오소재

대구

스마트 IT�융복합 의료용기,�소재융복합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융복합

부산

조선ㆍ해양 플랜트 해양자원ㆍ바이오 ICT�융합기계ㆍ시스템 스마트 부품ㆍ소재

전북

융ㆍ복합 소재부품 농ㆍ생명 융합

1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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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거점별 강소특구(14개)별 특화분야

구 분 특화 분야 비 고 구 분 특화 분야 비 고

경기 안산

‘19년 지정

전북 군산

‘20년 지정

ICT융복합 부품소재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경남 김해 전남 나주

의생명ㆍ의료기기 지능형태양광ㆍ에너지저장

경남 진주 울산 울주

항공우주부품ㆍ소재 미래형 전지

경남 창원 서울 홍릉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 포항 충남 천안아산

첨단 신소재 차세대 자동차 부품

충북 청주 인천 서구

‘22년 지정
스마트IT부품ㆍ시스템 ICT�융복합환경오염처리및관리

경북 구미 ‘20년 지정 강원 춘천

스마트 제조 시스템 바이오 의약 신소재

ㅇ 정책 부합도 분석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전략산업 분석 시, 지

역별 연구개발특구의 특화분야 등 디지털 정책 연계도가 높은 과기정

통부 관련 전략산업을 추가 매핑 필요

- 전통 산업 관점의 기존ㆍ일반론적 지역 주력산업 도출 방법론을 기

반으로 ’지역 디지털 주력산업‘, ’디지털 친화적 주력산업‘, ’디지털 

新산업‘ 도출ㆍ제시가 요구됨

ㅇ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관련 산업ㆍ업종들이 타 산업ㆍ업종 간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전후방산업 연계 및 가치사슬을 형성하는지 기업 거

래 분석을 통해 분석이 가능

- 기업 거래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의 거래량, 거래 빈도, 거래금액, 고

객 정보, 제품 정보, 수송 정보 등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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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예시) 충남지역 기업 거래관계 분석도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식품 ●�이차전지 ●�헬스케어 ●�철강

ㅇ 이를 통해 디지털 산업과 타 산업 간 직ㆍ간접 상호작용 및 연계 현

황ㆍ수준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임

□ 정성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풀 

확보

ㅇ 지역의 주력산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의 정책적 육성의지ㆍ전략적 지원 등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복

합적인 상호작용이 기저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정성적인 분석ㆍ도출 

척도로써 산업의 성장잠재력 및 정책적 부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 지방정부의 산업육성 정책방향 및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해

관계자ㆍ전문가 및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측면에서 지자체 간 비교ㆍ

분석이 가능한 권위자 등 폭넓은 규모의 전문가 풀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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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주력산업 도출 방법론 및 지표(안)

□ 평가모형 및 지표

[그림 54] 지역 주력산업 도출 평가모형 및 지표

STEP� 1 � (데이터 확보)�분석기준 설정 및 데이터 확보

 업종별 KSIC�기준 데이터 확보 및 수집

� �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비(경상개발비),� 특허출원건수,� SCI논문 발표건수,� 산업군

간 교역액(거래관계),� 산업별 부가가치율 등 경제적 지표 수집

⇩
STEP� 2 � (정량 분석)�데이터 기반 분석 및 1차 지역별 주력산업(안)�도출

 (2-1)� ❶ 산업 특화도(LQ지수)� /� ❷ 산업 성장률 /�❸ 산업 성장성 /�❹ 연구개발혁신역량 등 분석

 (2-2)� 전후방 산업 연계성 :�❺ 거래관계 분석 /�❻ 지역 산업 연관도 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2-3)� 매트릭스 설계 및 가중치 적용 등을 통한 1차 지역 주력산업(안)�도출

지표별

척도 및 내용

 ❶ 산업 특화도(LQ지수)� :� 사업체수,�종사자수 등 기반 산업 입지계수

LQij� =� (Eij� /� Ei)� /� (Fij� /� F)

LQij� :� i� 지역에서 j�산업의 LQ�지수

Eij� :� i� 지역에서 j�산업의 고용자 수

Ei� :� i� 지역의 총 고용자 수

Fij� :� 전국에서 j�산업의 고용자 수

F� :�전국의 총 고용자 수

� � � -� 기타 특화도(Specialization� Ratio(SR),�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지역 내 생산액

÷�전체 지역 내 생산액)�및 포갈도((Porter's� Diamond)� 산식 등 활용 가

 ❷ 산업 성장률 :�산업별 생산액(매출액)�및 증가율

 ❸ 산업 성장성 :�산업별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

 ❹ 연구개발혁신역량 :�산업별 연구개발투자기업 비율,�연구개발투자(경상개발비)�

규모,�평균특허출원건수 등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및 연구개발인력수 /�총 종사자수

연구개발비 :�연구비,�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❺ 거래관계 분석 :�매출/매입거래관계 분석을 통한 전후방 산업 연계성 도출

� � � -� 주력산업 기업들(중핵기업군*�등)의 지역내 거래관계를 분석함으로써,�타업종 및

타산업과의 관계 및 주력산업별 거래관계의 특성 파악

� � � -� 중핵기업군의 거래데이터(거래금액,�거래업종,�거래지역 등)을 통해 분석

 ❻ 지역 산업 연관도 분석 :�산업간 연관지수(Industry� Co-Relation� Index,� ICRI)

� � � -� 산업군의 거래관계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두 산업간의 연관성 정도를 측정

ICRI_ij� =� (X_ij� /� X_i)� /� (X_j� /� T)

X_ij� :� 지역 내에서 i�산업과 j�산업 간의 교역액

X_i� :� 지역 내에서 i�산업의 총 생산액

X_j� :� 지역 내에서 j�산업의 총 생산액

T� :� 지역 내 모든 산업의 총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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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델파이 분석)�정책 부합도ㆍ연관도 분석 및 지역 주력산업 선정

 정부 및 지자체 전략산업ㆍ역점산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중첩도(❶ 정책 부합도)�분석

� � -� 중앙정부 전략산업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화분야

등 중앙정부 단위 지역별 전략산업 분석ㆍ도출

� � -� 지방정부 역점산업 :�지자체 업무계획 및 시ㆍ도정과제 등 지역의 산업육성 전략,�수요를 고려하여

역점산업 분석ㆍ도출

 시사점 도출 및 정량지표,�❷ 정성지표 통합 비교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지표별

척도 및 내용

 ❶ 정책 부합도 :�정책 부합도 지수(Policy� Compliance� Index,� PCI)를 통해 정책의

목적과 실제 실행 결과를 비교ㆍ측정

� � � -� PCI는 정책의 실행 결과가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0에서

1까지의 범위에서 산출되며,� 1에 가까울수록 정책이 목표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

정책 부합도 평가 지수 =� (목표 달성도 +�예산 부합도 +�시행 계획 부합도 +�이해도 부합도)� /� 4

목표 달성도:�목표를 수치화한 지표(예:�성과 지표)와 실제 달성도를 비교하여 계산

예산 부합도:� �예산 적정성,�예산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

시행 계획 부합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일정,� 인력,� 자원 등이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에

적절한지를 평가

이해도 부합도:�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시행 당사자들의 목표 및 의지가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평가(시행 주체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교육 및 홍보 등 고려)

 ❷ 우선순위 선정 수식 :�가중평균 (Weighted�Mean)� 활용

� � � -� 각�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 적용 및 평균값 계산

가중평균 =� (Σ(요소값 ×�중요도))� ÷� (Σ중요도)

Σ:�수열의 합

요소값:�선정하려는 각�요소의 값(임의 부여)

중요도:�각�요소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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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

제1절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개념 정의 

1. 디지털(SW) 융복합의 정의 및 범주

□ 기존 연구 및 일반적 함의

ㅇ Curran & Leker(2011)의 연구에서는 융합(convergence)을 ‘과학, 기술,

시장 또는 산업에서 지금까지 분리된 두 개 이상의 분야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으로 정의

- 기존 분야의 일부가 새로운 지점에서 융합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하

위) 분야를 만들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협업, 라이센싱, 특허 또

는 출판 등에서 각각의 분야 간 상호호환성과 연결성이 증가하는 형

태로 나타난다고 보았음

- 특히, 융합은 ‘과학융합→기술융합→시장융합→산업융합’의 4가지 단

계를 거치면서 발전된다는 관점을 제시

ㅇ 배영임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상기 4가지 단계의 융합 과정 중,

기술융합은 새로운 제품 및 시장의 조합을 유발하며, 산업융합은 기

업 간의 합병을 통해 나타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새로운 제

품·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접적인 결과로도 발전이 가능

ㅇ 김관호와 정재윤(2012)은 산업융합을 ‘기술 간의 또는 산업 간의 융복

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산

업융합 활동의 결과로서 새롭게 창조된 시장을 융합산업이라 간주

- 산업융합을 창출하는 원천을 ‘기술, 산업구조, 고객경험’의 3가지 측

면으로 접근하여 기술(학문분야)에 따른 산업융합은 둘 이상의 학문 

분야가 결합하여 새로운 융합기술을 탄생시키고, 융합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음



- 122 -

- 산업 구조적 측면의 산업융합은 산업 구조가 1차 산업(원시 또는 채

취 산업),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 산업)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이들 산업 간의 결합으로 제시

* 산업 융합의 특징을 ① 산업 부문과 결합 산업 부문 간의 차이가 클수록 산업
부문 간의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도출되고 새로운 시장을 형
성하게 되며 ② 산업융합을 통해 1차 산업이 고부가가치화 되면서 2, 3차 산업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③ 하위 산업부문에서 상위 산업 부
분과 융합할수록 하위산업 부분이 갖는 시공간적 제약이 줄어들고, 하위산업
부문의 노동 요소의 중요성이 감소하며, 기존에 비해 소비자에게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음

ㅇ 복합(complex)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등은 상대적으

로 부재하나,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적인 결과를 내는 것

을 의미

□ 디지털(SW) 융복합의 정의 및 범주

ㅇ 융합은 분야나 기술 등이 합쳐져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

하고, 복합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서 복잡하고 다양한 요

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적인 결과를 내는 것임에 따라, 융복합

(convergent complex)은 융합과 복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여

러 분야나 기술 등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

- 디지털(SW) 융복합은 ‘개별 기술 및 산업 등에 디지털(SW) 기술 또

는 산업이 결합하여 기존 산업의 발전 및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

치 활동을 창출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음

디지털(SW)� 융복합의 정의

� � ㅇ�개별 기술 및 산업 등에 디지털(SW)�기술 또는 산업이 결합하여 기존 산업의 발전 및 새로

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 활동을 창출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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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정의 및 범주

□ 기존 연구 및 일반적 함의

ㅇ 성장기업 또는 고성장기업은 David Birch(1981)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성장하는 기업

을 의미하며, 연구자에 따라 스케일업(Scale-up), 가젤(Gazelle), 고

성장기업(High growth firms, Fast Company)과 같은 용어를 사용

- 고성장기업은 대체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스타트업

(Start up)과 비슷하지만, 높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시장에서 지속

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검증받은 회사라는 측면에서 차이

가 있음

ㅇ 고성장기업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없으며,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

라 고성장기업의 정의와 측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국내에서 ‘강소

기업’은 내부 혁신역량(기술개발, 고객지향성 등)과 외부성공요인(해외

진출, 틈새시장 발굴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선도기업’은 

산업 내 주도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우월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의미

- Birch는 최근 4년간 매출성장률이 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두 배 이

상인 기업을 고영향기업(High-Impact Firms)으로 정의

- OECD는 고성장기업을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또는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보다 명확하게 정의

* 분석대상은 관찰 시작년도 기준으로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
고 있는데, 이는 초기 영세기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
업원 수 10명 이상 기준이 최소한의 효율적인 규모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 고성장기업 중 업력이 5년 이하의 신생 기업을 ‘가젤 기업’이라고 별도로 구분

- 미국 노동통계청(BLS)은 10인 이상의 기업은 3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기업과 1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3년 동안 8명 이상의 고용성

장을 이룬 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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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고성장기업 분류기준

고성장기업 명칭 출처
분석 대상 기업

성장률
종사자수 매출액

Gazelles

Birch� (1995) 제한 없음 $100K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OECD� (2007) 10명 이상 제한 없음
업력 5년 이하의 기업으로 3개년 동안 연

평균 고용증가율 20%�이상

High� growth�

firms

OECD� (2007) 10명 이상 제한 없음
3개년 동안 연평균 고용 및 매출증가율

20%�이상

EU� (2017) 10명 이상 제한 없음
3개년 동안 연평균 고용 및 매출증가율

10%�이상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종사자 10인 미만 :� 8명 이상 증가

-� 종사자 10인 이상 :� 3개년 연평균 고용

증가율 20%�이상

Kauffman�

Foundation� (2017)
50명 이상 제한 없음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으로 최소 50명 이

상 증가

Scale-ups

Nordic�

Innovation(2019)
10명 이상 €2M

지난 1-3� 년간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

20%�이상 증가

Kauffman�

Foundation� (2017)
제한 없음 €2M

지난 1-3� 년간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

10%�이상 증가

Unicorn Lee� (2013) 비상장회사 중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 시사점 및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정의 및 범주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하여 쇠퇴하는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전환 및 

혁신은 지역 혁신 주체 간 융합ㆍ연계ㆍ협력을 통해 가능하며, 디지

털 경제로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체 간 

협력이 요구됨

- 지역의 기술력을 갖춘 디지털 우수ㆍ선도기업은 지역의 디지털 혁신

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혁신주체이며,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 단계

마다 지역 타 기업, 주체와의 융합ㆍ연계ㆍ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를 발휘

- 또한 지역 디지털 우수ㆍ선도기업은 주력산업 내에서 제품ㆍ서비스 

혁신을 수행하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

발 협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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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 혁신 관점에서 지역 디지털 우수ㆍ선도기업은 혁신 역량을 바

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 디

지털 전환 및 新 서비스 창출 과정에서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

- (혁신역량) 지역 디지털 우수ㆍ선도기업은 빠른 기술 변화 패러다임

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민첩하며 빠른 혁신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하는 기업을 의미

- (글로벌 역량) 지역 디지털 우수ㆍ선도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혁신역

량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기대

- (지역 디지털 혁신 파트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역 산업 및 서비

스 현안 해결과 지역 기업 서비스ㆍ제품 혁신을 추진 과정에 상시 

협업이 가능한 파트너로서 역할

ㅇ 앞 단에서 디지털(SW) 융복합을 ‘개별 기술 및 산업 등에 디지털(SW)

기술 또는 산업이 결합하여 기존 산업의 발전 및 새로운 사회적ㆍ시

장적 가치 활동을 창출하는 현상’으로 정의함에 따라,

ㅇ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은 ‘디지털(SW)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X)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디지털 생태계를 견

인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

음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정의

� � ㅇ�디지털(SW)�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X)과의 융합을 통해,�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디지

털 생태계를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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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사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 본 연구과제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국내외 사례 분석 수행

ㅇ (공공 사례) 디지털 융복합(SW) 성장기업 선정의 정책적 타당성 및 

활용성을 고려한 공공 분야 유사 사례 분석

ㅇ (민간 사례) 디지털 분야와 관련이 깊은 AI 분야의 우수기업 선정 사

례 분석

구 분 분석 항목 및 내용

공공 사례 분석
� �(공공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고성장클럽,� 산업통상자원부의

월드클래스300�및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등

민간 사례 분석
� �(민간 사례)� CB인사이트의 AI� 100,� 지능정보산업협회의 AI+X� Top�

100�등

시사점

� �(선정 대상)� 디지털 융복합 기업의 정의에 따른 목표 모집단 구축이

필요하며,� 조사 모집단 명부 구축에 있어 Top-down,� Bottom-up,�

T-B�혼용 등의 방법 결정 필요

� �(선정 지표)�유사 사례를 기반으로 디지털 융복합 성장기업이 갖추어

야 할 공통지표를 도출하되 디지털 융복합 기업 및 지역 기업의 특

수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필요

* 이와 함께 데이터의 수집 가능성, 측정 가능성, 선정 방법 등을 고려한
체계적 지표 설계 마련 필요

� �(선정 결과 활용)� 랜드스케이프 작성과 함께 전용사업 개발,� 홈페이

지 개설,�성과공유회 등 후속 시책을 고려한 선정 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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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사례 분석

□ SW고성장클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개요) 국내 SW고성장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둔 맞춤형 

지원사업

ㅇ (목적 및 내용) 지속 가능한 고성장 가속화 지원과 향후 고성장이 유

망하거나 고성장 궤도에 진입한 SW기업에게 혁신적 기술·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함으로써 SW기술 역량 강화, SW기업 육성을 통해 SW경

쟁력을 강화

ㅇ (지원 규모) 매년 기업 수 상이

- ‘20년 114개(예비 고성장 : 95개, 고성장 : 19개)

- ‘21년 143개(예비 고성장 : 119개, 고성장 : 24개)

ㅇ (지원 기간) 최대 2년 지원

-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성과평가 시행

- 중간/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됨

- 90점 이상(“우수”), 90점 미만 ~ 60점 이상(“보통”)은 “성공”으로 평

가하며 60점 미만은 “실패”로 평가

- 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받은 기업은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여

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내용에 대

해 조치   

- 차년도 계속 지원 시 반영

* 예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지원기업 대상 수 변동 가능

ㅇ (지원 혜택) 자금지원 및 멘토링, 성장 인센티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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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 멘토링 : 고성장PD*로 고성장 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업이 선택

한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 SW 기술및 시장, 비즈니스, 기업 경영, 투자 등에 대한식견이있는 전문가그룹

 담임PD는 기업의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현안을 진단하고, 기

업의 자율과제/지표와 이행 과정의 자문 수행

 전문PD는 기업이 선택한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결과물) 제공 

- 성장 인센티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액셀러레이팅/Scale-up 프

로그램 등 기업 성장 특화 프로그램 연계지원

* 성장 인센티브지원대상 및기업수는 예산및평가 결과에따라추후 결정

- 네트워킹 및 투자 라운드 : 산업을 선도하는 예비·고성장 기업들에게 

정보 교류, 사업 아이디어 고도화, 상호 협력 등이 가능한 강력한 네

트워크 구축

 기업 수요를 받아 ’고성장PD‘ 및 외부 전문가 강연과 소규모 네트

워킹(해외 진출, 인력 채용 등) 진행

 국내 대기업 신기술/구매 담당자와 상호 연결점 확보를 위한 네트

워킹 진행

 투자 전문가 VC·AC 대상 기업 IR 발표 등을 통해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라운드 행사 추진

나.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AI·VR/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비대면, 기업용 

솔루션 등 자사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SW기업

* 신청자격 : 예비 고성장 SW기업과고성장 SW기업별 자격상이

- 예비 고성장 SW기업 : 성장 가능성․혁신성․글로벌 지향성이 높으

며 고속성장과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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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미만 기업 

- 고성장 SW기업 : 성장 가능성․혁신성․글로벌 지향성이 높으며, 종

사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

성장률이 20% 이상(CAGR 값) 기업

다. 선정 기준 및 절차

ㅇ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 및 발표 평가

- 선정 기준 : 성장 가능성, 혁신성, 글로벌 지향성 항목을 예비 고성장

기업 4:3:3, 고성장기업 3:3:4 비율로 평가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 고성장기업은 초기 창업기업, 고성

장기업은 창업 이후 Scale-up 준비기업 중심으로 구성

<표 56> SW고성장클럽 선정 기준

구 분 세부 기준 주요 내용(안)

글로벌

성장성

성장계획 적정성
·�성장목표(매출,�고용)�도전성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과제/지표 설계의 구체성·난이도

글로벌

성장 잠재력

·�제품/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주요 고객/시장,�규모 등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

글로벌

진출계획 구체성

·�해외진출 희망 시장에 대한 경쟁제품·서비스 분석/�이해 수준

·�해외 목표시장 설정 구체성,�실현 가능성,�자율과제/�지표 연계성

글로벌

진출수준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 및 해외 관계사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수출 현황 및 중장기 목표 수준

혁신성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R&D�투자 비중,�인증 등 혁신적인 기술 수준

·�조직구성 등 제반환경,� 우수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준

기술 경쟁력 ·�기술 경쟁력,� 시장 점유율,�파급력,�확산 가능성 수준

지속 가능성 ·�기술 고도화 목표/계획의 구체성 및 지속 실현 가능성

정책지원

적합성

지원 필요성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지원 중요도 ·�현 시점에서의 정책적 지원 중요도 및 시급성

* 자료 : (2023.02.), 고성장클럽 홈페이지(https://swgo200.kr/)

https://swgo2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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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SW고성장클럽 가점 기준

세부 기준 주요 내용(안) 배점

지역 가점
·� 우수한 지역 SW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가점 1점 부여

* 지역기업 : 사업자등록증 본점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 제외
1점

수출 실적 기업
·� 직전년도(’22년)�수출 발생 유무에 따라 가점 1점 부여

* 직전년도(’22년) 수출실적 증빙 제출 필수
1점

수출 고성장기업
·� 최근 3개년 수출 CAGR� 20%�이상 기업에 한해 가점 1점 부여

* 최근 3개년(’20년∼’22년) 수출실적 증빙 제출 필수
1점

SW고성장클럽

우수 졸업기업

·� 예비고성장기업 2년차 졸업기업 중 우수(수상)� 기업 대상 고성장기업

지원 시 가점 1점 부여

* 최근 3개년(’20년∼’22년) 예비고성장기업 졸업 시 장관상, 원장상 수상
한 기업에 한하며 증빙 제출 필수

1점

가점 합계 최대 4점

* 자료 : (2023.02.), 고성장클럽 홈페이지(https://swgo200.kr/)

ㅇ (선정 절차 및 체계)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면 평가 → 발표 평

가 및 선정 → (필요시) 사업 심의위원회

- ①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 : 홈페이지(http://www.swgo200.kr) 전산접수

- ② 서면 평가(산·학·연 외부 전문가) :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서 등에 의한 1차 서면 평가를 통해 발표 평가대상 

선정

* 접수된제안과제 수를고려하여서류평가는 생략할수있음

- ③ 발표 평가 및 선정(산·학·연 외부 전문가) : 발표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방식과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발표 평가를 통해 협약 

대상 기업 선정

ㅇ (선정 결과의 활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관리/지원 체계화 : SW고

성장클럽 참여기업을 업종, 주력제품, 소재지 등으로 구분하여 누적/

관리

- 성과공유회·시상식(최우수기업) 및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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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특징 및 시사점

ㅇ 사업이 성숙하면서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을 강조

- ‘23년부터 `성장가능성‘ 평가 항목이 삭제되고, `정책지원 적합성‘ 항

목 신설

ㅇ 글로벌 진출 계획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성장 계획을 반영

- `23년부터 `글로벌 성장성‘ 평가 항목 세부 기준으로서 `성장계획 적

정성‘ 기준 신설 

ㅇ 지역 SW기업에 대한 가점 항목 부여

- 우수한 지역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점 부여 

ㅇ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역대 참여기업 체계적 누적 관리 및 홍보 

추진 

□ 월드클래스300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산업통상자원부)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개요)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적으로 R&D, 해외 진출 지원 프로

그램을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 시행

ㅇ (목적 및 내용)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 기업의 취약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

ㅇ (지원 규모) 총 313개 기업 선정

* 월드클래스 300은 ‘19년 일몰, ‘21년부터 중견 기업 대상으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새로
이진행중

- ’11년 30개, ’12년 37개, ‘13년 33개, ’14년 56개, ‘15년 30개, ’16년 50

개, ’17년 36개, ’18년 41개

ㅇ (지원 기간)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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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혜택) 전용 지원 프로그램 혜택 및 연계지원 혜택

- 전용 지원 프로그램 혜택(3개 기관, 4개 시책) : R&D, 해외 마케팅,

고용 등의 지원

- 연계지원 혜택(13개 기관, 13개 시책) : 금융, 컨설팅, 인력 등

나.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 400억 원 이상 1조 미만 기업

ㅇ (신청 자격) 공통조건(기업 규모)과 선택조건(기업특성) 중 1개 충족 

시 신청 가능

<표 58> 월드클래스300 /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청 자격기준

구 분 기 준

공통조건

(기업 규모)

직전년도 재무제표 매출액이 400억 원에서 1조 미만인 중소·중견 기업

(단, 시스템 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매출 100억 원 이상)

선택조건

(기업 특성)

일반기업

[필수조건]

� -� 재무제표 기준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이상인 기업

[선택조건]

�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이상인 기업

�②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이상인 기업

혁신형

기업

[필수조건]

� ① 재무제표 기준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0%�이상인 기업

�②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4%�이상인 기업

� � � (단, 혁신형 기업 트랙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15%
달성을 위한 연도별 수출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글로벌

전문기업

[필수 조건]

� -� 최근 3년 직수출액 2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기업

� � (단, 직전년도 직수출액 5천만불 미만인 기업인 경우 CAGR 5% 이상 달성 필요)

[선택조건]

� ① 직전년도 직수출액 5천만불 미만인 기업의 직수출 증가율 연평균 5%�이상

�② 직전년도 직수출액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제한 없음

* (2018.02),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18년도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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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점 대상) 가점 부여 기준 및 요건

- 희망엔지니어적금(사업 시행 연도 기준 3개년도 6월 이전 가입분), 성

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 가점 부여

* 매출 100억당 1명가입을만점으로최대 3점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가입→ 1.5점

-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

지 가점부여

-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 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 

부여(직전년도~사업 시행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특허청의 IP 스타기업 3점 우대 가점 부여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 

가점 부여(유효인증서만 인정)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기업으

로 주무 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3점 우대 가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점 우

대 가점 부여

다. 선정 기준 및 절차

ㅇ (선정 기준 및 절차) 산자부ㆍ중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기업

의 성장전략서 기준으로 정성평가 

- 선정 기준 : 기업이 작성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수출확대, 기

술확보,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4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

표의 명확성ㆍ달성 가능성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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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월드클래스300 /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분야별 선정기준

1.� 수출확대 분야

1)�수출확대 계획의 적극성 및 구체성

2)�수출실적의 질적 우수성(수출국,� 자체브랜드 수출 비중,�총수출 대비 직수출 비중 등)

3)�글로벌 시장확대 역량의 우수성

4)�독자적 성장기반

5)�목표시장 선정 및 수출확대 목표의 적정성

6)�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7)�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 노력 계획의 적극성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1)�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분석의 충실성

2)�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경쟁성

3)�연구개발 인프라

4)�연구개발 역량

5)�기술확보 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비전/목표와의 부합도

6)�기술확보 전략 방향의 적정성

7)�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8)�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9)�필요자원 및 역량확보 방안의 적극성

3.� 투자 전략 분야

1)�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2)�최근 투자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3)�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4)�자체 조달방안의 추진 가능성과 적극성

5)�외부조달 방안의 추진 가능성

4.� 경영혁신ž고용 전략 분야

1)� CEO�경영철학 및 성장 의지

2)�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3)�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4)�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5)�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 노력의 적극성

6)�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공유 제도

* (2018.02),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18년도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시행계획공고

ㅇ (선정 절차 및 체계) 시행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요건심사→ 분

야 평가(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 현장확인 및 검증(평가위원 또는 

평가기관) → 종합평가(종합평가위원회) → 선정·발표

- 신청서 접수 및 사전 평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업종, 기업 규모, 기

업특성 등 신청 자격 심사, 지원대상 부적격 기업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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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심사 : 업종, 규모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부적격 

기업 선별 

*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등

- 분야 평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성장전략 프리젠테이션 후 분야별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 등 각 

분야별 전문 평가단 구성

- 현장확인 및 검증 : ‘성장전략’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 확인

- 종합평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및 

글로벌전문기업 수준 부합 여부, 성장전략간 정합성, 비전의 달성 가

능성, 기대효과를 평가

- 선정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 분야·종합평가 점수 

합산 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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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지표 체계

1.�수출확대 전략 분야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수출 경험
(40점)

수출확대 가능성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주요 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

출 국가 수)�및 향후 수출처 다변화 가능성
15

▪�자체 제품 수출 경험 및 해외 네트워크 확보 여부 10

대기업 의존도
탈피 가능성

▪�특정기업 종속거래 비중 및 향후 의존도 탈피 전략의 적절성 15

내부역량
진단(20점)

필요역량 확보방안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 및 확대 가능성 10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여부 및 확충 계획의 구체성 10

시장 다각화
세부전략 수립

(40점)

전략방향과의 부합성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10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시장 성숙도,�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0

실행계획의 구체성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20점)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

▪�미래 주력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경쟁성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모방용이성,�대체기술 여부 5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파급효과 5

내부역량 진단
(25점)

연구개발 역량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10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5

전략목표 및
세부전략수립

(55점)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비전/목표와의 부합성 10

기술확보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개발내용의 구체성 10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미래 기술확보 전략(자체개발,�외부획득)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10

필요자원/역량
확보방안 구체성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인력,�시설,�장비,�네트워크 도출 등)의 적정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
세부전략 수립

(40점)

투자환경분석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특정기업 종속 완화 등) 10

▪�사업화를 위한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및 적극성 10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 가능성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10

CEO�리더십
및 조직관리
(30점)

CEO�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5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투명경영,�고객관리 등) 5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핵심가치,�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5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5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5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5

인적자원 관리
(30점)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성,

핵심인재 유지 가능성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및 향후 고용 계획 10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 계획)� 10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자료 : (2023.01),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37 -

ㅇ (선정 결과의 활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관리/지원 체계화 : 월드클

래스300 및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참여기업을 업종, 주력제품으로 구

분하여 누적/관리

- 선정서 수여식, 성과공유회,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월드클래스 셰

르파 제도 운영 등 다양한 후속·파생 지원 추진 등

라. 주요 특징 및 시사점

ㅇ 대표적인 우수기업 선정 브랜드로서 2019년 일몰, 2021년 월드클래스

플러스사업으로 신규 추진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정량 기반의 수출 확대 가능

성을 강조 ㅇ 대기업 의존 탈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려는 노

력을 지표에 반영 

ㅇ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설립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역대 참여기업 목

록을 관리하고 홍보 및 성과 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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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사례 분석

□ AI 100(CB인사이트)

가. 사업 개요

ㅇ (개요) CB인사이트*는 우수기업 선정 시 R&D 활동을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시장잠재력, 기술력 등을 중점 검토

� *� CB인사이트(CB� Insight)� :�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 � � -�스타트업 투자,�기업 인수합병(M&A),�기업 경쟁력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이

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향을 파악

� � � -� 기업이나 투자자가 특정 분야에서 관심 있는 스타트업을 찾을 때 유용한 검색 도구와 데

이터베이스를 제공

� � � -� 기술 스타트업과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스타트업 생

태계와 기술 발전 동향 등을 알아보는 데 매우 유용

ㅇ (선정 대상) 전세계 AI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후보자 구축 및 

CB인사이트 플랫폼에 등록된 지원 등을 통해 7천여개 후보 pool 구

축

나. 선정 기준 및 절차

ㅇ (선정 방법) 1년 간 7천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최종 100개 기업 선정

- 소요 기간 약 9개월

ㅇ (선정 지표) CB인사이트는 ❶ R&D 활동, ❷ Mosaic 점수, ❸ 시장잠

재력, ❹ 비즈니스 관계, ❺ 투자자 프로필, ❻ 뉴스 분석, ❼ 경쟁 환

경, ❽ 팀강도 및 기술 참신성, ❾ 애널리스트 브리핑 결과 등을 정량

적인 수치로 도출하여 평가

* Mosaic Score는 CB인사이트 알고리즘을 토대로 비상장기업의 시장성, 재무상태, 활동성 등을
측정하여 기업의 건전성 평가하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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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Mosaic Score 도출 결과(예시)

* 자료 : (2023.02), CB인사이트 홈페이지(www.cbinsights.com/mosaic-score/)

ㅇ (결과 활용) 투자자에 대한 기업 정보 제공 및 AI 비즈니스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AI 랜드스케이프 도식화 및 연구보고서 작성·배포

- 매년 1~3월로 발표 시기 유동적 

[그림 56] CB인사이트의 AI 100 선정 결과 활용 : Landscape 작성

* 자료 : (2023.02), CB인사이트 홈페이지(www.cbinsig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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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X Top100(지능정보산업협회)

가. 사업 개요

ㅇ (개요) 지능정보산업협회는 현재보다는 성장성과 혁신성 등 미래가치

에 중점을 두어 기업을 선정

ㅇ (선정 대상) AI + X 기술, BM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가치가 기대 

되는 Early Stage12)기업으로서 국가 차원의 육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

을 대상으로 함

- 포함 : Early Stage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규 사업으로서 대규

모 AI 분야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혁신적인 AI 제품/서비스를 기

획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적으로 포함

- 제외 : 선정 목적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기업 등은 제

외함

* 명부 구축 : 지능정보산업협회 회원사 명부를 기반으로 매년 상반기 중 AI 기
업 공모 추진 병행

나. 선정 기준 및 절차

ㅇ (선정 방법) 1천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정량지표를 통해 1차 스크리닝 

후, 전문가 정성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최종 100개 기업 선정

- 소요 기간 약 8개월

ㅇ (선정 지표) 안전성, 성장가능성, 미래가치로 구분하여 평가

<표 61> AI+X Top100 선정 지표

세부 기준 주요 내용(안)

안전성 ▪�기업신용등급,�현금흐름등급,�매출액,�영업이익 등

성장가능성 ▪�종사자수,�매출액 증가율,�영업이익 증가율 등

미래가치 ▪�특허/연구,�기사,�투자유치 금액 등

* 자료 : (2023.02) AI Landscape 홈페이지 자료 재가공(https://ailandscape.net/)

12) 스타트업 생애주기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 보통 이 단계에서는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초기 시

장 진입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규모나 수익이 크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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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결과 홍보,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

관의 공공사업 참고 자료로서 공유, VC 등 투자자 대상 PR 등

[그림 57] 지능정보산업협회의 AI+X Top 100 선정 결과 활용 : Landscape 작성

* 자료 : (2023.02), AI Landscape 홈페이지(https://ailandsca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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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및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

지표(안)

1. 정량지표 수립의 기본 방향성 설정

□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 수립을 위한 핵심 지표 설정

ㅇ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 수립 

시,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적절하게 고려하되 Top-down형 선정 방

식에도 계량화가 용이한 R&D, 재무, 매출, 인지도 등을 공통 부문 지

표로 포함 필요

<표 62> 선정지표 유사사례 평가 항목 맵핑 결과

구 분 항 목
SW고성장클럽

(과기부)

월드클래스플러스

(산업부)

AI� 100

(CB인사이트)

AI+X� Top100

(AIIA)

외부

환경

시장성
글로벌

성장 잠재력

목표시장의 미래성장성,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 등

시장잠재력

정책적

타당성

지원 필요성,

지원 중요도
전략 방향과의 부합성

경쟁 경쟁 환경

내부

역량

R&D
기술 혁신성,

기술 경쟁력

필요역량 확보방안,�

연구개발 역량
R&D�활동 특허/연구

인력

CEO�경영철학 및

성장의지,�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성,

핵심인재 유지가능성 등

팀강도 및

기술 참신성
종사자수

재무 지속 가능성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

가능성,�외부조달 방안의

추진 가능성

Mosaic�점수
기업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영업이익

전략
성장계획 적정성,

글로벌 진출계획 구체성

대기업 의존도 탈피

가능성,

실행 계획의 구체성

매출 글로벌 진출 수준 수출확대 가능성
매출액,�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투자유치 투자환경분석 투자자 프로필 투자유치 금액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계

인지도/�

외부 평가

뉴스 분석,

애널리스트 브리핑 결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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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행 연구에서 임채윤(2009)은 100대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술 혁신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김한준(2018)은 

기술혁신형 기업이 고용과 수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음

- 김현창(2019)은 KISTEP의 2016년도 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 분

석 결과,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중

이 높다고 하였고 김석현 외(2017)는 고성장기업은 수출 비중, R&D

집약도와 같이 혁신지표가 높을수록 고성장 지속성에 기여한다고 제

시

□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 수립을 위한 핵심 정량지표 설

정(안)

ㅇ 이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CAGR), 고용 규모 등 기업 경영

성과 중심의 지표와 연구인력 규모, 연구개발 R&D투자 규모 및 비율 

등 기술혁신 역량 중심으로 기준 수립

<표 63>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 수립을 위한 핵심 정량지표(안)

지표 구분 세부 지표(안)

기업 경영성과

및 역량

 매출액  매출증가율(CAGR)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신사업ㆍ신기술사업 추진 여부

 해외시장 진출 여부  신사업ㆍ신기술사업 진출 정도(수)

 수출규모 증가 추이  고용 규모
 고용창출효과(고용창출기여도)  부설연구소 유무

기술혁신 역량

 연구개발 인력 비율  R&D투자 규모
 R&D투자 비율  연구개발 집약도13)

 특허 출원 및 등록 수

13) 연구개발 집약도(R&D intensity)는 기업, 산업, 국가 등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해당 대상의 

총 매출액 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즉, 어떤 대상이 연구개발

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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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기업의 실태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정량지표 척도 설계

□ R&D 인력 비율

ㅇ 수도권 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 및 기술혁신 역량이 크

지 않은 지역 중소기업의 실태와 현황을 반영한 시의성이 있는 척도

의 선정지표 설계 필요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

업의 직종별 인력구성비는 생산직이 6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ㆍ관리직(23.1%), 기술ㆍ연구직(7.8%) 등의 

순이었음

- 기업규모별로 중기업보다 소기업의 사무ㆍ관리직과 생산직 비중이  

높았으며, 기술ㆍ연구직, 판매ㆍ마케팅직 및 기타종사자 비중은 중기

업이 높았음

<표 64> 중소기업 직종별(제조업) 근로자수 비중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사무ㆍ관리직 기술ㆍ연구직 생산직 판매ㆍ마케팅직 기타 종사자

제조업 2,493,646 23.1 7.8 63.7 4.7 0.8

- 소기업 1,714,057 23.3 7.6 64.2 4.2 0.7

- 중기업 779,588 22.4 8.1 62.7 5.8 1.0

ㅇ 이에 따라,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R&D

인력 비율의 정량지표 척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65> R&D 인력 비율 정량지표 척도(안)

척 도 범 위

매우 낮은 수준 � -� 기업의 R&D�인력 비율이 5%�미만인 기업

낮은 수준 � -� 기업의 R&D�인력 비율이 5%�이상 10%�미만인 기업

보통 수준 � -� 기업의 R&D�인력 비율이 10%�이상 15%�미만인 기업

높은 수준 � -� 기업의 R&D�인력 비율이 15%�이상 25%�미만인 기업

매우 높은 수준 � -� 기업의 R&D�인력 비율이 25%�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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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투자 비율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서비

스업의 연구개발 투자업체 비중은 8.4%로 연구개발비 총액은 7.1조원 

수준

- 중소서비스업의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업체 비중은 정보통신업(50.7%)

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29.2%)에서 높게 나타남 

<표 66> 중소기업 직종별(중소서비스업) 연구개발비

(단위 : 억원, %)

구 분
연구개발

업체비율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업체

매출액 대비

업종별

총매출액 대비

중소서비스업 8.4 71,439 3.23 0.56

G.� 도매 및 소매업 7.3 22,615 1.60 0.25

I.� 숙박 및 음식점업 1.9 1,848 6.72 0.26

J.� 정보통신업 50.7 31,123 7.62 4.53

L.� 부동산업 2.6 134 1.20 0.02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9.2 13,205 4.98 2.03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4.8 1,054 2.24 0.18

P.� 교육서비스업 8.6 949 5.16 0.75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0 213 3.89 0.21

S.�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6.5 298 1.89 0.17

ㅇ 같은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10.9조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52% 수준

- `21년 중소제조업의 연구개발 투자업체 비율은 34.2%로 연구개발 투

자업체당 평균 1.88억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비 총액은 10.9조원 수준

- 중소제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52%, 연구개발투

자업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79%로 나타남

<표 67> 중소기업 직종별(제조업) 연구개발비

(단위 : 억원, %)

구 분
연구개발

투자업체 비중

연구개발 투자액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투자

업체당 평균

연구개발업체

매출액 대비

업종별

총매출액 대비

제조업 34.2 108,611 1.88 2.79 1.52

- 소기업 31.7 68,163 1.39 4.41 1.83

- 중기업 62.3 40,448 4.70 1.7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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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R&D

투자 비율의 정량지표 척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68> R&D 투자 비율 정량지표 척도(안)

척 도 범 위

매우 낮은 수준 � -�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R&D�예산이 1%�미만인 경우

낮은 수준 � -�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R&D�예산이 1%에서 5%�미만인 경우

보통 수준 � -�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R&D�예산이 5%에서 10%�미만인 경우

높은 수준 � -�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R&D�예산이 10%에서 15%�미만인 경우

매우 높은 수준 � -�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R&D�예산이 15%�이상인 경우

* R&D 투자 비율 = 기업 연간 R&D 예산 / 기업 연간 총 매출액 × 100

□ 특허 출원 및 등록 수

ㅇ 기업규모별 국내 특허출원 활동(2018년)에 따르면, 대기업의 평균 출

원건수는 139.8건, 중소기업은 2.5건임

ㅇ 이에 따라,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특허 

출원 및 등록 수 정량지표 척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69> 특허 출원 및 등록 수 정량지표 척도(안)

척 도 범 위

매우 낮은 수준
� -� 최근 3년간 출원한 특허 수가 1건 이하이거나,� 출원 대비 등록

비율이 3%�이하인 경우

낮은 수준
� -� 최근 3년간 출원한 특허 수가 2건에서 3건 미만이거나,�출원 대비 등록

비율이 3%에서 10%�미만인 경우

보통 수준
� -� 최근 3년간 출원한 특허 수가 3건에서 6건 미만이거나,�출원 대비 등록

비율이 10%에서 25%�미만인 경우

높은 수준
� -� 최근 3년간 출원한 특허 수가 6건에서 10건 미만이거나,� 출원 대비 등록

비율이 25%에서 50%�미만인 경우

매우 높은 수준
� -� 최근 3년간 출원한 특허 수가 10건 이상이거나,�출원 대비 등록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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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서비

스업 총자산 증가율은 6.31%, 자기자본 증가율은 7.47%, 매출액 증

가율은 7.26%로 나타남

- 매출액 증가율은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1.04%), 교육서비스

업(15.39%), 정보통신업(14.16%)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부동산업은 

–16.55%로 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70> 중소기업 직종별(중소서비스업) 성장성 지표

(단위 : %)

구 분
총자산

증가율

유동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중소서비스업 6.31 5.97 7.47 7.26

G.� 도매 및 소매업 8.43 9.35 5.39 9.24

I.� 숙박 및 음식점업 6.21 1.62 6.56 4.90

J.� 정보통신업 19.12 17.18 22.79 14.16

L.� 부동산업 0.39 -3.76 5.92 -16.55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72 13.76 7.64 8.10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8.89 13.64 14.91 8.75

P.� 교육서비스업 13.21 16.94 13.55 15.39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7.59 27.31 10.94 21.04

S.�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8.02 3.03 5.59 7.17

ㅇ 같은 조사에 따르면, `21년 중소제조업의 총자산은 전기대비 9.84% 상

승

- `21년 중소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3.58%으로, 소기업(12.00%)보다 

중기업(15.34%)에서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표 71> 중소기업 직종별(제조업) 성장성 지표

(단위 : %)

구 분
총자산

증가율

유동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제조업 9.84 11.11 9.00 11.21 13.58

- 소기업 9.50 10.09 9.51 10.19 12.00

- 중기업 10.31 12.47 8.16 12.39 15.34

ㅇ 이에 따라,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매출

액 증가율에 기반한 성장성 정량지표 척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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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표 72> 성장성 정량지표 척도(안)

척 도 범 위

매우 낮은 수준 � -� 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미만인 경우

낮은 수준 � -� 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에서 10%�미만인 경우

보통 수준 � -� 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0%에서 20%�미만인 경우

높은 수준 � -� 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에서 30%�미만인 경우

매우 높은 수준 � -� 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30%�이상인 경우

* 매출액 증가율 =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100 - 100

□ 고용 규모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서비

스업의 종사자수는 총 484만명 수준이며 업체당 평균 9.0명

- `21년 12월말 중소서비스업의 현인원은 약 484만명 수준이며, 도매및

소매업이 176만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이 91만명,

숙박및음식점업이 67만명 등으로 나타남

- 기업체당 평균 인원은 9.0명으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

업이 48.6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도매및소매업이 5.6명으로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남

<표 73> 중소기업 직종별(중소서비스업) 기업체당 평균인원

(단위 : 개, 명)

구 분 모집단 업체수 현인원 기업체당 평균인원

중소서비스업 535,726 4,836,878 9.0

G.� 도매 및 소매업 315,697 1,756,850 5.6

I.� 숙박 및 음식점업 105,153 666,631 6.3

J.� 정보통신업 17,984 388,685 21.6

L.� 부동산업 26,177 374,399 14.3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472 441,832 16.7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18,629 905,682 48.6

P.� 교육서비스업 10,969 110,917 10.1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635 51,472 14.2

S.�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1,010 140,41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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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같은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근로자 현인원은 249만명, 기업체

당 평균 14.7명

- 기업규모별로 기업체당 평균 인원은 소기업 11.0명, 중기업 56.5명으

로 중기업의 기업체당 평균인원이 약 5배 정도 많음

<표 74> 중소기업 직종별(제조업) 기업체당 평균인원

(단위 : 개, 명)

구 분 모집단 업체수 현인원 기업체당 평균인원

제조업 169,134 2,493,646 14.7

- 소기업 155,329 1,714,057 11.0

- 중기업 13,805 779,588 56.5

ㅇ 이에 따라,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고용 

규모의 정량지표 척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75> 고용 규모 정량지표 척도(안)

척 도 범 위

매우 낮은 수준 � -� 기업의 현 고용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낮은 수준 � -� 기업의 현 고용인원이 5인에서 15인 미만인 경우

보통 수준 � -� 기업의 현 고용인원이 15인에서 30인 미만인 경우

높은 수준 � -� 기업의 현 고용인원이 30인에서 100인 미만인 경우

매우 높은 수준 � -� 기업의 현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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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 및 평가항목(안)

□ 평가모형 및 선정지표

<표 76>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을 위한 정량지표

정

량

지

표

구분

� � � � � � � � � � � � � � � � � � �척도
매우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보통 수준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

R&D�인력 비율 25%�이상 15%~25%�미만 10%~15%�미만 5%~10%�미만 5%�미만

R&D�투자 비율* 15%�이상 10%~15%�미만 5%~10%�미만 1%~5%�미만 1%�미만

특허 출원** 10건 이상 6건~10건 미만 3건~6건 미만 2건~3건 미만 1건 이하

특허 등록 비율** 50%�이상 25%~50%�미만 10%~25%�미만 3%~10%�미만 3%�이하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30%�이상 20%~30%�미만 10%~20%�미만 1%~10%�미만 1%�미만

고용 규모 100인 이상 30인~100인 미만 15인~30인 미만 5인~15인 미만 5인 미만

* R&D 투자 비율 = 기업 연간 R&D 예산 / 기업 연간 총 매출액 × 100
** 최근 3개년간
***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100 – 100)의 평균

ㅇ R&D 인력 구성에서, ▲ 석ㆍ박사 등 고급 인력 비중, ▲ 전문자격증 

보율 비율, ▲ 우수논문* 게재 건수ㆍ인용 수 등을 추가로 구성 가능

* IF 10 이상 저널, SCI 저널 등

ㅇ 성장성 항목에서, ▲ 투자 유치(국내외 민간투자 유치액 규모), ▲ 기

술료 징수 규모, 종사자 1인당 매출액 등을 추가로 구성 가능

ㅇ 그 외, 해외시장 진출 여부 및 의사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출액 또는 

현지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 여부(규모), 대회 수상, MOU체결 등

을 추가로 구성 가능

<표 77>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을 위한 정성지표

정

성

지

표

항 목 세부 항목

인식도

정책 인지도

관심도 및 공감대 형성

필요성 및 시급성

노력 및 의지
추진 기반 마련(향후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채택 여부 등)

기업 전략 및 종합적 대응 수준

혁신 역량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수준

공정 및 프로세스 혁신 수준(자동화 도입 수준 등)

데이터 축적 수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노력 방안

데이터 활용 수준 및 분야

의사결정 체계

조직 문화 및 환경

교육 훈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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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평가 프로세스(안)

[그림 58]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 및 평가 프로세스(안)

선정 프로세스

선정 체계 마련

선정 준비  모집단 정의  지표 수립

▪ 선정 대상, 목적, 방법. 

결과 활용 등

▪ 선정 예산, 기간, 투입 

인력 등

▷

▪ 목표 모집단

▪ 조사 모집단 ▷

▪ 적합성

▪ 데이터 수집 가능성

▪ 측정 가능성 등

데이터 수집 및 측정

 데이터 구축   평가  선정 및 결과 활용

▪ 기업 pool (자체, 공모)

▪ 기업 data (내부, 외부) ▷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 랜드스케이프

▪ 보도자료 등

� [기업 Data�예시]

� �▪ (내부)� 실태조사 데이터

� �▪� (외부)�재무(신용평가기업),� 특허(특허 법인),� 기사(웹기사 스크래핑),�국가연구개발사업(NTIS)� 등

� � � � - 기타,�공모를 통해 기업에서 제공한 데이터 등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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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종합

ㅇ 본 연구에서는 지역 주력산업 도출을 위한 디지털 친화지표 기반의 

평가 방법론과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발굴ㆍ평가를 위

한 선정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ㅇ 첫 번째, 지역 주력산업 도출을 위한 디지털 친화지표 기반의 평가 방

법론 마련을 위하여,

- 지역 주력산업을 ▲ 첫째, 지역 내 고용구조, 산업생산, 창출하는 부

가가치 등이 여타 산업에 비해 실제적으로 우수한 위치에 있으며 타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는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산업, ▲ 둘

째, 지역의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루어진 산업

으로 역사성과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 셋째, 산업군집의 

지역 내 구성산업을 기반으로 정책적 인프라ㆍ성장가능성ㆍ디지털 

친화도(수용성) 등 전략적인 육성계획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전략

산업으로 정의하고

- ❶ 2011년ㆍ2016년ㆍ2021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를 기반으

로 지역 산업별 특화도를 LQ지수(입지계수)를 활용하여 우선 분석 

후 전후방 연계산업을 군집화하고, ❷ 지자체(시ㆍ도정과제 및 업무

계획) 및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산업 육성계

획ㆍ전략산업 등과의 연계분석 데이터를 맵핑하여 ❸

Co-combination 기반의 종합적인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을 통

해 지역별 주력산업을 도출하는 연구모형을 기본 시나리오(baseline)

로써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

(안)을 도출하였음



- 153 -

<표 78>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안)

연번 지역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안)

1 부산
① ‘항공ㆍUAMㆍ해운ㆍ항만ㆍ운송’�산업

② ‘첨단 융합 기계부품’�산업

2 대구
① ‘디지털 의료ㆍ헬스케어’�산업

② ‘자동차ㆍ수송기기ㆍ기계부품’�산업

3 인천

① ‘항공ㆍ모빌리티ㆍ복합물류’�산업

② ‘스마트 제조’�산업

③ ‘첨단 바이오’�산업

4 광주
① ‘금형ㆍ부품ㆍ모빌리티’�산업

② ‘광융합’�산업

5 대전
① ‘바이오ㆍ의약ㆍ의료ㆍ보건’�산업

② ‘국방ㆍ방산 장비ㆍ부품’�산업

6 울산

① ‘바이오ㆍ의약ㆍ화학ㆍ신소재’�산업

② ‘저탄소ㆍ그린 모빌리티’�산업

③ ‘조선ㆍ선박ㆍ운송’�산업

7 세종
① ‘화학ㆍ제재ㆍ소재’�산업

② ‘스마트시티ㆍ도농융복합형도시’

8 경기

① ‘빅데이터ㆍAI기반 ICT�및 스마트 제조’�산업

② ‘의약ㆍ의료ㆍ바이오ㆍ헬스’�산업

③ ‘미래차ㆍ스마트 모빌리티’�산업

9 충북

① ‘융합 바이오ㆍ의약ㆍ화학’�산업

② ‘운송ㆍ수송ㆍ모빌리티 소재 및 부품’�산업

③ ‘첨단 제조ㆍ반도체ㆍ부품’�산업

10 충남

① ‘바이오ㆍ소재ㆍ화학’�산업

② ‘운송ㆍ수송ㆍ모빌리티 소재 및 부품’�산업

③ ‘첨단 장비ㆍ소재 및 부품’�산업

11 전북
① ‘농축산ㆍ농축산 가공ㆍ식품 제조ㆍ바이오’�산업

② ‘농건설기계ㆍ모빌리티’�산업

12 전남
① ‘양식ㆍ식품ㆍ바이오ㆍ헬스’�산업

② ‘조선ㆍ모빌리티ㆍ운송기기 등 소재ㆍ부품’�산업

13 경북

①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ㆍ전자기기’�산업

② ‘바이오ㆍ식품ㆍ가공ㆍ헬스’�산업

③ ‘융합 섬유 및 소재’�산업

14 경남

① ‘첨단 항공ㆍ항공우주’�산업

② ‘스마트 조선ㆍ모빌리티ㆍ기계ㆍ부품’�산업

③ㅠ‘바이오ㆍ의약ㆍ헬스’�산업

15 강원

① ‘레저ㆍ휴양ㆍ관광’�산업

② ‘바이오ㆍ의약ㆍ헬스’�산업

③ ‘천연물ㆍ식품ㆍ가공’�산업

16 제주
① ‘청정 바이오ㆍ식품ㆍ헬스’�산업

② ‘스마트 관광ㆍ컨텐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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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 적용 및 디지털 융복합을 통해 기업의 생

산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가설의 시험적 검증을 위하여 2010년ㆍ

2015년ㆍ202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를 분석해 보았는데

- 일부 지역에서는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안)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

이기도 하였으나, 16개 전 지역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가설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일부 채택을 하거나 기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종적으로 상기 지역별 주력산업을 도출하는 연구모형 및 기본 시

나리오(baseline), 최종 산출물에 대한 시사점 분석을 통해 ▲ 정량적

ㆍ계량적 지표의 강화, ▲ ‘디지털 기반’, ‘디지털 친화적’ 요소를 반

영한 연계분석, ▲ 공정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풀 확대의 보

완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장의 내용과 같이 ‘지역 주력산업 도출 방법

론 및 지표(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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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지역 주력산업 도출 방법론 및 지표(안)

STEP� 1 � (데이터 확보)�분석기준 설정 및 데이터 확보

 업종별 KSIC�기준 데이터 확보 및 수집

� �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비(경상개발비),� 특허출원건수,� SCI논문 발표건수,� 산업군

간 교역액(거래관계),� 산업별 부가가치율 등 경제적 지표 수집

STEP� 2 � (정량 분석)�데이터 기반 분석 및 1차 지역별 주력산업(안)�도출

 (2-1)� ❶ 산업 특화도(LQ지수)� /� ❷ 산업 성장률 /�❸ 산업 성장성 /�❹ 연구개발혁신역량 등 분석

 (2-2)� 전후방 산업 연계성 :�❺ 거래관계 분석 /�❻ 지역 산업 연관도 분석(Regional� Industry� Linkage� Analysis)

 (2-3)� 매트릭스 설계 및 가중치 적용 등을 통한 1차 지역 주력산업(안)�도출

지표별

척도 및 내용

 ❶ 산업 특화도(LQ지수)� :� 사업체수,�종사자수 등 기반 산업 입지계수

LQij� =� (Eij� /� Ei)� /� (Fij� /� F)

LQij� :� i� 지역에서 j�산업의 LQ�지수

Eij� :� i� 지역에서 j�산업의 고용자 수

Ei� :� i� 지역의 총 고용자 수

Fij� :� 전국에서 j�산업의 고용자 수

F� :�전국의 총 고용자 수

� � � -� 기타 특화도(Specialization� Ratio(SR),�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지역 내 생산액

÷�전체 지역 내 생산액)�및 포갈도((Porter's� Diamond)� 산식 등 활용 가

 ❷ 산업 성장률 :�산업별 생산액(매출액)�및 증가율

 ❸ 산업 성장성 :�산업별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

 ❹ 연구개발혁신역량 :�산업별 연구개발투자기업 비율,�연구개발투자(경상개발비)�

규모,�평균특허출원건수 등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및 연구개발인력수 /�총 종사자수

연구개발비 :�연구비,�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❺ 거래관계 분석 :　매출/매입거래관계 분석을 통한 전후방 산업 연계성 도출

� � � -� 주력산업 기업들(중핵기업군*�등)의 지역내 거래관계를 분석함으로써,�타업종 및

타산업과의 관계 및 주력산업별 거래관계의 특성 파악

� � � -� 중핵기업군의 거래데이터(거래금액,�거래업종,�거래지역 등)을 통해 분석

 ❻ 지역 산업 연관도 분석 :�산업간 연관지수(Industry� Co-Relation� Index,� ICRI)

� � � -� 산업군의 거래관계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두 산업간의 연관성 정도를 측정

ICRI_ij� =� (X_ij� /� X_i)� /� (X_j� /� T)

X_ij� :� 지역 내에서 i�산업과 j�산업 간의 교역액

X_i� :� 지역 내에서 i�산업의 총 생산액

X_j� :� 지역 내에서 j�산업의 총 생산액

T� :� 지역 내 모든 산업의 총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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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델파이 분석)�정책 부합도ㆍ연관도 분석 및 지역 주력산업 선정

 정부 및 지자체 전략산업ㆍ역점산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중첩도(❶ 정책 부합도)�분석

� � -� 중앙정부 전략산업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화분야

등 중앙정부 단위 지역별 전략산업 분석ㆍ도출

� � -� 지방정부 역점산업 :�지자체 업무계획 및 시ㆍ도정과제 등 지역의 산업육성 전략,�수요를 고려하여

역점산업 분석ㆍ도출

 시사점 도출 및 정량지표,�❷ 정성지표 통합 비교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지표별

척도 및 내용

 ❶ 정책 부합도 :�정책 부합도 지수(Policy� Compliance� Index,� PCI)를 통해 정책의

목적과 실제 실행 결과를 비교ㆍ측정

� � � -� PCI는 정책의 실행 결과가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0에서

1까지의 범위에서 산출되며,� 1에 가까울수록 정책이 목표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

정책 부합도 평가 지수 =� (목표 달성도 +�예산 부합도 +�시행 계획 부합도 +�이해도 부합도)� /� 4

목표 달성도:�목표를 수치화한 지표(예:�성과 지표)와 실제 달성도를 비교하여 계산

예산 부합도:� �예산 적정성,�예산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

시행 계획 부합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일정,� 인력,� 자원 등이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에

적절한지를 평가

이해도 부합도:�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시행 당사자들의 목표 및 의지가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평가(시행 주체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교육 및 홍보 등 고려)

 ❷ 우선순위 선정 수식 :�가중평균 (Weighted�Mean)� 활용

� � � -� 각�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 적용 및 평균값 계산

가중평균 =� (Σ(요소값 ×�중요도))� ÷� (Σ중요도)

Σ:�수열의 합

요소값:�선정하려는 각�요소의 값(임의 부여)

중요도:�각�요소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

ㅇ 두 번째,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발굴ㆍ평가를 위한 선

정지표를 마련을 위하여,

-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을 ‘디지털(SW)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X)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디지털 생태계를 견

인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이라 정의하고,

- 우수기업ㆍ선도기업 등의 선정 유사사례 분석을 위하여 공공 및 민

간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의 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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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정량지표로써 ▲ R&D 인력 비율, ▲

R&D 투자 비율, ▲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비율, ▲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고용 규모 등을 도출하여

- 각 항목별 척도 및 범위를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안)’을 제시  

<표 79>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안)

정

량

지

표

구분

� � � � � � � � � � � � � � � � � � �척도
매우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보통 수준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

R&D�인력 비율 25%�이상 15%~25%�미만 10%~15%�미만 5%~10%�미만 5%�미만

R&D�투자 비율* 15%�이상 10%~15%�미만 5%~10%�미만 1%~5%�미만 1%�미만

특허 출원** 10건 이상 6건~10건 미만 3건~6건 미만 2건~3건 미만 1건 이하

특허 등록 비율** 50%�이상 25%~50%�미만 10%~25%�미만 3%~10%�미만 3%�이하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30%�이상 20%~30%�미만 10%~20%�미만 1%~10%�미만 1%�미만

고용 규모 100인 이상 30인~100인 미만 15인~30인 미만 5인~15인 미만 5인 미만

* R&D 투자 비율 = 기업 연간 R&D 예산 / 기업 연간 총 매출액 × 100
** 최근 3개년간
***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100 – 100)의 평균

정

성

지

표

항 목 세부 항목

인식도

정책 인지도

관심도 및 공감대 형성

필요성 및 시급성

노력 및 의지
추진 기반 마련(향후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채택 여부 등)

기업 전략 및 종합적 대응 수준

혁신 역량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수준

공정 및 프로세스 혁신 수준(자동화 도입 수준 등)

데이터 축적 수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노력 방안

데이터 활용 수준 및 분야

의사결정 체계

조직 문화 및 환경

교육 훈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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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및 제언

1. 지역 주력산업 도출 방법론 및 지표

□ 지역 특성 및 역량, 여건 분석에 따른 객관성 있는 지역 주력산업 제

안 필요

ㅇ 지역산업 관점에서의 균형발전은 전 지역에 산업이나 인력을 균등하 

게 배분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ㆍ발굴하여 그 발전역량을 키우는 것이 균형발전전

략의 핵심이 됨

ㅇ 또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

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술 및 산업 현황을 정확

히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 제고

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주요한 요소임

-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방식의 대표적

인 형태가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전략적ㆍ선택적 집중 지원임

ㅇ 다만, 지역의 주력산업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것으로, 한 때의 유망산업이 지역 경제발전 및 변화에 따라 노후산

업으로 변모하고 새로운 주력산업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임

- 비록 현재 지역 주력산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산업이 지역의 미

래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신생산업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지역 역시, 4차 산업혁명 등의 관련 산업으로 언급되는 모든 산업을 

지역 특성이나 역량, 여건 분석 없이 지역의 신산업 또는 성장동력으

로 리스트 업(list up)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디지털 친화도, 디지털 수용력 기반의 지역별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 

제시와 본격적인 측정ㆍ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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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의 전통산업 기반의 지역별 주력산업은 경영방식ㆍ생산기술 등에

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에 대한 한계 및 위기에 

봉착해 있음

ㅇ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이자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원천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혁신역량의 확충’과 ‘기술기반의 혁신’일 것임

ㅇ 혁신역량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지역 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의 기치 및 디지털 기술ㆍ산업을 전통산업에 제

대로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닌 미래 주력산업을 발굴ㆍ육성

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됨

- 성장 정체에 빠진 지역 주력산업을 디지털 융복합을 통해 프리미엄 

산업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및 신시장 개척 등

의 기회 확보 가능

- 또한 디지털 혁신 정책 및 권역별 산업발전 비전과의 조화를 통한 

혁신자원 확충, 지원시스템 구축 등 지역 디지털산업 발전계획의 효

율적인 추진이 가능

ㅇ 기술기반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성공요인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요소(기술적 관점에서의 성숙도, 활용도 등)가 아

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인적 측면에서의 ‘수용력(수용성)’에 기반한 변

화 관리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의 수용력(수용성)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채택하고 확

산할 수 있는 지역의 잠재적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음. 즉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혁신 관련 기술이나 산업을 채택하고 확

산할 수 있는 지역의 인구, 산업, 경제, 문화, 정주 여건의 총체적 역

량”임

- 디지털 혁신 및 전환의 실제적인 테스트베드이자 주체인 기업의 디

지털 혁신 수용력ㆍ친화성 등의 수준 파악, 측정도 향후 실제적인 지

역별 신성장 미래 주력산업을 도출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될 것임

* 디지털 혁신 및 전환은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수용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시너지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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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역별 주력산업 강화ㆍ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재편

ㅇ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간, 산업 간 융복합 현상은 지역 및 디지털 관련 

정책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이에 협력적 지역 디지털산업 정책을 위

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되며, 현재의 복잡하고 중첩적인 지역 디지

털 혁신 관련 정책과 사업,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혁신 및 전환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고

려한 지역산업정책은 먼저, 민간과 정부,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 관

점에서 접근하여 디지털 혁신 관련 산업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는 지역 혁신의 핵심주체인 산․학․연간의 연계를 통해 4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창업, 산업 간(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융합 

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형태

로의 유연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

2.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 선정지표

□ 선정지표에 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기준 정립 및 지속적인 연구ㆍ보

강 필요

ㅇ 별도의 기준에 기반하여 기업 등을 선별ㆍ선정함에 있어 정성평가의 

요소는 일부 한계를 지니며 이는 앞서 지역별 주력산업을 평가ㆍ선정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점임

- 정성평가는 특정 대상의 질적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임에 따라 주관성 문제(신뢰성 

저하), 표준화의 어려움(평가항목 및 척도), 일반화의 어려움(일반적

인 추론 제공에 제한적), 비효율성(시간 및 비용) 등의 한계를 또한 

지님

ㅇ 각 요소의 중요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상관 계수 조정 등)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도 측정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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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이 필요

ㅇ 또한 많은 선행 지수 개발 연구들이 지표 완성 이후 별도의 검증 단

계를 거치지 않고 일회성 연구로 끝나는 한계가 있었음

-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표를 안정화, 고도화, 표준화시키

는 노력이 지속 요청됨

□ 선정기업에 대한 후속조치 등 지속성 지원

ㅇ 일부 기업은 분석 기간 동안 고성장ㆍ우수기업이었으나 곧 저성장 상

태로 전환하거나, 폐업하기도 하는 등 많은 연구에서 고성장ㆍ우수기

업 등이 일시적이고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일시적인 지역 디지털(SW) 융복합 성장기업에 주목하기보다는 지속가

능한 고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 기업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명하

는 것이 더 중요

- 기업성장주기 및 기업성장전략별 세부 지원방안 등을 확보하고 지원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요인 등 감지 필요

- ▲ 자금 조달 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유치 컨설팅, 투자정보공유 플

랫폼 지원, 기업 홍보 등), ▲ 기업의 리더쉽 역량 강화 지원(리더쉽 

교육 아카데미, 멘토링 활동 지원 등), ▲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 지

원(근로환경 개선 지원 및 표준근로계약 준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 생태계 조성(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시장창출 및 시장확대 정책 지원(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정

책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해외 진출 자문단 지원, 공공조달 혜택 지

원 등), ▲ R&D 사업 지원 범위 확대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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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3), 2023년 주요업무계획

경상남도(2022), 2022 주요업무계획

경상북도(2023), 2023년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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