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 R486 / 2004. 12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

김 정 호
박 문 호
김 태 연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담당

김 정 호

박 문 호

김 태 연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제1∼4장, 6장 집필

 사례 분석, 제5장 집필

 사례 분석, 제5장 집필



i

머  리  말

  최근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클러스터가 부

각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

림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2004)에서 처음으로 ‘지역농업 클러스

터’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또는 지역혁신체계에 의존하는 바 크다.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농업 부문에서도 오래

전부터 산업군집 또는 클러스터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작목반을 비롯한 생산조직 그리고 

품목별 주산지와 특산단지 등은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로 보면 

초보적인 형태의 산업 집적지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가운데 몇몇은 

산업 클러스터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농업인과 농기업체 그리고 학계와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등이 서로 긴 히 연계된 조직체로서, 지역농업의 혁신

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며, 농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 결과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

될 것을 기대하며,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농림부 농업구조

정책과 특별작업반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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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며,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을 농

업 분야에 접목하여 체계화하고 현장의 적용 가능성과 조건을 분석

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산업 클러스터는 포터(M. Porter)에 의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Silicon Valley)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으며, 종래의 생산 및 거래비용 축소를 위하여 구상된 단순한 

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근원지로

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산업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농업 분야에서도 2004년에 농림부에

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구상하기에 이르 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용어

가 ‘농산업 클러스터’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산업 

클러스터를 ‘일정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경 체와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관․단체 등

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지

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이루어가는 집합체’라고 규정하 다. 또

한 농산업 클러스터가 지역의 농업생산 조직과 전후방 산업이 연계

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면서 나아가 행정과 연구개발 기능 등이 

서로 긴 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새로운 추진체를 형성

하는 것은 농업 발전의 청신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 다.

  농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구상하는 단계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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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생산․유통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특정 품목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유통 등과 관

련된 주체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가공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특정 품목의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단순 가공 및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련주체가 수직적인 네

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셋째는 테마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특

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 또는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공

통된 테마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관광 및 서비스업

체 등 관련주체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례로서 이 연구에서는 보성 녹차, 고창 복분자, 안성 사업

연합 등의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 다.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은 클러스터 구성요소 간의 네트워킹

을 강화하는 것이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농업시스템의 불

완전성을 해소하여 경제주체의 창의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

는 다양성, 대표성, 자발성, 혁신성, 응집성 등이 요구된다. 특히 농

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운 산업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특산

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스터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출발점은 클러스터의 범위

를 설정하고 참여 주체들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

업 클러스터는 기존에 산업적으로 성숙된 특산단지 중에서 발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은 전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클러스터의 핵심주체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중

앙정부는 농산업 클러스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

제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산업 클러스터가 혁신 클러스터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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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의 확립과 역할 정립이 중요하며, 나아가 

개별주체간 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소견을 남겨두고 싶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농업 여건이 점점 어

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업 관련주체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려는데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 클러스터의 이론을 적용하여 농산업 클러스터

의 형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 다. 그러나 클러스터를 개념

적으로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현장 사례에 적용하는 두 가지 

모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연구 방법론의 미흡이라

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혁신역량이나 네트워킹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산단지와 같은 사례가 농산업 클러스

터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 다.

  그러나 이 연구는 농업 분야에서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최초의 성과물이며, 농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다음 단계의 연구를 진

전시키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

농업의 다양한 혁신 사례의 발굴과 성공 요인의 분석을 통한 클러스

터 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농산업 클러스터를 품목별로 

규정하는 경우에 지역적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충

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클러스터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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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egional 
Agricultural Cluster

This study ultimately aims at finding directions for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e-related cluster in order to reinforce 
agricultural sector in local areas. In doing so, this study tries to 
apply the concept of industrial cluster to agricultural sector and 
suggests strategies to improve agricultural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of application feasibility and conditions. 

The concept of industrial cluster has been introduced by 
the Porter's study on Silicon Valley. Beyond the role of simple 
industrial estate to reduce production and transaction costs, many 
people regard it as an origin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knowledge creation. It has been discussed in Korea since 2001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started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is concept to the agricultural sector 
since 2004 based on the report on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regional agricultural clusters. 

This study points out that ‘regional agricultural cluster’ 
should be replaced with ‘agri-industrial cluster’, and defines it as 
“the place, where all kinds of agriculture-related businesses en-
gaged in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of local special-
it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regional administrations; 
and agencies form a network and generate synergic effects of 
regional agricultural innovation throug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is study also argues that it would be a good sig-
nal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 the agri-industrial cluster 
closely connects farming with other activities and then establishes 
a leading group for the regional agriculture through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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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of participants. 
Since the agri-industrial cluster is now in the initial stage, 

there exist various types of the clusters: 
1) Production and marketing-led cluster : with a priority given 

to producers of certain commodities, it forms a horizontal 
network with exporting and marketing agencies and 
businesses. 

2) Processing-led cluster : with a priority given to processors 
of certain commodities, it forms a vertical network with 
those who develop simplified processing and the high-tech 
life industry. 

3) Theme-led cluster : without the priority given to commod-
ities, it firstly sets up a common theme from diverse agri-
cultural assets and commodities, and forms a horizontal net-
work with those who are involved in production, marketing, 
tourism and other service activities and businesses. 

This study has taken a look at three case studies including 
green tea in Boseong, black raspberry in Gochang and Anseong 
co-operative as the three types of agri-industrial cluster. 

The essence of industrial cluster policy is to reinforce the 
networking between participating groups, and the purpose is to 
support creative growth of economic elements by way of elimi-
nating unstable factors from the regional agricultural system. The 
agri-industrial cluster does not try to establish a new industry, but 
it tries to improve and reinforce the existing businesses specified 
to the concerned area. 

From the point of view, the policy to foster the agri-in-
dustrial clusters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s:

1) The policy should start with defining the range of clusters 
and find out identity of the participants. Accordingly,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agri-industrial clusters are found 
for those which have matured local products.  

2) Sinc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gri-industrial clus-
ter entirely depends on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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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ovide the local govern-
ments with the foundation to build such clusters. 

3)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et out a national framework 
so that agri-industrial clusters could easily take a root in lo-
cal areas. 

4) It is very important to clearly define the role of participating 
players within a cluster and the close networks between the 
individual players shall be further developed. 

Researchers: Jeong-Ho Kim, Moon-Ho Park and Tae-Yeon Kim
E-mail Address: jh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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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과 범위

  최근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산업 클러

스터(regional industrial cluster)가 부각되면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산업 클러스터는 종래의 생산 및 거래비용 축소

를 위하여 구상된 단순한 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기술혁

신과 지식창출의 근원지로서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세계적으로는 OECD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

진국들이 산업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클러스터

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

자원부가 2002년 12월에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추진｣을 발표

하여 클러스터 정책에 관한 선구적인 입지를 확보하 으며, 이어 국

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입

각한 ｢신국토 구상｣(2004)을 발표하면서 정부부처마다 클러스터 정

책의 실천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혁신 클러스터의 개념을 발전

시킨 지역혁신체계(RIS) 이론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를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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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시키는 추진 전략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림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2004)을 수립하면

서 처음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따라서 

정책의 도입 배경이나 이론적으로도 산업 클러스터 또는 지역혁신

체계에 의존하는 바 크다. 그러나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생

소하지만, 농업 부문에서도 오래 전부터 산업군집 또는 클러스터 개

념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작

목반을 비롯한 생산조직 그리고 품목별 주산지와 특산단지 등은 산

업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로 보면 초보적인 형태의 산업 집적지로 볼 

수 있으며, 이들 특산단지 가운데 몇몇은 초보적이지만 산업 클러스

터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2004

년 초에 발족된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의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주도

할 계획으로 겸임연구관제도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대학 교

수와 연구자 그리고 농업인과 농기업체 대표가 지역농업 문제를 함

께 고민하는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에 이르 다. 몇몇 

지역에서는 지방대학과 농업기술원이 합심하여 지역 특산단지 또는 

품목별 생산조직 가운데 선도적인 형태를 혁신 클러스터의 시각에

서 재조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농업인과 농기업체 그리고 학계

와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등이 서로 긴 히 연계된 조직체로서, 지

역농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학계

에서도 견해가 분분하며, 이 연구에서 공통의 이해를 모아야 할 논

의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스터가 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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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립 조건의 관점으로서, 산업 클러스터의 지리적 이점이나 경쟁

적 우위로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특히 품목별 클러스터가 지역

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둘째,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주체와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

연구기관․산업체 등 주요 혁신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연

계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교류하는가? 클러스터 구성 요소 간의 네트

워킹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셋째, 클러스터의 동태적인 변화를 밝히는 문제로서, 클러스터의 

변화를 규정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되며, 

만일 소멸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하에 이 연구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며, 산업 클

러스터에 관한 이론을 농업 분야에 접목하여 체계화하고 현장의 적

용 가능성과 조건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산업 클러스터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농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고, 지역농업의 사례 분

석을 통해 농업경 체․농산업체․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의 클러스

터 구성 요소와 혁신역량 그리고 네트워킹을 분석하여 발전 가능성

과 조건을 진단하며, 이를 토대로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 선행 연구 고찰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외국의 

선행 연구를 원용하여 산업 집적지에 대한 단편적인 사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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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중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혁신 클러스터 

연구에 가장 적극적이며, 2001년부터 OECD의 혁신 클러스터 논의

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하 다(이정협 2001; 김현 2001 등). 특히 

신용상(2001)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및 기

술혁신 클러스터를 분석하고, 농산물/음식산업, 화섬/유화관련산업, 

건설/부동산산업, 전자통신 및 사업자 서비스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분야의 클러스터 구성도(Cluster Path Map)를 작성하 다. 삼성경제

연구소(2002)와 산업연구원(2002)에서도 산업 클러스터의 구상과 발

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집적지별로는 전통산업단지 및 벤처단지, 자연발생 집적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임채성

(2001)은 산업지구 논의의 관점에서 주력산업인 창원 기계산업 클러

스터에 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 고, 김광선(2001)은 학습 지역화

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례로서 동대문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 다. 권 섭 등(2000)은 지역전략산업 혁신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대구 및 구미의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철우 등(2000)은 지역혁신 체계의 관점에서 대전 

및 창원지역의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 고, 황주성

(2001)은 대전 ICT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 다.

  정책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국가혁신체계(NIS) 

및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목표로 클러스터에 관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지역산업 진흥계획｣(2002)을 통하여 지

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 체계화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

역혁신체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혁신 클러스터의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부는 ｢지방과

학기술진흥 종합계획｣(1999)을 토대로 지역별 혁신역량 제고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및 문화관광부는 지역별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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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산업 집적지 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늦었지만 농림부는 2004년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을 

도입하 으며, 이를 계기로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연구하기 시작하 다. 특히 한국농업정책학회는 2004년 6월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농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 는데, 이때 

김정호(2004)는 농학계에서 처음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 방

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정

책의 기본이 되는 클러스터 현황 및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관련 정책도 각 사례별로 면 한 분

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클러스터 정책에는 과학

기술, 산업, 지역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어떻게 연계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도입 부분으

로,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면서 농업 분야의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어 구체적으로 농산업 클러스터가 어떻

게 성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지 조건을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농산업 클러스터의 모습을 구상하고 현장의 사례에 

적용하면서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

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문헌을 통하여 산업 클러스터 이론과 

논의 동향을 정리한다. 특히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

고 효과에 대하여 논리와 실증 사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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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에서는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과 운  사례를 검토한다. 이 

장 역시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하여 산업 클러스터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농업 분야 클러스터

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는다.

  제4장에서는 농산업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조건을 검토한다. 앞 장

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농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 입지 여건, 성립 형태, 그리고 발전 

조건 등을 차례로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상하고 발전 요인 등을 분석한다. 사례로는 전남도 보성군

의  녹차 산업, 전북도 고창군의 복분자 산업, 경기도 안성시의 사업

연합 등의 세 가지 유형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이러한 사례 분석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검토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농업 클

러스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의의를 

정리하고, 이어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언한다.

  참고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대

학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보고서에 반 하 다.



7

제 2 장

산업 클러스터 이론과 논의 동향

1. 산업 클러스터의 논의 경과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에 대한 논의는 유럽의 경험적 연

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며, 1890년 마샬(A. Marshall)이 ｢경제

원론(Principles of Economy)｣에 게재한 ‘전문화된 산업입지의 외연

성’이라는 에서 최초로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마샬은 19세기 말 국의 쉐필드와 랭카셔 지역의 산업 발전 사례

를 통하여 동일 지역 내에 집적되어 형성된 산업단지에서 대량생산

의 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집적화에 의한 규모의 

외부경제’라고 칭하 다. 특정 지역에 동일업종의 기업이 집적하여 

근접성의 효과가 발생하고 개별 기업이 경제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집적 효과는 오래 동안 경제학의 중요한 논점이 되었

다. 그 후 1990년에 미국 하버드대학의 포터(M. Porter)는 클러스터

의 특정 단면 또는 유형에서 한 단계 나아가 역동적인 경쟁이론에 

접목시킴으로써 연구 역을 확장하 으며,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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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Silicon Valley)가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로 알려지면서 연구

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그간의 연구와 정책 동향을 간략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1980년대 초 이탈리아 북부 지역(Third Italy)의 국지적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간 협력이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에 의하여 지역발전 모델로 소개되었다.

  1990년에 포터(M. Porter)는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하면서,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서 발전하는 원천이 클

러스터(regional cluster)이고 이것이 국가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주도

한다고 주장하 다.

  1994년 초 색스니언(A. Saxenian)이 실리콘밸리의 발전을 보스톤 

지역과 비교하면서,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문화와 제도, 지원체계 등

의 역할을 강조하여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1996년에 OECD가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의 주요 주제로 혁신 클러스터를 논의하기 시작함으로써 선진국 내

에 관련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이 등장하여 산업 클러스터가 지역을 기반으로 집단학습과 혁

신능력을 배양하여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상호 협력적인 혁신이 발

현된다고 설명하 다.

  한편, 지역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는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논의

가 활발하며, 전통입지 이론, 신산업공간 이론(new industrial spaces 

theory), 산업지구 이론(industrial district theory), 클러스터 이론(cluster 

theory),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 등과 접하게 

 1
 황주성 등, “우리나라 지역산업 군집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학회 2001년 후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12에서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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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어 이론적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2. 포터의 클러스터 이론

  21세기 들어 산업 클러스터를 부각시킨 포터(M. Porter)의 이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2 3

 2 홍성범 등, ｢중국의 혁신 클러스터 특성 및 유형 분석: 한국 사례와의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에서 요약하 다.
 3 Porter, M.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1990. 

  Porter, M.E.,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

vard Business Review, Nov.-Dec. 1998.

그림 2-1.  지역산업 클러스터 관련 이론 체계

지역혁신체계 이론

지역산업

클러스터 이론

산업경쟁력

이론

산업지구

이론

입지 이론

혁신적

클러스터

혁신 이론

자료: 황주성(2001)의 그림에서 ‘군집’을 ‘클러스터’로 용어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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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터는 국가 경쟁력의 발현 과정을 분석하면서 다이아몬드 모형

을 제시하고 기업의 전략-구조-경쟁 관계, 투입요소 조건, 수요 조건, 

관련-지원산업이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고 있

다. 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요인, 예컨대 생산비 상의 이점 등에 초

점을 맞추기보다는 집적지 전체로서 경쟁력의 요인을 분석하고 있

기 때문에 비교적 종합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포터

는 바로 이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한 다이아몬드 모델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특정 지역 클러스터의 성공과 실패도 분석하

고 있다. 즉,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주체들이 집적화하는 현상

을 설명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을 <그림 

2-2>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포터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중심으로 클러스터의 발전과 그 

방향에 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도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 선택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이는 개별 요소 비용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혁신 클러스터 지역에서는 땅값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기술, 정보의 획득 등에 더욱 유리한 경우가 많

다. 즉 단순히 몇 개의 요소 비용만을 생각하지 말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비용과 잠재적 혁신 가능성을 기초로 삼아 입지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에 향을 많이 받는 생산지는 클러스터를 벗어

나 새로운 입지를 택한다 하더라도 각 제품라인의 본사는 산업 클러

스터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Porter, M.E.,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14 no.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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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지리적 경쟁우위의 원천

기업전략 수립과

경쟁 관계 확립을

위한 여건

수요조건투입요소 조건

관련/지원산업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을 

촉진하는 지역 여건 조성

․지역 경쟁 기업들 간의 

활발한 기업활동

․지역 소비자의 존재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다수의 소

비자가 존재

․전체적인 시장성향과 

유사한 기호를 지닌 소

비자의 존재․건실한 지역 공급자

․경쟁력 있는 연관산업

․투입요소의 품질

․투입요소의 전문성

․투입요소 양, 비용

자료: 포터, ｢경쟁론｣, 김경묵‧김연성 역(2001).

  둘째, 기업은 개별 기업의 역량에도 많은 향을 받지만 기업이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에도 많은 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별 기업

은 지역 클러스터와 연관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결국 

자신이 속한 클러스터 자체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개별 기

업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 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서로 공동의 활

동을 한다면 클러스터의 발전을 통하여 모든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

갈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이 클러스터의 향상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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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이아몬드 모델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입 요소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내 인적

자원 개발에 협조를 한다든지 또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노력을 하

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자들과도 공동으로 박람회를 열어서 

클러스터 전체로서의 경쟁력으로 높이고 지역의 수요를 더욱 세련

되게 하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 및 표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설

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림 2-3. 산업 클러스터와 민간기업의 역할

기업전략 수립과

경쟁관계 확립을

위한 여건

수요조건투입요소 조건

관련/지원산업

․무역박람회

․정부의 수출촉진 노력

․클러스터 참가자 목록 

작성

․혁신 촉진을 위하여 
규제를 다듬고 변경

하는데 정부와  협력

․검사/표준기관 설립

․건실한 지역 공급자 필요

․경쟁력 있는 연관산업 필요

․전문적인 직업, 기술,

  대학 교과과정 공동 개발

․전문적 대학연구 지원
․클러스터 정보 수집

  (데이터통신, 물류 등)

  위해 인프라 공급자와 긴

한 관계 유지
․규제, 품질, 경 상 주
제를 다루는 관리자를 

위한 코스 개발

자료: 포터, ｢경쟁론｣, 김경묵‧김연성 역(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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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포터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경제 투입 요소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양질의 노동력 육성,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 정확한 경제정보의 제

공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 규칙을 만들어 

가며, 경쟁을 촉진하는 룰과 인센티브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클러스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는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터는 정부가 가능한 한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모

두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느 클러스터의 발

전은 다른 클러스터의 발전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클러스터의 모든 발전 과정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으

로 클러스터가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클러스터를 개

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정책은 클러스터가 향유하는 경쟁우위와 전문

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클러스터를 창설하기보다는 기존의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보강하며, 새로 형성되고 있는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클러

스터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제약점을 줄여주며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림 2-4>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다이아몬드 모델로 도식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산업 클러스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포터는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 다.

  첫째, 역사적 요소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물류 클러

스터의 진화과정을 보면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광범위한 수로 네

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로테르담 항구의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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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배경에는 네덜란드의 오래 된 해양진출의 전통을 통한 물

류 관련기술의 축적이 클러스터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클러스터의 진화에 있어서 혁신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래된 클러스터가 쇠퇴하여도 한 두 개의 혁신적이고 대표적인 기

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자극제가 된다. 이런 

기업들은 전체 클러스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혁신 클러스터에는 자기강화 사이클이 있다. 즉,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작동하게 되며 상승작용을 

그림 2-4. 산업 클러스터와 정부의 역할

기업전략 수립과

경쟁관계 확립을 

위한 여건

수요조건투입요소 조건

관련/지원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정부기관 조작

․해외투자유치,수출진흥

․경쟁방해요인 제거

․경쟁을 촉진하는 표

준규율 마련

․독립적인 검사, 인증

기관 지원

․구매자역할

․클러스터의 포럼 지원

․다른지역의 공급자 유인 

․클러스터 중심의 자유무역 

지대, 산업공단 등 조성

․전문적 교육훈련 프

로그램 제공

․클러스터 관련 기술

의 대학연구지원

․정보수집 가공 지원

․교통, 통신, 기타 인

프라 보완

자료: 포터, ｢경쟁론｣, 김경묵‧김연성 역(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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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면서 확대 재생산된다. 특히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지원해 주고 

클러스터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더욱 빠르게 진화한다.

  넷째, 이러한 클러스터의 확대 재생산과는 반대로 클러스터 내부

의 요인으로 쇠퇴할 수도 있다. 즉, 클러스터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키고 소멸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클

러스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쟁우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서 가장 중요한 외적인 위협은 기술 개발의 중단이다. 또한 경쟁 제

한적 요소, 카르텔 등으로 클러스터 간의 경쟁을 방해하면 클러스터

는 쇠퇴한다. 예컨대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클러스터의 역동성을 제

약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되는 것이다.

3.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 요소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에 대하여 선행 연구 및 관련 정책에서 정의

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복득규 등 2002; 산업자원부 2002).

  포터(2000)는 산업 클러스터란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중

심으로 부품공급업체, 서비스공급업체, 연관산업기업, 그리고 관련된 

제도적 기구(대학, 상공회의소 등)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조

하는 지리적 집적체”로 정의하 다.

  OECD(1999)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건설회사, 지식기반 서비스회

사, 브로커 등 지식을 취급하는 조직들을 클러스터의 혁신주체 속에 

포함하여 이를 혁신 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로 명명하고, 이러한 

지식활동 관련 조직들이 기술 지식을 창출하거나 확산하여 네트워

크 외부성을 확대함으로써 클러스터 내 다양한 조직들이 기술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부가기치를 더 많이 창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고 주장하 다.



16

  산업자원부(2003)는 산업 클러스터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

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업전개, 기술 

개발, 부품조달, 인력․정보교류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지역 단

위”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요

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노나카는 클러스터의 구

성 주체를 비전 제시자, 시스템 통합자, 전문요소 공급자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 다(노나카 1995; 복득규 등 2002).

  따라서 이 세 가지 구성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분업 네트워

크 형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창출이 클러스터의 작동원리

로 설명된다. 복득규(2002)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

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첫째로, 비전 제시자(Vision Provider, VP)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그림 2-5. 산업 클러스터의 구성 주체와 기능

VP

SO SSSS

원천기술

인재공급

자금/정보지원

부품/요소기술 제공

수요자 역할

자금/정보지원

벤처창업

(비전제시자)

(시스템통합자) (전문공급자)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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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인재 공급과 벤처창업의 토대로서 역

할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탠포드대학이, 중국 중

관촌에서는 칭화대학이 각각 비전 제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로, 시스템 통합자(System Organizer, SO)는 산업의 중심으로

써 원천기술을 상업화하고 요소기술과 부품을 통합하여 제품화한다. 

예를 들어 HP, 도요타, 노키아, 에릭슨 등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

업 또는 벤처기업도 시스템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로, 전문요소 공급자(Specialized Suppliers, SS)는 부품과 요소

기술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벤처와 금융․마케팅․법률 서비스 등

그림 2-6.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과 발전 단계

단순 집적지

지역산업 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

  네트워킹
 - 지역 내 전후방 연계
 - 기업 간 조직적 근접성

 착근성/제도적 집약

 - 지원기관의 기반

 - 기업․사회간 문화적 근접성

 - 비공식적 정보교류

  국지화
 - 유관산업의 집적

 - 안정된 노동시장

 - 거래비용감소

  집단학습

 - 지역 내 집단학습의 기회

 - 기업 간 기술인력 이전

  혁신 시너지

 - 혁신지원제도

 - 창업지원제도
학습지구

전문화 지구

자료: 황주성 등(2001)의 그림에서 ‘군집’을 ‘클러스터’로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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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업체 등을 지칭한다.

  이렇게 구성되는 산업 클러스터는 포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역동

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클러스터의 진화’라고 부

르기도 한다.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는 5가지 핵심요소

(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제도적 집약, 집단학습, 혁신시너지)의 형

성 정도에 따라 ①단순 집적지, ②산업 클러스터, ③혁신 클러스터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황주성 등 2001).

  즉, 단순 집적지가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관산업

이 집적되는 국지화(localization)와 동시에 기업 간의 네트워킹

(networking)이 형성되며, 나아가 지원 서비스의 발달, 기업-사회간 

문화적 근접성, 비공식적 정보교류 등 착근성(embeddedness)과 제도

적 집약(institutional thickness)이 발달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 클러스

터가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주체 간에 새

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과 함께 집단적 

학습으로 형성된 잠재적 혁신능력을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 시너지(innovative synergy)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국지화(localization)는 동종 또는 유사한 기업들이 한 장

소에 집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외부경제효과를 의미하며, 지역 노동시

장 등 요소시장의 형성과 업체간 노동 분업에 의한 전문화 등을 포

괄한다. 네트워킹(networking)은 기업 간 분업에 의한 협력의 지속적 

관계를 의미하며, 생산활동의 전후방 연계, 동종업체간의 기술협력, 

이종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착근성(embedded-

ness) 및 제도적 집약(institutional thickness)은 미시적으로는 기업 간 

관계가 사회적 관계 구조 속에 고착됨으로써 형성하는 신뢰와 문화

를 의미하며, 거시적으로는 다양한 연관조직(기업, 지방정부, 연구소 

등)이 해당 지역의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된 관습과 지배구조 및 공

통된 인식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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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은 클러스터 내에 생성된 혁신과정의 

결과가 빠른 시간 내에 공공재가 되어 관련 활동주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역 내의 혁신을 촉진하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혁신 시너지(innovative synergy)는 혁신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경제

적 성과로 전환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과 여건을 의미한다. 

4.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구분되며,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홍성범 등 2003; 최상석 2003).

  먼저, 직접 효과는 기술 개발의 촉진, 벤처창업의 확대, 신규고용

의 창출 등을 들 수 있고, 간접 효과는 대학과 지역산업의 발전, 국

표 2-1. 산업 클러스터의 기대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기술개발
촉진

산학연 공동 연구, 연구시
설 공동 활용, 연구인력의 
원활한 공급 등을 통해 
신기술 개발비용을 절감
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대학교수의 연구능력 확대, 대
학 졸업생의 취업 증대, 대학
재정의 확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성과를 도모

벤처창업
확대

신기술의 실용화 단계에
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
고 기술거래와 이전이 활
성화되며 신기술 벤처창
업을 촉진

지역산업
고도화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고 단
지 인근에 첨단산업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
의 고도화를 도모

신규고용
창출

외부기업의 유치, 신생기
업의 창업 등을 통해 신
규고용 창출

국제화
외국의 우수 기업을 유치함으
로써 기술습득 기회가 창출되
고 국제적 기술시장을 형성

자료: 홍성범(2003)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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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에의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직접 효과로서 기술 개발의 

촉진 효과는 산학연 공동 연구, 연구시설 공동 이용, 연구인력의 원

활한 공급 등을 통하여 신기술 개발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벤처 창업의 확대 효과는 기술

의 거래와 이전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고용

창출 효과는 외부 기업의 유치이나 기업 창업 등을 통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그리고, 간접효과로서 대학의 활성화 효과는 혁신 클러스터를 통

하여 대학교수의 연구능력 제고, 졸업생의 취업 증대, 대학 재정의 

확충,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을 의미한다. 지역산업의 활성화 효과로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첨단기술 산업을 유치하고, 단지 인근에 첨단

산업의 집적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에 외국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들을 통하여 기술습득 기회가 창출되고 나아가 국제적인 기술시

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한편, 산업 클러스터가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장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공업단지 사례에서 발견되듯이 

산업 집적지가 형성되는 단계부터 혼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가 확장되는 단계에서는 참여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투입요소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상품 거래에서도 과당 경쟁을 초

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나아가 클러스터의 성숙기에 접어들면 

인건비와 토지 임대료가 상승함으로써 집적의 효과가 저하되는 부

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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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과 운  사례

1.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

  1990년대 중반 OECD에서 각국의 산업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그 후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클러

스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다. OECD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의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복득

규 등 2002; 원천식 2003).

  OECD는 혁신 클러스터를 연구하기 위한 그룹(Cluster Focus Group)

을 결성하고 보고서(Boosting Innovation 1999; Innovative Cluster 2001)

를 발표하 다. 미국은 하버드 대학의 포터(M. Porter) 교수를 연구책

임자로 하여 40개 산업 클러스터의 연계와 실천 계획을 작성하는 ‘클

러스터 지도제작 프로젝트(Cluster Mapping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국은 혁신 클러스터의 정책 추진 그룹(Cluster Policy Steering 

Group)을 결성하여 클러스터의 지도화(Cluster Mapping) 및 정책 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목표로 ‘산업 클러스터계획’을 시행 중이며, 전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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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프로젝트에 3,400개 기업과 18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북 유럽의 핀란드와 스웨덴도 혁신 클러스터에 열중이다. 핀란드

는 8개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시행 중이며, 스

웨덴은 시스터 사이언스파크(Kista Science Park)를 중심으로 세계 제

2의 IT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중관촌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며, 대만은 신

쥬 클러스터, 싱가포르는 IT2000 클러스터, 말레이시아는 MSC 클러

스터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구성 요

소의 혁신 역량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면, <표 3-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대학‧연구소 주도형, 대기업 주도형, 지역 특화형, 실리콘밸리

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1. 대학‧연구소 주도형

  이것은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바이오, 

표 3-1. 각국의 산업 클러스터 발전 추이

구   분 1960년대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산업

클러

스터

세계

∘실리콘밸리

∘Route 128

  (보스톤)

∘쯔꾸바(일)

∘캠브리지( )

∘소피아앙티폴

리(프)

∘신쥬(대만)

∘구마모토(일)

∘시스타

  (스위덴)

∘울루(핀란드)

∘푸동/중관촌

  (중)

∘MSC(말련)

∘IT2000(싱)

한국
∘전통공업단지

∘수출자유지역

∘대덕연구단지 ∘첨단산업단지∘대덕밸리

∘테크노파크

정책의 

중심

  공업단지   과학연구단지   테크노폴리스

 (첨단기술단지)
 산업 클러스터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2002)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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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유형이며, 주요 사례로 실리콘

밸리의 스탠포드 대학,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D), 대

덕의 전자통신연구소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대덕밸리의 사례를 소

개하기로 한다.

  대전광역시의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덕밸리는 국내 

최대의 대학․연구소 주도형 혁신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대덕밸

리는 1973년부터 조성되어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연구단지의 성격

이며, 현재 연구기관수 116개에 1만 여명의 연구인력을 보유(박사급 

4천 여명)하고 있다. 2000년 통계로 대전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는 약 2조원으로 전국의 14%에 해당하며, 특히 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창출된 벤처기업이 220여 개에 달한다.

  대덕밸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최고의 신기술 집적지로 부상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벤처산업단지로도 부각되고 있다. 대덕의 벤

처기업들은 기술력에 기초한 제조업 벤처가 중심이며, 예를 들어 벤

표 3-2.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와 유형

유형
VP

(비전제시자)

SO

(시스템통합자)

SS

(전문공급자)
국내외 사례

대학‧연구소

주도형
대학, 연구소 하이테크 대기업

벤처기업 

기자재 업체

미국 샌디에고,

한국 대덕

대기업 주도형 조립 대기업 조립 대기업 중소부품 업체
일본 도요타시,

한국 울산

지역특화형
업종별 협회

지방정부

공동브랜드 업체

완성품 업체
전문 중소기업

이탈리아 브렌타,

한국 이천

실리콘밸리형
대학, 연구소, 

하이테크 대기업
하이테크 대기업

벤처기업

기자재 업체

전문서비스업체

실리콘밸리

(국내는 없음)

  주: 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

자료: 최상석(2003)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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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기업 중의 제조업 비율은 서울이 36.7%인데 비하여 대덕밸리는 

69.3%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아직도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R&D센터

가 클러스터 내에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이며, 1997년의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벤처기업이 촉발된 관계로 창업 및 기업지원 시

스템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단지 내에 뚜렷한 선도기업이 없으

며, 클러스터의 국제화도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다. 또한 대기업이 

벤처를 리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산업시스템을 연계

하는 구매․판매 대상기업도 거의 수도권에 자리 잡고, 외국계 R&D

기관 및 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1.2. 대기업 주도형

  이것은 대기업 입지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차, 통신시스템 등 대형 

조립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유형이며, 주요 사례로 도요타시의 

도요타자동차, 스웨덴 시스타의 에릭슨, 그리고 울산의 자동차클러

스터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울산의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울산광역시는 1968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건설된 이후 국내 

최대의 자동차산업 집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 2002년 통계를 보면 

전국 자동차 생산액의 26.9%, 종업원 고용의 17.6%를 차지하고 있

다. 울산의 지역경제에서 자동차 부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 자

동차와 기타 운송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종업원 수에서 54.8%, 부

가가치의 51.8%, 생산액의 34.3% 등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중심으로 오토밸리 조성사

업을 구상하여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이 종합된 비즈니스 콤

플렉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계획이 하드 인프라에 

치중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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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특화형

  이것은 문화‧예술품(도자기, 미술품 등), 명품 소비재(패션의류, 구

두, 선 라스 등)를 생산하는 특산지에 형성되는 유형이다. 이탈리아 

라노의 패션, 프랑스 파리의 미술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

리나라 이천의 도자기 클러스터도 여기에 속한다. 이하에서는 이천

의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경기도 이천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예술촌이라 불릴 정도

로 도자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1950년대 말에 서울 지역의 

도자기업체들이 이주해 오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이천 지역(여주, 

광주 포함)에는 현재 전국 도자산업체의 67%가 집되어 있다. 총 

844개의 도자산업체와 342개의 도자기 가마가 입지하여 국내 도자

기 시장 5,200억원(2002년 기준)의 60%인 3,000억원의 물량을 이 지

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매년 도자문화제를 개최하여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 대형업체, 도자기조합,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기술․소재 연구와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 광주요, 해강요, 

행남사 등의 선발업체가 자체 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도자문화 관련 마케팅 기획을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특히 이들 선발

업체가 제시하는 도자문화 패턴이 중소업체에게 전달되어 재창조 

작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의 대학과 문화센터가 정보교류 네트

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1.4. 실리콘밸리형

  이것은 구성주체 모두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기술과 산

업을 창출하는 가장 고도로 발전한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으며, 주

요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는 컴퓨터, 인터넷 등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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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IT 혁명을 주도하 고 최근에는 BIT, NIT 등 새로운 융합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실리콘밸리를 소개하기로 한다.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주변의 10여 개 도시(면적 12억

평, 인구 250만)로 구성된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벤처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스탠포드 공대의 터먼 교수가 우수 졸업생

의 동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하여 창업을 독려하면서 벤처의 싹이 튼 

것으로 알려진다. 스탠포드대학 출신 휴렛과 팩커드가 1939년에 설

립한 회사가 HP이며, 벤처기업들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연계구조가 형성되었다.

  실리콘밸리는 현재 대학․연구소, 대기업, 벤처기업 및 전문 서비

스 공급자들이 집된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 클러

스터의 구성 요소를 보면 컴퓨터, 통신, 인터넷, 바이오 등 하이테크

기업들이 9천 여개나 입주하여 있으며, 대학이 연구개발을 뒷받침한

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지역총생산은 2001년에 2천억 달러에 달하

그림 3-1. 실리콘밸리의 발전(진화)과정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방위산업

집적회로

PC

인터넷

바이오, 

나노 등

산업

기술

 자료: 산업자원부(2002)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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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의 30% 이상이 유입된다고 알려진다.

2. 농업 분야 클러스터의 사례

  농업 분야의 사례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와인 클러스

그림 3-2. 실리콘 밸리의 클러스터 구조

Entrepreneurs

&High-tech

Companies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대학

(Stanford

University)

Venture

Capitalists,

NASDAQ

SILICON

VALLEY

상호연계

(네트워크 형성)

정부역할
(기업에 우호
적 게임 룰)

우수한

생활여건

기업/지역문화
(위험/실패감수
능력/성과중시

 지식/기술/인력원천,

   네트워크중심

 제도,법률,지배구조,

 회계,R&D,자본시장

 변호사,회계사,

경 /기술컨설턴

트,  헤드헌터등)

 고급인력양성/유입,

  공급자/수요자

 산학연협동,인적교류,

 정부/지역사회와협력

  실패용인,개방성,
  능력/성과에 따른
     보상시스템

      자금+경 지원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파수꾼)

기후,자연경관,
소득수준,전통등
(문제점도 다수)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동태적인

신경제의 중심

 자료: 김선배(20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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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노르웨이 농식품 클러스터(Agrofood Cluster), 일본 야마나시 와

인 클러스터 등을 소개하기로 한다.

2.1.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클러스터｣1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는 지역농업을 바탕으로 한 농산물 가공산업

단지 또는 농촌관광단지의 성공사례로 많이 인용되는 사례이다. 나

파밸리는 샌프란스시코와 인접한 지리적인 유리성을 발휘하여 미국

을 대표하는 와인 생산지로 발전하 으며, 포도 가공업체와 농촌테

마 관광산업이 접하게 연계한 농산업 클러스터로 정착되고 있다. 

그림 3-3. 나파밸리 와인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

주정부기관
( 와인생산및경영위원회등)

포도재배
농가

포도가공
설비

교육 · 연구 · 유통관련조직
(와인연구소,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캠퍼스, 요리연구소등)

묘 목

비료, 살충제등

포도수확장비

관개기술

캘리포니아
농업

클러스터

와인제조장비

숙성시설

병

마 개

라 벨

홍 보

전문서작

관광클러스터

식/음료클러스터

 자료: 농림부(2004) 자료에서 재인용.

 1 농업 분야의 클러스터 사례는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지역농업 활

성화를 위한 자율성 강화 및 농업 클러스터 추진 방안｣(내부자료 

2004)에서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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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은 타 제조업이나 IT 등에 비해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미약

하지만, 주정부기관의 행정지원, 연구 및 교육의 지원을 받는 점이 

강점이다. 현재 나파밸리는 와인 제조 분야에서 미국식 전통과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고품질 와인 생산을 추구하는 우수한 전문공급자

들이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나파밸리 클러스터는 주정부기관(와인 생산 및 경 위원회 별도 

운 )의 지원 아래 클러스터 구성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며, 

관광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운 하는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따라서 연구기관을 통한 묘목, 재배 방법, 수확기계 개발 보급 및 관

개기술 등 포도재배 농가에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개발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2.2. 노르웨이 ｢Agrofood Cluster｣

  노르웨이 농식품 클러스터(Agrofood Cluster)는 특정 지역 내에 존

재하는 다양한 품목과 산업체, 연구단체가 연계되어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일관된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생산자, 산업체, 연구단체 및 소비자들까지 횡적․종적 관계 유지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일을 분담하고 있다.

  농식품 클러스터는 네 가지 프로젝트를 운 하고 있다. 각 프로젝

트 내에 3∼4개의 하위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3차원적 관계를 유지

하면서 노르웨이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클러스터가 운 되며, 각

각의 하위 프로젝트 간에도 상호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운 되는 것

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 특화를 중심으로 운 하되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형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종합 형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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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노르웨이 Agrofood Cluster 구성도

 자료: 농림부(2004) 자료에서 재인용.

2.3. 일본 ｢야마나시 와인산업 특구｣2

  일본은 특정지역의 기업활동 조장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12월에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하 다. 이에 

근거하여 야마나시현(山梨縣)은 가츠누마쵸(勝沼町)를 중심으로 15

개의 시정촌(市町村)이 2003년 4월에 ‘와인산업 진흥특구’라는 명칭

으로 최초의 특구로 지정받아 운 되고 있다.

  야마나시현의 와인산업은 1870년대 명치유신 당시에 도입된 이래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최대의 와인 산지이기도 

 
2
 2004년 10월의 현지조사 결과(김정호, 일본의 농업특구제도 운 사례 

조사)에서 발췌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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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 지역은 본래 생식용 포도를 주로 재배하 으나, 1970년대 

들어 와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야마나시현 과수시험장에서 재래

종인 코우슈종(甲州種)를 개량한 양조 전용 포도를 보급하기 시작하

다. 야마나시현의 포도 생산량은 2002년에 8만 6천톤 정도인데 이 

중 4천톤(약 47%)이 백포도주의 양조에 사용되었으며, 전국의 와인 

제조량 8만 4천kl 가운데 야마나시현이 약 36%를 차지하 다.

  ｢야마나시 와인산업 특구｣에는 약 1천ha의 과수원에서 2천 여 농

가(호당 평균 경 규모 0.5ha)가 포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원료

로 76개의 와인양조업체가 와인을 제조하고 있다. 와인양조업체의 

대부분은 본래 가내공업으로 포도주를 양조하던 농가 으며, 1970년

대 이후 몇몇 기업적 양조업체가 진입하여 업중이다. 이 가운데 

가츠누마양조(勝沼釀造)는 명치시대에 창업한 기업으로 2001년에는 

국제와인콘테스트에 입상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야마나시현은 지역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와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구 지역에 한하여 와인양

조업체가 포도원을 임차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의 특

례를 적용하고 있다. 또, 현에서는  행정과 생산자 대표 및 양조업

체 대표로 구성된 ‘품종심사회’ 및 ‘원료포도 거래위원회’를 운 하

고 있으며, 과수시험장을 통하여 신품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

리고 야마나시대학은 와인산업에 관한 다양한 현장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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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농산업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조건

1. 농산업 클러스터의 개념

  산업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농업 부문에서도 오래전부

터 산업군집 또는 클러스터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역농업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작목반을 비롯한 생산조직 그리

고 품목별 주산지와 특산단지 등은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로 보

면 초보적인 형태의 산업 집적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림부는 2004년 5월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하 다. 즉, 지역농업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에서 농업의 생

산, 유통, 가공, 저장 등 농산업 관련 업체, 지방대학(농대), 농업관련

연구소, 시․군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

을 통하여 참여업체의 사업기회 확대와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

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라고 정의하 다(농림부 2004).

  그러나 산업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이미 지역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점, 농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1차 산업을 의미하기 때문



33

에 ‘농산업’으로 확장할 필요성, 그리고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를 농

과대학이나 농업관련기관에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농산업 클러스터’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클러스터의 정

의에는 지역, 구성원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용어보다는 ‘농산업 클러스터’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농산업 클러스터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즉, 농산업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에 특

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경 체와 농산업

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관․단체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이

루어가는 집합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

  앞 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산업 클러스터는 비전 제시자(VP), 

시스템 통합자(SO), 전문 공급자(SS)의 3개 주체가 핵심이 되어 구

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역혁신체제(RIS)의 개념을 원용하여 농산

업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인 생산시스템에는 원료 농산물의 

공급체로서 전업농가, 작목반, 농업법인, 산지유통센터 등을 기본으

로 원료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저장․가공업체(농기업)가 존

재한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연계하여 생산시스템을 구성한다. 

  생산시스템을 지원하는 기구로 연구개발시스템과 산업지원시스템

을 구성 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 연구개발시스템에는 농과대학 및 

연구소, 농업기술원, 특화시험장, 농업기술센터 등이 있으며, 산업지

원시스템에는 전방산업인 농자재업체와 농작업 서비스업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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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으로 포장이나 디자인을 포함한 유통업체가 해당된다.

  그리고 농가나 가공업체에 기술을 전파하는 기술지원기관으로 산

학 컨소시엄, 기술이전기관, 현장애로기술 연구기관 등이 있으며, 농

기업의 경  활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기관으로는 농

협, 경  컨설팅업체, 수출알선 무역상사, 농기업 종합 지원센터 등

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농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지역의 인프라로서 교육 

그림 4-1.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체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농업

혁신위원회

생산시스템

(농기업 창업,
생산유통조직화,
학습조직형성)

     산업지원
      시스템
     (가자재,장비,
       포장,디자인)

  연구개발 
  시스템 
 (육종,재배,
   저장,가공)

농산업

기술

지원기관

농산업

서비스

지원기관

플랫폼

(산학관 사업단)

거버넌스

클러스터-네트워크교육훈련

금융지원

지역전통 
문화

물류유통

정보 통신

지역혁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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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홍보, 금융, 물류․유통, 정보․통신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산업적 SOC 뿐만 아니라 주거 여건, 환경, 지역

문화, 사회적 분위기 등도 농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발전하기 위

한 중요한 요소이다.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반적인 기획․조정을 담당하며 나아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

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

방정부(지자체)가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거버넌스 개념에 

입각한 자율농정의 측면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지역혁신

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산업 클러스터의 입지 여건

  산업입지 이론에 의하면 입지 조건은 특정 지역의 산업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을 선택한 기업들은 

경제성, 지속적인 성장, 다른 기업들과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형

성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입지의 조건을 농산업 

클러스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홍성범 등 2003; 최상석 2003).

3.1. 산업기술기반 여건

  특정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는 우선 해당 지역의 산업

기술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 일정한 수준의 산업기술 기반을 갖춘 

지역은 단지 내에 첨단산업 기업의 유치를 용이하게 하며, 동시에 

기술창업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산업기술 

기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내 특화산업의 가능성 측면으로, 첨단산업이 특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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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문에만 집중될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의 특수한 산업 구조와 기술능력을 고려하

여 특화산업을 선정한 후 이를 첨단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

술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기술이전 가능성으로,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은 기술 고

도화와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시너지 효과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의 기술이 지역 내 기업들에게 이

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술이전의 전제조건은 지역 내 기업들의 

기술능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기업들이 적정 수준의 기술

기반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지역기업들과의 연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기업

들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단지 내에 입주한 첨단기업들과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상호 연계를 통해 보완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 등도 용이하다.

3.2. 연구개발 여건

  연구개발 기능은 단지의 성공적인 발전에 매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단지 조성의 근본적인 목적이 기술 고도화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은 단지 설

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면 단

지를 조성할 경우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학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게다가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그리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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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한다면 개

발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첨단기업들의 유치도 매우 용이하다.

  둘째, 국공립 연구기관의 존재도 중요하다. 특정 기술 부문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

는 주변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공립 연구기관

이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과 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연구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의 한계가 있지만, 특정 기술 

부문의 최신 정보의 교환과 최소한의 인적교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공립 연구기관과 가까운 곳에 단지를 조성한다면 기업들의 유치

나 기술창업이 용이해질 것이다.

  셋째, 기업체 연구기관의 존재도 중요하다. 초기에는 기업체 연구

기관의 존재가 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의 존재만큼 첨단기업의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체의 연구 분야와 입주한 첨단기업의 연구 분야가 동일하거나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한 협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체의 연구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에 단지

를 조성하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산업 클러스터의 기본 구조가 생산 시스템과 연구개발 시스

템 그리고 산업지원 시스템이 서로 긴 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특정 지역의 농업을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 여건과 연구개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 품목의 지역적인 특화가 가능해야 한다. 농업은 기후 

풍토의 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린 

품목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산단지로서의 지위를 지속적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능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인과 농기업이 기술이전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가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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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산업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기술이전의 전제조건으로 적정 수준의 기술기반 능력을 보

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자단체 또는 사업연합 등의 지역조

직화를 고려해야 한다. 농업인이나 농기업이 생산조직을 형성하여 

학습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선의

의 경쟁체제가 확립될수록 신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도 용이해진다.

  셋째, 연구개발 측면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은 

그림 4-2.  도별 생산집중도 상위 5개 품목, 2002

경북

참외(75%), 사과(64%), 복숭아(49%), 

포도(43%), 약용작물(37%)

경남

감(38%), 겉보리(35%), 수박(30%), 

양파(20%), 마늘(18%)

경기

상추(38%), 젖소(36%),닭(26%), 고

구마(24%), 돼지(22%)

강원

옥수수(40%), 감자(29%), 

배추(20%), 약용작물(16%), 

오이(16%)

제주

감(99%), 유채(99%), 당근(58%),

양배추(37%), 감자(17%)

전남

맥주보리(70%), 쌀보리(67%),

양파(49%), 마늘(42%), 참깨(31%)

전북

겉보리(29%), 쌀보리(24%),

무(15%), 수박(13%), 닭(12%)

충남

들깨(21%), 배(18%), 수박(17%), 

돼지(17%), 닭(17%)

충북

팥(25%), 들깨(17%), 참깨(14%), 

고추(14%), 포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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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 클러스터의 바람직한 입지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면 제품개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지역농업과 착된 현장 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역 특

화시험장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 특화시험장이 위치한 지역

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중요한 입지 조건을 구비한 셈이다.

4. 농산업 클러스터의 성립 형태

  농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운 산업이나 산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

라 클러스터의 개념을 가지고 기존의 산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클

러스터로서의 구성 요소나 요소 간의 연계성을 보강하는 것이다. 따

표 4-1. 지역 특화시험장 현황, 2004

도별 특화작목시험장 명칭

경기 광주 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고양 선인장시험장, 연천 율무시험장

강원 특화작목시험장(춘천), 홍천 옥수수시험장, 평창 산채시험장

충북
옥천 포도시험장, 단양 마늘시험장, 음성 채소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

(진천), 잠사균이시험장

충남
논산 딸기시험장, 부여 토마토시험장, 청양 구기자시험장, 예산 국화시

험장, 태안 백합시험장        

전북
고창 수박시험장, 고창 복분자시험장, 진안 숙근약초수박시험장, 남원 

고랭지화훼수박시험장    

전남 보성 차시험장, 해남 난지과수시험장, 구례 오이시험장   

경북
봉화 고랭지약초시험장, 양 고추시험장, 의성 약초시험장, 청도 복숭

아시험장, 북부시험장(안동), 상주 감시험장, 성주 과채류시험장

경남 창원 시설화훼시험장, 창녕 양파시험장, 김해 단감시험장

자료: 농촌진흥청 내부 자료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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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특성화되어 있는 산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으

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생산․유통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특정 품목의 생산자(단

체)를 중심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유통 등과 관련된 주체가 수평

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수출농업형, 주산지

형, 연합브랜드형 등이 존재하며, 예를 들어 수출농업단지를 형성한 

고양 선인장, 광양 토마토, 김제 파프리카 등이 해당된다. 주산지형

은 오래 전부터 산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장호원 복숭아, 충

주 사과, 금산 인삼, 나주 배, 안동 한우, 의성 마늘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연합브랜드는 특정 품목의 주산지라기보다는 지역브랜드를 

가진 경기도 안성시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가공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특정 품목의 가공업체(단체)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단순 가공 및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련

주체가 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농산물 가공으로 

특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가평 잣, 동 포도, 청양 구기자, 고창 

복분자, 보성 녹차, 상주 곶감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특산품으로

는 순창 장류, 담양 죽세공품, 강화 화문석, 서천 한산모시, 안동 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는 테마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

양한 품목 또는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공통된 테마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관광 및 서비스업체 등 관련주체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화천 토고미마을, 남해 

다랭이마을, 함평 나비축제 등은 농촌관광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양평군이나 홍성군은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농산업 클러스터를 주도하는 주체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연구소 주도형으로서, 지방대학, 출연연구소, 농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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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연구 및 지도 기능이 주도

적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유도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 전략

산업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소가 주도하는 금산 인삼, 

대구 사과, 대학이 주도하는 진주 딸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생산자단체 주도형으로서, 특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자생적

으로 형성된 생산자단체 및 연합회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업체를 운 하며 수출유통 부문 등이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

역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해남 참다래, 고창 복

분자 등이 이러한 형태이다.

  셋째는 산업 관련기업 주도형으로서, 농산업 관련기업들의 입지를 

기반으로 하여 농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농업공사가 주도하는 구미 화훼, 화

표 4-2. 특산단지와 농산업 클러스터의 적용 유형

유  형 적  용  가  능  사  례

생산․

유통

주도형

수출농업 고양 선인장, 광양 토마토, 김제 파프리카, 김해 화훼 

주산지형성

장호원 복숭아, 이천 쌀, 충주 사과, 금산 인삼, 부여 

토마토, 장흥 표고, 나주 배, 해남 고구마, 장수 사과, 

안동 한우, 의성 마늘, 경주 버섯, 진주 딸기, 

연합브랜드 안성 안성맞춤, 태‧평‧ ‧정

가공

주도형

농산물가공
가평 잣, 동 포도, 청양 구기자, 고창 복분자, 보성 

녹차, 상주 곶감 

특산품
순창 장류, 담양 죽세공품, 강화 화문석, 서천 한산모

시, 안동 포

한방 경북 약초, 전북 약초

바이오산업 오송 바이오, 금산 바이오, 담양 바이오

테마

주도형

농촌관광 화천 토고미마을, 남해 다랭이마을, 함평 나비축제

친환경농업 양평, 홍성, 아산 친환경농업

자료: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과 자료를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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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협동조합이 주도하는 고양 선인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는 지자체 주도형으로서, 시․군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내 산업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 및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기관의 지

원 및 협력 체계를 유도․구축하는 전형적인 지방농정형이다. 예를 

들어 안성시의 연합브랜드사업이 대표적이다.

5. 농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조건

  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이 제시된다(Brown 2000).

  첫째는 탄탄한 과학기반으로, 선도 연구기관 또는 대학 및 우수과

학자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며, 대

표 4-3. 농산업 클러스터의 유형별 구성주체

유  형
VP

(비전제시자)
SO

(시스템통합자)
SS

(전문공급자)
국내 가능
사례

대학․
연구소 
주도형

대학, 
국가연구기관

시․군 행정기관
가공 및 유통업체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시험장

금산 인삼,
대구 사과,
진주 딸기

생산자
단체 
주도형

가공 및 
유통업체

생산단체 및 
연합회

대학, 국가연구기관, 
시․군 행정기관

해남 참다래,
고창 복분자

산업관련
기업 
주도형

대학, 국가연구
기관, 생산단체 
및 연합회

시․군 행정기관
가공 및 
수출유통업체

구미 화훼,
고양 선인장

지자체 주
도형

시․군 행정기
관, 생산단체, 
품목연구회

대학, 
국가연구기관

가공 및 
수출유통업체

안성 브랜
드, 보성 
녹차 등

자료: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과 자료를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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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업가가 배출되고 성공모델이 제시된다. 셋째

는 신규 창업회사가 증가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성공회사의 모델이 

존재해야 한다. 넷째는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는 능력이며, 일정 수

준 이상의 풍부한 고용기회와 매력적인 주거 및 생활환경이 갖추어

야 한다. 다섯째는 인프라의 구비로서, 연구기관과 창업보육시설, 그

리고 교통과 통신망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 내의 자금 

조달원으로 벤처캐피탈 등이 존재해야 한다. 일곱째, 법률, 회계, 컨

설팅 등 전문서비스의 공급자와 함께 그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연관

산업이 존재해야 한다. 여덟째는 숙련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이다. 

아홉째는 효율적인 네트워킹으로서, 지역연합, 동호회, 각종 회의 및 

교류기회가 존재해야 한다. 열 번째는 정책지원의 환경으로서, 지역

개발을 위한 공공 부문의 정책적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한편,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에 비추어 보면, 농산업 클러스

표 4-4. 농산업 클러스터의 단계별 발전 전략

발전단계 성  격 주요 발전 전략

기반 구축

단계
단순 집적지

 - 물리적 인프라(공용시설, 정보통신망 등) 구축

 - 경 지원 기능(경 , 마케팅, 정보, 행정, 법률)

특화정착

단계
전문화 지구

 - 공동구매, 종합유통 등 사업체간 연계

 - 사업체간 공동사업 추진

성숙

단계

산업 지구

 - 조직체 활성화 지원 및 연계

 - 비공식적 회합, 포럼 등의 결성

 - 업계 동향정보의 수집 및 배포

학습 지구

 - 산학연계 공동개발 추진

 - 대학/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 추진

 - 세미나, 연찬회 등 개최

혁신 지구
 - 기술이전 프로젝트

 - 벤처 창업보육

주: 복득규 등(2002) 및 최상석(2004)의 내용을 원용하여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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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도 단순 집적지에서 혁신 클러스터로 이행하면서 단계별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클러스터의 단계별로 발전 전략을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예를 들어 단순 집적지의 단계에서는 공용시설, 정보통신망 등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경 , 마케팅, 정보, 행정, 법률 등의 

경  지원 기능이 중요하다. 다음 단계인 전문화 지구에서는 공동구

매, 종합유통 등의 사업체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이

어 산업 지구의 단계에서는 조직체 활성화 지원 및 연계, 비공식적 

회합과 포럼 등의 결성, 업계 동향정보의 수집 및 배포가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 지구의 단계에서는 산학연계 공동개발 추진, 대학이나 

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 추진, 세미나와 연찬회 등의 개최가 중요하

다. 마지막으로 혁신 지구의 단계에서는 기술이전 프로젝트와 벤처 

창업보육 등이 중요하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

에서 조직체로서의 클러스터가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은 연구

개발 기능, 교육훈련 기능, 정보교류 기능, 창업보육 기능, 시험생산 

기능, 사업화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즉, 단순 집적지가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

며, 나아가 이러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혁신 

클러스터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업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

이 제기능을 발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첫째, 연구개발 기능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개별적인 연구활동도 중요하지만 산‧학‧연 연구

센터나 공동기기센터와 같은 공동 연구를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

다. 둘째,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구

비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

째,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언제든지 충분하게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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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회의시설도 필요하다. 넷째, 창업보육 

시설은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발굴, 연구개발 공간 및 시설 

제공, 기술경  및 사무 기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표 4-5. 농산업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기능

구분 구성 주체 주  요  기  능

산(産)

생산농가 및 단체

가공업체 및 단체

- 생산시설 확충, 친환경제품 생산

- 현대적인 생산 및 가공시설 구축 및 운

- 공동 브랜드 마케팅 등 협력사업 추진

- 지역농산업의 경쟁력 향상 사업 추진 

유통관련 업체

- 소비자 수요변화 파악 및 표적시장 분석

- 유통경로 및 수익성 분석

- 틈새 시장 발견 및 생산자에 정보전달

- 홍보 및 수출 시장개척

학(學)

연(硏)
대학 및 연구소 

-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협조

- 고기능성 품종 육종 및 연구개발

- 산업화(상품화)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 우수품종 보급사업

- 품질인증 대행

- 경 진단, 시장분석, 전문 컨설팅 

- 신규 사업발굴 및 사업 모니터링 

관(官)

농림부

- 정책수립, 예산 및 사업시행 체계 마련

- 시․도 사업 선정, 평가 및 사업개선방안 마련

- 시․도별 관련 예산 포괄지원 

- 사업 홍보 및 지원 장려

지자체

- 클러스터 사업단 참여 및 행정지원

-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체 창업 지원 

- 인근 시․군과의 협력방안 마련 및 추진

- 지역 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주: 농림부(2004) 자료를 토대로 수정 보완.

  다섯째, 시험생산 기능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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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시제품의 생산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며, 창업기업의 시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섯째, 사업화 기능으로서 개

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경  자문, 산업디자인 

지원, 창업투자 지원,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표 4-5>는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각자 맡아야 

할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産)은 농업생산 및 관련산

업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습조직 등을 통한 창의성 발

휘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학(學)․연(硏)은 생산자

와 농기업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연구수행 및 컨설팅의 기능을 담당

해야 한다. 그리고 관(官)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산(産)을 

지원하고 학(學)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이 농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연구 개

발자와 생산자(농업경 체와 농산업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혁신적인 연구자의 지원에 힘입어 한 두 개의 혁신적 농산업체가 등

장하면서 전체 클러스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며, 혁신적 농기업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작용하

면서 상승작용을 만들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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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상과 사례분석

1. 보성 녹차 클러스터의 구상

1.1. 산업 개황

1.1.1. 산지 형성과정과 특징

  보성군은 백제시대부터 차를 생산하여 온 전통 산지로서, 일제시

대 때인 1939년 경성화학주식회사가 30ha 규모의 대규모 다원을 조

성하면서 재배차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60년대 농특사업으로 산지

개간을 통하여 대규모 다원이 조성되기 시작하 다.

  1969년부터 1973년 사이 보성지역에 590ha의 차밭을 조성(전국 

800ha)하여 주로 홍차를 생산하 으나, 1970년대 이후 홍차산업이 

쇠퇴하면서 폐원이 속출하여 차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

하 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녹차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녹차 수요가 확대되자 보성군에서는 1996년 특수시책사업으로 “범

군민 차밭조성 10개년 계획”(10년간 300ha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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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된 차밭을 복구하는 등 차밭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보성 차산업이 

복원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매년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현재 274호의 전업적․기업적 농가, 571.3ha

의 재배면적으로 확대되어, 연간 996톤(전국의 42.9%)의 녹차를 생

산하는 우리나라 녹차의 최대산지로 발전하고 있다. 

  녹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다양한 관련 가공상품이 개발되고 있

으며, 관광 상품으로서도 크게 각광을 받게 되면서 보성군의 지역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보성군의 녹차 가공은 관내 기업농

을 중심으로 자원자제(自園自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성군 

관내에는 2003년 현재 36개의 제다업체가 고급차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녹차밭은 경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녹차잎은 ‘보성녹차해수탕’이나 ‘보성녹우’, ‘녹돈프랜차이

즈’사업 등의 다양한 가공․유통사업과 연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표 5-1. 한국 차산업에서 보성의 위치, 2003

구분 재배면적(ha) 농가수(호) 생산량(톤)

전라

남도

보성 571.3(24.8%) 274(8.4%) 996(42.9%)

기타 786.7 1,446 433

소계 1,358 1,720 1,429

전라북도 54 32 7

경상

남도

하동 474 1,235 264

기타 224.8 285 91

소계 698.8 1,520 355

제주도 197 9 531

계 2,308 3,281 2,322

자료: 보성차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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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산업규모와 집적효과

  녹차는 고부가가치의 경제작물이면서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관광 

상품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녹차의 단위 

면적당 조수입 및 생산액은 다른 작물의 2∼3배에 이르며, 보성군의 

경우 산업연관 효과를 감안하면 녹차 및 녹차 관련 산업의 규모가 

1,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5-1>에서 보면, 녹차 생엽 생산액은 138억원 수준인데 가공품 

생산액은 662억원에 달하며, 관광 수입도 3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보성군의 2002년 농업소득 3,902억원의 약 3할이 녹차산업에서 실현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광 수입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이다. 그래서 보성군은 

지역농업의 중심인 녹차산업을 대상으로 농업과 연관산업 및 관광

문화를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다원조성계획, 녹돈 등의 상품개

발 지원, 녹차탕 등 관광자원 개발, 다향제 등의 축제행사를 통한 관

광객 유치 및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표 5-2. 보성 녹차 관련 산업의 경제효과, 2002

산 업 별 수입(백만원) 산 출 근 거

 녹차(생엽)  13,807  425ha×418kg/10a×7,332원

 녹차 가공품  52,787  650톤×81,211원/kg

 녹차 가공식품  13,570  캔음료, 국수, 김치, 돼지고기, 된장, 간장, 

 고추장

 녹차 관광수입  33,987  관광인원 237만명

 고용 효과   5,010  연 고용인원 192,307인×26천원

합  계 118,441

자료: 오산원, “보성녹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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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러스터 구성 요소와 기능

1.2.1.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격

  보성군의 녹차산업은 녹차 단일 품목을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

터로서 녹차는 가공식품으로 소비되는 품목의 특성상 가공산업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가공주도형 클러스터라 할 수 있다.

  녹차에는 각종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고, 다원은 자연경관으로서의 상품성도 뛰어나 1․2․3차산

업을 통합한 복합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

다. 또한 생엽을 생산하는 농가가 직접 차를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가공․유통산업과 수직적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사업체도 3개소 있다. 녹차 관련 상품

으로써 녹차가루를 활용한 식품, 추출액을 활용한 식품, 녹차성분인 

카테킨을 이용한 상품, 차엽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 등 다양한 용도

의 상품개발이 가능하며, 보성의 녹차업체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조아제약이 협력하여 50여 개 품목의 상품을 개발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하여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이 이루

어지고 있고, 관련 연구개발도 활발하여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기초

를 갖추고 있으나, 농산업의 특성상 클러스터를 견인하는 주체세력

이 아직 미약한 실정으로 상품개발 및 마케팅 측면에서 앞으로 개발

의 여지가 많은 산업으로 판단된다. 

1.2.2.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와 활동 내용

  보성 녹차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유형으로 보면 가공주도형 클러

스터로서, 보성 차 생산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생산 및 가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체는 유통까지도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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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 녹차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로서, 비전 제시자(VP)는 지방자

치단체인 보성군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녹차산업의 비전과 방향 제

시, 생산단지 조성 지원, 다향제 등 각종 차 관련 문화활동 지원, 녹

돈 등 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하여 측면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통합

자(SO)로서 보성차생산자연합회가 녹차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문공급자(SS)로서 연구 분야는 전남농업기술원 산하 시험장인 보성

차 시험장, 인근 대학인 전남대와 순천대 등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자재업체나 디자인, 제약회사 등의 후방산업 관련 업체와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림 5-1. 보성 녹차 클러스터 구성 요소

보성군청(행정‧지도)

녹차 묘목

재배업자

녹차 재배기술
보급, 지도

비료․농약

판매업자

녹차 수확

장비사업 식품산업(녹차국수 등)

요식업 클러스터

녹차 가공시설

녹차 가공 재료

지리적 표시제

상표인쇄

유통, 판매업

신산업(화장품, 신약등)

녹차관광, 문화기행

녹차

생산

업체

(300여

농가)

녹차

가공

업체

(36개)

전남대 바이오레귤론 사업단

차시험장,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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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들 관련 주체들의 활동 내용은 어떠한가? 보성군 녹차

산업의 클러스터 구성 요소별 활동은 연구 분야, 생산 분야, 연관산

업 분야, 문화관광 분야, 교육․홍보 분야, 컨설턴트 분야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 생산 분야를 보면, 차 자생지를 중심으로 571ha의 주산지(전

국 생산량의 46%)를 형성하고 있으며, 생산자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녹차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보성 녹차는 2002년 1월

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등록(제1호)을 취득하 으

며, 2003년에 발족된 “사단법인 한국 차생산자 연합회”를 창설하는 

주축세력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 다. 특히, 보성의 차 생산자는 

평균 농규모가 2ha(전국 평균은 0.7ha)에 자가 가공시설을 갖춘 

전․기업적 생산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 감각이 우수하고, 

관광․유통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보성 녹차산업의 견인차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 분야에서는 차시험장과 농업기술센터 등이 연구와 

지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보성차시험장은 1992년 전남농업

기술원 산하의 도립 차시험장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과 함께 품종 

개발에 착수하여 2001년 3개 품종을 개발한 이래 2003년 현재 7개 

품종을 개발하 다. 또한 산․관․학․연으로 구성된 ｢한국차연구

회｣ 조직을 운 하는 등 우리나라 차산업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관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후방산업으로서, 다양한 녹차 가

공품 및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내에 36개의 가공공장(자동

화공장 7개소, 수제차 가공 29개소)이 운 되고 있다. 최근에 보성군

과 순천대가 합동으로 ‘녹돈 브랜드’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프랜차이

즈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가공업체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조

아제약이 협력하여 50여 개 품목의 가공상품을 개발한 상태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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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서 대형 유통업체, 포장디자인 업체, 비

료회사, 농기계업체 등이 농차생산자협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보성군청이 주도하는 보성다향제(30회 개최)

를 통하여 녹차와 소리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여 2003년에 

관광객 500만 명을 기록하 다. 그리고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산․

관․학 협력 체계로 차산업세미나, 농업인 교육, 차 후계자 양성, 차

인회를 중심으로 한 차 예절교육, 관광도우미 운  등으로 녹차산업

의 저변을 확산하고 있다.

  보성군의 행정지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녹차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관리 운 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 출장소, 보

성군청, 보성녹차연합회 등 세 곳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등

록된 가공업체의 생산품에 표시를 부착하게 된다. 사전적인 품질에 

대한 인증이나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

는 제품을 구매해서 관련자들의 참여하에 맛을 비교 평가하고 수준

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

터는 차 품종 개발 및 재배 기술의 시험을 위해 3,000평 규모의 포

장을 마련했으나, 연구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농가나 가공업체가 

당면한 현장애로기술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구개발과 연계한 컨설턴트 사업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전남대의 

다산 바이오밸리 사업단은 차 재배, 가공 기술 뿐만 아니라 유통, 경

, 디자인 등에 대한 자문계약을 보성차생산자연합회와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다산 사업단은 녹차를 이용한 신약개발 등 신

기술 개발과 녹차상품의 표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보

성군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바이오산업 자원화 연구 등 녹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종 연구회 활동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혁신 클러스터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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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시도하고 있다.

1.3. 클러스터의 전망

1.3.1.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

  보성 녹차는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추진된 생산기반 조성에 이어 

2000년대에 들어와 농업+가공산업+관광산업이 일체화된 종합산업으

로서의 기반 구축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보성차생산자연합회가 

활성화되면서 지리적 표시제를 중심으로 한 산․관․학 합동 품질

관리 체계의 구축, 보성 다향제 개최, 다원의 관광지화 등을 통해 전

국 유명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산업의 복합화가 추진되고 있다.

  녹차산업은 세계적으로 웰빙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에 따

라 보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서 

다양한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하여 산업성장의 잠재력은 크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녹차산업의 산업화가 10여 년에 불과하고 

1인당 소비 수준도 주변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산

업규모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중국, 일본과 비교하

여 보면, 1인당 소비량에 있어 각각 10%, 5%로 우리나라는 주변국

에 비하여 소비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최근 녹차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녹차음료와 녹차과자 등 

다양한 녹차가공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제약산업과 

같은 바이오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보성은 우수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다원이 조성되어 있

을 뿐 아니라 판소리 서편제의 발원지로서 소리의 고향이라 일컬어

지고 있는 만큼 관광․문화 분야와 접목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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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보성 녹차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와 비전

녹차자생지

생산기반조성

차문화보급

보성 브랜드화

집단화

조직화

관광자원

시너지 효과

산학연관 컨소시움

국내외 네트워킹

기업유치

투자활성화 

자금경

집중 바이오산업

생물자원화 

문화관광 확대

세계화 구축

2000년 이전 2001-2005년 2006-2015년

기반조성 단순집적지 혁신클러스터

자료: 보성군청.

1.3.2. 녹차산업의 과제

  보성 녹차는 그 동안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녹차산업이 안고 있는 취약점도 동시에 노출하고 있다. 국내 녹차산

업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는 가격

경쟁력, 주요 생산국이면서 수입국인 일본에 비하여는 가격․품질경

쟁력 면에서 열위에 있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

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56

  첫째, 생산기반 측면에서 보면, 다원의 상당수가 재배 여건이 불

량한 산간지에 배치되어 있고, 경제수령을 초과한 저생산성 다원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녹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탄지에 현대

화된 생산 기반을 갖춘 다원 조성이 필요하며, 품종 개량 및 삽목묘 

대량 증식 체계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 웰빙 수요에 대응한 유기재

배 등 친환경농업 기술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녹차타운 조성을 통한 ‘얼굴 있는 녹차산지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조가공에 있어 특징 만들기, 생산방법에 학

습, 판매방법의 특수화, 다양한 품종이나 진기한 차등 개발, 유기차

등 특별한 수요에 대한 대응, 소비자와의 교류 등 산지의 얼굴 만들

기를 추진, 지역 환경과의 연결, 거래처 및 판매의 특수화, 독특한 

다회의 개최, 관광단체와 제휴한 체험제다, 다원 및 차공장, 관계시

설을 순회하는 기획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산지정보의 발신 등 소

프트웨어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공․유통 측면에서는 생산․유통의 계열화, 거점 산지에 

제품가공단지 조성, 생산자 정보, 소비자 정보의 수집과 분석, 검사

체제의 충실 등 시장기능의 강화, 종합적인 차 전문 판매센터 설립, 

마케팅․상품기획 개발력의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의 구상

2.1. 산업 개황

  고창군은 농가 수 11,790호에 경지면적이 2만 4천ha에 달하는 농

업지역으로 벼농사 이외에 수박, 고추, 인삼, 땅콩 등이 주요 작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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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복분자(산딸기)는 2004년 6월 현재 2,154호(전체농가의 12%)의 

농가가 484ha를 재배하고 있다. 

  복분자(학명: Rubus coreanus miquel)는 2년차에 검붉은색 열매를 

맺는 년생 식물로 장미과에 딸린 낙엽관목이다. Black Raspberry라

는 명칭이 있지만 고창 선운산 인근의 노부부가 허약한 아들에게 먹

더니 소변이 요강을 뒤엎었다는 유래에 따라서 요강을 뒤엎는 과

실이란 뜻의 복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복분자는 동의보감의 본초강목에 그 작용과 효능이 기록되어 있

는 것처럼, 예전부터 약재의 일종으로 사용되어 왔다. 고창군에서 

복분자주는 선운산 일대에서 30여 년 전부터 민간에서 담아 가용주

로 사용하거나 관광객에 판매하 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려지

기 시작하 다. 특히, 1999년 정주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

하여 김정일에게 선물로 전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 다.  

2.1.1. 산지 형성과정과 특징

  복분자가 고창군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선운산 기슭에서 야생하는 복분자를 1960년대에 심원면 용

기리 마을의 몇 농가가 묘목을 채취하여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

려진다.  

  복분자가 고창군에서 산지를 형성하게 된 것은 1984년 당시 농촌

지도소의 박병옥 지도사가 선운산에서 복분자를 채취하여 시험재배

에 성공하여 1987년부터 채취지 인근 마을 농민에게 보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 2년간 심원면 농협에서 평당 1,000원

씩 보조금을 지원하여 심원면을 중심으로 복분자 재배면적이 확대

되기 시작하 다.  

  고창군청이 복분자 재배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이다. 

농민들의 소득작목으로 복분자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묘목을 무상



58

으로 지원하여 식재토록 하 다. 이후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까지 40.5ha가 식재되었고, 2001년 62.4ha, 2002년 80.5ha, 

2003년 119.8ha, 2004년 180.6ha 등으로 증가하 다.  

  주로 가양주로 제조 판매되던 복분자주의 산업화는 전국에서 처

음으로 1994년에 ‘고창명산품복분자주 농조합법인’에서 리쿠르주

와 과실주(발효주)를 생산하여 상업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5

년 고창선운산복분자주 가공공장이 설립되면서 산업체의 집적이 이

루어지기 시작하 다. 이후 2001년에 고창고인돌복분자주, 2002년에 

고창서해안복분자주, 선운산동백복분자주 등이 설립되어 현재 5개소

의 가공공장이 운 되고 있다. 또, 복분자 한과공장이 1개소, 복분자 

주스공장이 1개소 운 되고 있다.

  2000년 12월에 복분자 시험장이 설립되어 신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 가공제품 개발 등에 성과를 얻고 있으며, 복분자의 유효성분

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건강 기능성식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고

창군은 복분자를 세계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하

으며, 2004년 1월에는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창 복분자’

를 지리적 표시 대상품목(제3호)으로 등록하 다.

2.1.2. 산업규모와 집적효과

  전국적인 복분자 생산현황와 고창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복분자 재배 면적과 농가 수, 그리고 생산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창군의 비중이 2000년 65%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04년 당시 여전히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분자의 생산기반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고창군과 그 

인근 지역에 상당히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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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전국 복분자 재배 면적 및 농가 호수 추이

지 역 항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고창군

면적(ha) 35 70 150 302 483.8

농가수 210 410 740 1,620 2,154

생산량(톤) 80 140 320 600 780

순창군

면적(ha) 8 35 100 177 231

농가수 40 70 420 693 903

생산량(톤) 10 40 150 400 570

정읍시

면적(ha) 10 15 50 83 98

농가수 60 110 240 477 512

생산량(톤) 20 60 100 200 230

기타지역

면적(ha) 33 140 235

농가수 198 662 1,109

생산량(톤) 50 260

자료: 고창군청.

  복분자의 ha당 최대 생산량은 5톤 정도이고, 1kg당 약 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고창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복분자 최대 생

산량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510톤이고 이론적으로 가능

한 생산 농가의 최대 조수익은 105억 가량이 된다. 실제 생산량은 

이러한 이론상의 수치보다 낮지만, 2003년 기준으로 10a 당 소득이 

340만원에 이르고 있어서 농가소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고창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1 

  고창군의 5개 복분자주 생산업체는 2003년 기준으로 약 1,300 톤

의 복분자를 수매하여 3,900톤가량의 복분자주를 생산했고, 매출액

은 약 278억 정도이다.2 복분자 원료의 판매가격 1kg당 7,000원을 기

준으로 했을 경우 원료 수매비용은 91억이므로 다른 원료비용이 없

 
1
 참고로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분석한 다른 작목의 10a당 소득은 벼 

64만원, 수박 180만원, 고추 187만원 등이다. 

 
2
 복분자주 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고창군청에서 추

정한 것을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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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하면 총 177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등록된 5개 가공업체가 산출한 것이고, 여기에 가양

주와 관광객의 방문에 따른 연관산업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지역경

제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복분자 가공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40여 업체가 있고, 이 중 복분

자주 제조업체는 전국적으로 23개 업체가 있다. 고창에 5개 업체가 

있으며, 기타 전북 지역에 6개 업체, 그리고 그 외에 12개 업체가 전

국적으로 산재한다. 따라서 전북과 특히, 고창군으로의 집적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도 중반에 설립된 고창의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0년 이후에 복분자주 생산을 시작하 기 때문에 복분자

주 생산의 산업화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국에

서 가장 많은 업체가 집적된 고창군에서도 가공업체 및 생산자와 복

분자 시험장을 제외하고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전후방 관련 

산업의 입지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복분자주 판

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고창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집적 우위성을 예상할 수 있다.

2.2. 클러스터 구성 요소와 활동내용

2.2.1.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와 기능

  고창군의 복분자 산업을 클러스터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분자 클러스터의 중심에는 복분자 재배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연합회가 복분자 가공업체와 연계되어 있으며, 

그 외곽으로 농가의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조직, 가공업체를 지원하

는 협력조직, 그리고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와 대

학 연구소, 행정과 지도를 담당하는 고창군청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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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구성 요소

고창군청
(행정,지도)

복분자 세계명품화연구회

복분자 시험장

대학 연구소

(서울대,전북대,경희대 등)

복분자

생산자연합회

(2천농가)

복분자

생산자연합회

(2천농가)

복분자묘목

비료ㆍ제초제

복분자

가공 업체

(7개소)

복분자

가공 업체

(7개소)

호스ㆍ비닐

지주대

유인줄

복분자재배기술

복분자저장고

지역외가공업체

생과유통업체

지역외생산자

복분자가공설비

병마개ㆍ코르크

병ㆍ도자기

목함

상표인쇄

박스

운송업자

지역축제

전국복분자주협회

식품산업클러스터

관광클러스터

중앙정부
지자체

고창군청
(행정,지도)

복분자 세계명품화연구회

복분자 시험장

대학 연구소

(서울대,전북대,경희대 등)

복분자

생산자연합회

(2천농가)

복분자

생산자연합회

(2천농가)

복분자묘목

비료ㆍ제초제

복분자

가공 업체

(7개소)

복분자

가공 업체

(7개소)

호스ㆍ비닐

지주대

유인줄

복분자재배기술

복분자저장고

지역외가공업체

생과유통업체

지역외생산자

복분자가공설비

병마개ㆍ코르크

병ㆍ도자기

목함

상표인쇄

박스

운송업자

지역축제

전국복분자주협회

식품산업클러스터

관광클러스터

중앙정부
지자체

  클러스터의 중심체인 생산자 연합회는 고창군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18개 작목반을 통합하여 결성한 것으로 현재 약 700여 명의 농

민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심원면과 부안면은 미가입 상태임). 

2003년 8월 고창군수의 제안에 따라서 단체설립이 시작되었으며 11

명의 이사들이 각각 1천만원씩 출자하고 회원에게 10만원을 가입비

를 받아서 총 1억 9천여 만 원의 자산규모를 가진 농조합법인으로 

2003년 11월에 등록하 다. 생산자 연합회가 결성된 이유는 각 읍면

별로 작목반이 있지만 이들이 유통과 판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

지 못하기 때문에 각 농민이 개별적으로 판매를 행함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클러스터의 핵심주체인 가공업체는 생산자 연합회와는 달리 서로 



62

간에 원료 확보를 위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협의회를 결성하지 못하면서 느슨한 업

체 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고창 복분자’라는 지

역브랜드를 정착시키는데 공동대응하고 있다. 한 달에 1번 정도 친

목과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가공업체 대표들 간의 모임이 있고, 

또 2003년부터 원료 복분자의 수매를 위하여 군청이 중재하는 생산

자와 가공업자 간의 수매량 및 가격조정 협의회에 대표자를 선발하

여 참여시키고 있다.

  농가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체로 묘목과 퇴비 그리고 각종 농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와 수확장비사업체 등이 존재한다. 재배 농가

나 작목반과 직접적인 연계관계를 가지는 이들 업체는 대부분 고창

군 내에 입지해 있지만,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퇴비 등을 

타 지역의 업체로부터 구입하기도 한다.  

  복분자주 제조를 위해서는 원료 복분자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설

비, 포장용기 및 박스, 상표, 운송 등 다양한 업체들이 결합된다.  복

분자주 자체의 유통 및 판매는 각 가공업체들이 직접 도시의 대리점

과 계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중개상이 개입하는 경우

는 거의 없다.  

  복분자의 생산 및 가공에 직접 관련되는 이러한 업체들 이외에 선

운산 상사화 축제, 청보리 축제, 메 꽃 축제 등은 군청에서 주관하

는 이벤트로서 복분자 클러스터를 견고하게 하는 요소이다. 지역의 

유명한 식품인 풍천장어 등 다양한 지역특산물이 복분자와 연결되

면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복분자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기구로서 행정지원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고창군청은 복분자의 비가림 재배 시설을 비롯

하여 물류표준화사업과 딸기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분자를 

지역브랜드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리적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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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등록하 다. 또한,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와 복분자 시험장은 신품

종 개발, 표준재배법 보급, 다양한 가공품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

며, 전북대를 비롯한 대학 연구소에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상품화를 시도하고 있다.

2.2.2. 추진 주체의 성격과 활동 내용 

  고창 복분자 산업의 연관 체계를 클러스터 추진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재 비전 제시자(VP)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기관이 고창

군청과 복분자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창군청은 군 지역 내의 

복분자 생산과 가공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연합회 형성을 유도하고, 가공업체와의 수매계약을 중재하여 

군 내에서 생산된 복분자가 효율적으로 군 내의 가공업체에게 공급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 다. 다른 한편 복분자 시험장을 설립하

고 복분자 세계 명품화 연구회의 형성을 주도하는 등 고창군 복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기관과 단체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인 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복분자 시험장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복분자 시험장이 군청 관할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복분자 재배 

및 육종기술이나 가공기술 그리고 복분자의 효능 입증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은 복분자 시험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6

가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고, 가공업체와 로열티 계

약을 맺고 기술이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인력이 3명이 불

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전 제시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시스템 통합자(SO)의 역할은 생산자나 가공업체가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복분자주 가공업체가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주

로 2000년 이후에 3개의 복분자주 업체, 한과 제조업체와 주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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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설립되는 등 현재 가공업체 집적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분자 생산자나 가공업자들이 아직 복분자 시험장

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기술을 적용하거나 소규모 자체 시험을 거쳐서 제품을 생

산하는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이상적인 연관체제와 

같은 네트워크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복분자 산업과 관련해서 요소기술과 금융, 법률 등의 지원 서비스

를 공급하는 전문공급자(SS)는 대부분 고창지역 외에 자리 잡고 있

다. 가공업자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포장, 상표 및 홍보와 관련된 업

체들은 대부분 광주, 전주,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현재 이들이 고창군 복분자 산업의 특성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공급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다만, 복분자 생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에 농자재 전문 업체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만 이 역시도 일반 농업 생산에 관련된 자재들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복분자에 특화된 자재를 공급하는 체계는 아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추진 주체의 방향에서 보면, 고창군의 복분자 산

업은 비전 제시자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체들에 대해 부각되

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전문공급자의 기능이 가장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전문공급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하겠지만, 실제 이들 세 주체들 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행하는 시

스템 공급자의 기능도 매우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가공

업자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와 가공업체들 간의 협력체제의 형성

이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3. 클러스터의 전망과 과제

  고창 복분자 산업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으로 클러스터로서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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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 앞서 소개한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에 비추어 보면 단순집적

지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분자 산업이 고창을 중심으

로 클러스터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 여

건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복분자의 생산과 판매가 호조를 띠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노

력에 의해서라기보다 소위 웰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면

이 없지 않다. 또한 고창군이 원산지이고 현재 고창의 역할이 크다

고 하더라도 고창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복분자와 가공품

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 보다 장기적으로 복분자 가공품

이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고창군이 복분자 산업의 중심지로

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복분자 가공품이 고품질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창군청, 가공업체 등이 전국적인 협

의체를 형성하여 가공품이나 원료 복분자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가장 초보적인 인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고창군 내부의 복분자 산업 관련 기관과 업체들을 살펴보면, 행정 

및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생산자나 업체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기보

다는 고창군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 중심

의 체계에서 좀 더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해야만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가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운 되고 있지 않은 복분자 세계 

명품화 연구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

하다. 또한 생산자 단체 연합회가 현재와 같이 고창군 내의 가공업

체와의 수매계약에만 중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자재의 구매나 생

산관리, 공동판매 등의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가공업체들도 현

재 중소기업 수준에서 업체를 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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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업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공동마케팅 조직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고창군이 장기적으로 복분자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

고 우리나라 복분자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는 먼저 내부적으로 관련 기관과 업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 현재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를 활성화하여 복분자 원료 및 가공품의 생산관리와 품질관

리를 통한 인증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외부의 복분

자 제품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국적인 또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고창 복분자 산업의 기반이 기본적으로는 복분자의 생산에 있고 

또 복분자의 생산 자체를 행정구역인 고창으로만 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행정구역으로서의 경계를 넘는 경제구

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고창과 인근의 복분자 생산 지역이 하나의 복

분자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는 전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안성 사업연합 클러스터의 구상

3.1. 산업 개황

  안성 사업연합은 회원농협이 경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

로서 앞에서 검토한 품목별 또는 산업별 클러스터와는 다른 형태이

다. 이러한 점에서 품목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농업 클러스

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농협 통합의 필요성이 점점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연합은 기존의 회원농협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합의 목적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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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연

합은 지역 농협 경제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및 

사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방

식인 것이다.

  안성사업연합은 안성시에 소재한 지역 농협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을 추진하는 연합체로서, 1999년 10월에 사료공동구매를 위한 구매

연합의 형태로 출범하 다. 안성시는 1994년부터 6개 농협(안성, 서

운, 보개, 대덕, 금광, 고삼)이 미곡종합처리장을 공동 운 하는 연합

RPC사업을 추진하 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연합을 발족하

게 되었다.

  사업연합의 발족과 동시에 사료사업과 장제사업을 추진하여 비교

그림 5-4. 안성사업연합의 발전과정

◦사업연합 출범

[99.10]

◦참여농협 확대

[00.6]

◦사료공동구매

[00.1]

◦양돈OEM 출시

[00.11]

◦유류공동구매

[01.1]

◦안성마춤상표사

용에 관한 조례

제정[01.2]

◦물류배송단 발족

[01.5]

구매연합

◦포도 연합판매

[01.9]

◦배 연합판매[01.9]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정[01]

 -유통활성화자금90

억 운용

◦한우․인삼연합판매

[03.1]

◦양곡 연합판매

[04.3]

◦대파 연합판매

[04.7]

◦복숭아 연합판매

[04.8]

판매연합

◦센터건립 논의시작

[02.5]

◦참여조합 확정

[03.01]

◦농림부 예산신청

[03.2]

◦경기도 예산신청

[03.3]

◦공동출자로부지매입

[03.7]

◦CJ FS양해각서체결

[04.2]

◦농림부, 경기도 예

산지원 확정

[04.4]

물적기반확보

◦05년 경제종합

센터 완공계획

◦RPC통합운 추

진

◦FTA사업자선

정 확정[04]

경제연합

2001

년

2003

년

2005

년

자료: 박 범(2004).

2001년 2003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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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큰 성과를 올리게 되면서 2000년 6월에는 관내 13개 지역농협 전

체로 확대하고, 사업도 유류판매, 소형농기계 공동구매, 소금․보리

쌀 공동구매, 평창축협과 연계한 송아지 입식사업 등을 추가하 다. 

이렇게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001년 3월에는 안성농협 석정지점에 

있던 사업연합 사무실을 안성시지부로 이전하 고, 5월에는 각 조합

의 운송사업을 아웃소싱에 의한 공동배송단으로 개편하 다.  

  2001년부터는 판매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2월에 ｢안성맞춤 상

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하 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포도와 배의 연합판매를 시

작하 으며, 농림부의 산지유통 전문조직으로 지정되어 유통활성화

자금을 수혜하기도 하 다. 그 후 2003년 1월에는 한우․인삼연합판

매, 2004년 3월에는 양곡 연합판매, 7월에는 대파 연합판매, 8월에는 

복숭아 연합판매 등을 계속하여 출범시켰다.

  한편, 안성 사업연합은 사업이 활성화된 2002년부터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의 건립을 구상하여 추진해 왔으며,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장차 종합사업체인 ｢경제연합｣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사업연합은 

안성시청과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농업인의 요구를 농정에 반 하고 

생산자단체의 위상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3.2. 클러스터 구성 요소와 기능

  안성 사업연합은 안성시 지역 농협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독립적

인 사업연합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기존에 각각의 지역농업에서 담

당하고 있던 경제사업의 대부분을 사업연합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업연합의 조직은 농협법 상의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이며, 주관조합은 안성농협이다. 사업의 운 은 참여조합

인 13개 지역 농협 조합장이 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사

업연합단과 사업팀을 운 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사업연합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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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위원회(조합장13명), 상임위원회(6명: 위원장1명, 상임위원4명, 

간사1명), 감사 2명, 집행위원회(전무 13명) 등을 두고 있다. 사업단

의 종사인원은 상근인 농협직원과  비상근인 컨설팅팀(지역농업 네

트워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성 사업연합은 지역 농협의 장점을 살리면서 규모화․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및 조직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지역 단위 사업조직이기 때문 지역농업개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광역(군) 단위의 합병 추진이 어려울 때 사업별로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고, 농업 및 조합경  여건상 자립이 어려운 

소규모 품목조합을 대신하여 품목별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안성의 경우에 사업연합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 첫째, 사업연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다. 비교적 투자비용이 적고 조합원의 참여가 용이한 구매사업을 조

그림 5-5. 안성 사업연합 체계도

지역농업발전계획

품질관리위원회

지역농업기본조례

안성농업발전기금

이차보전제

지역농업활성화

시장 공동대응

경제사업종합센터

지역농업정보센터

RPC공동운

지역농업조직화

안성맞춤 CI/BI

공동기획 공동실행

안성시

시의회

기술센터

면사무소

시지부

사업연합

지역농협

생산조직

조합경 안정

경제사업체계

농가실익증대

생산조직강화

자료: 박 범(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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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여 경험을 습득한 후 판매사업연합으로 확대하 다. 둘째, 명확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합장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에만 관여하고 

사업단장에게 경 을 맡겼다. 셋째, 사업연합 참여조합간의 성과 배

분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이다. 공동사업장을 독립회계 단위로 

운 하고 주관조합의 사업과 경 에서 분리하도록 하 다.

  현재 안성 사업연합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방농정

의 동반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연합을 통한 거래교

섭력 증대로 농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효

과를 가져오고, 지역 특산물인 쌀, 한우, 배, 포도, 인삼 등 5대 농산

물에 대한 ‘안성맞춤’ 브랜드로 공동마케팅을 통하여 수취가격을 높

이고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경  안정과 경제사업 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며,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소득증대는 물론 생산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4. 사례 분석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산업 클러스터는 아직 구상단계이거나 또는 태동하기 

시작한 단계로서, 비전 제시자(VP)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네트워

크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BUD-Net Cluster’ 수준이라고 일컬

어진다. 여기서 BUD-Net Cluster는 Beginning Unbalanced Domestic 

Cluster의 약자로 BUD는 싹, 봉우리, 미숙한, 미완성의 의미이며, 

Beginning은 국내 클러스터의 진화단계가 초기 단계라는 의미이고, 

Unbalanced는 구성 주체 간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구성 주체 간 

규모와 협상력의 차이가 커서 공생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

음을 의미하며, Domestic은 해외 성공 클러스터와 달리 국내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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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는 해외 유명 기업이나 연구소가 진입해있지 않고 국내업체와 

기관들만 모여 있음을 의미한다(복득규 등 2002).

  이러한 문제점은 농산업 클러스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된다. 다

시 말해서 클러스터로서 구성 주체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

로 네트워킹의 내용도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5-4>는 

농산업 클러스터의 문제점에 대하여 역할 구분, 조직 형태, 정보지

식 교류, 산업 특성, 조직 문화 등으로 정리한 것이다.

  농산업 클러스터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비전 제시자(VP)의 역할

을 수행하는 구성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대학이나 연구소의 역할이 

미미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둘째, 시스템 통합자(SO)로서 연구개발과 생산의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으나 구성 주체 간 규모와 기술력의 차이로 일방적이거나 종

속적인 관계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방에 소재하는 특성상 연구개발

과 판매에서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표 5-4. 농산업 클러스터의 현황과 문제점

현  황 문제점

역할

구분

VP 지자체 또는 농산업체 연구개발 기능 취약

SO 선도벤처 규모가 작고, 적극적 SO부족

SS 공공혁신 인프라, 정보매개기관마케팅 서비스 취약

조직형태 네트워크형
생산기능 외부의존, 기존 생산

기반과의 부적합

정보지식

교    류
공식․비공식 교류망 발달

동종주체 내에서 양호,

구성주체 간은 취약

적

합

성

산업

특성

․전통산업 중심

․신기술, 신상품, 마케팅 혁신

을 추구하기 시작

․혁신 지원기관이 취약

․클러스터의 고정거점이 없음

조직

문화

․벤처창업자 다수

․대학․연구소의 기술상업화 

  프로그램 확대 추세

․경 능력 취약

․대학․연구소의 클러스터 친

  화적 시스템 정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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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산업지원시스템의 중심인 R&D 체계에서 학습과 혁신을 통

한 기술과 제품개발보다 생산과 제조의 거래관계가 대부분이다. 정

보교류의 경우 형식지의 일방적인 전달이 많아 학습과 혁신 클러스

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클러스터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부

족하여 산업 클러스터로서 상승(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이다. 특히 농산업체는 규모와 조직 및 작업방식의 차이로 

구성 주체 간 인력교류가 거의 없으며, 가공업체와 농업인들의 사이

에도 농산업체가 요구하는 원료 농산물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형

태로서 재배협약이나 기술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조직문화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구성 주체 간의 협력보다

는 특정 구성주체를 중심으로 폐쇄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우

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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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방향

1.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의의

  농업 분야에서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지역농업을 구성

하고 있는 산․학․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혁신 주체로 재편성한

다는 기본 골격은 그간의 농정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새로운 것은 아

니다. 현 시점에서 클러스터 정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기존의 세

농 구조를 전제로 농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개념하에 농업 관련주체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

과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자는데 의미가 크다.

1.1. 농업경 체의 조직화와 지역 네트워크

  농업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는 건실한 농업경  주체의 육성에 있

으며, 그 축의 하나는 개별 경 체 육성이고 다른 한 축은 농업 관

련 조직체의 육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농업경 의 조직화는 개별 

농가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규모경제(scale economy)를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농기업(farm firm)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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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농업의 만성적인 세소농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오늘날 개별 농가의 경  형태는 전문화 또는 단일화의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발전의 제약을 극복하

기 위하여 지역농업 단위로 다수의 경 군을 조직화하는 방안이 모

색되고 있다. 특히 주산지 형성을 통하여 공동생산, 공동 선별, 공동

출하 등으로 생산 및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산지의 조

직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서 지역농업의 조직화에 대한 요구

가 강하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들 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통합을 통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견되며, 거시적 차원에서는 지방농정 기구들이 

지역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생산․기술․토지 등 자원 이용, 재정금

융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연구 및 기술경 지도, 가공․저장․운

송 등 수확 후처리, 유통․시장판매 등의 업무를 통합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농산물의 생산만으로는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저장․가공․유통을 연계한 농업의 1.5차 

산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농업 생산 조직과 전후방 산업이 연계하여 집적 효

과와 범위경제(scope economy)를 추구하면서 나아가 행정과 연구개

발 기능 등이 서로 긴 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농산업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추진체를 형성하는 것은 농업 발전의 청신호로 보기에 충분

할 것이다.

1.2. 지방농정과 지역혁신체계

  최근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에서 채용된 지역개발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한 일정한 계획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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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을 근거로 삼아 각 지역의 주요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식이었

다. 이와 같이 국가 및 지역경제의 근대화라는 명목하에 실시된 중

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방식은 산업의 전문화․규모화․근대화를 

통한 성장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파급된다는 가정에 근거

한 것으로 산업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동일시하는 시각이다. 이러

한 정책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은 도외시

한 채 산업의 근대화와 생산의 효율성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따라서 전형적인 하향식 지역개발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많은 나라들이 농촌 개발을 위하여 산업기반 조성

이나 농외소득원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 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농공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관광농원 지원 등의 시책을 전

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

아왔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단위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서 그 반성으로 대두한 것이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혁신에 중요한 것은 

산업기반 조성과 같은 하부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혁

신 역량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1

  지역혁신체계란 지역 내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생산 과

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도입․활용․교류․수정․확산 

과정에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일정 지역 

내의 연결망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혁신 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갖춘 산업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역산업의 혁신 주체와 혁신 주체 간의 

 
1 
지역혁신 체계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선배 등(2003), 송위진

(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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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그리고 혁신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문화가 성공

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진전도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는 반면 지역이 가진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됨과 동시

에 경제활동의 주요 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이 그

간의 성장 중심에서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기

술 등을 접목시켜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

하며, 특히 지방 특유의 문화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육성

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2.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방향과 과제

2.1. 기본 방향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은 클러스터 구성 요소 간의 네트워킹

을 강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궁극적인 목

적은 지역농업시스템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여 경제주체의 창의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클러스터 구성 요소 간

의 상호작용과 상호 교류의 부족을 보완하고 정보의 불완전성 및 정

보 격차를 해소하며, 클러스터의 산업적 기반이 되는 하부구조와 산

업체 요구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은 기존의 산업 정책과 비

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가진다.

  첫째, 산업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 정책이며, 클러스터가 입지한 

지역의 지방정부나 관련 주체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둘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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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며,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의 협력관계 및 민간업계와 공공기관이 건설적인 접촉

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셋째, 포괄적‧종합적 정책으로서, 기존에 각

각 추진되던 지역개발정책과 과학기술정책 그리고 산업정책․중소

기업 정책들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정책이라는 점이다. 넷째, 특성화 

및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경쟁강화 정책이라는 점이다.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 및 농업이라는 산

업적 특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산업 클러스터와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

성을 반 하여 농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산업 클러스터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 특성을 반 할 수 있도

록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클러스터의 형성이 지역농업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클러

스터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특정 조직이나 기업에 한정되지 않

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들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

다.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업의 주도세력이 확실

하게 포함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넷째, 혁신성에 입각한 클러스터의 육성이다. 농산업 클러스터가 

전통적인 주산지 개념이 아니라 지역농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품목․품목군․농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클러스터의 응집성이다. 따라서 농산업 클러스터의 추진 

주체인 산․학․연․관의 긴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클러스터 중

심으로 협조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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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정책과제

2.2.1. 농산업 클러스터의 발굴

  농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운 산업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특산지를 발전 내지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클러스

터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출발점은 클러스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참

여 주체들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산업 클러스터는 다양성, 자발성, 혁신성, 응집성, 대표성 등의 요

건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농산업 클러스터를 기존에 산업적으

로 성숙된 특산단지 중에서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밖에 기존의 산업 집적지 가운데 혁신 가능성이 있는 클러스터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클러스터의 역량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항목은 클러스터의 

발전 조건과 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산업생산 체계에서는 주로 국지화 및 네트워킹에 관련된 조

건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지역 내의 인력 조달 정도, 생산 체계의 

특화 및 전문화 정도, 전후방 산업 및 서비스 연계의 국지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역 내의 분업구조 형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기업지원 체계에서는 착근성과 제도집약에 관련된 조건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부문(지자체, 산하기관)의 역량, 협회나 

민간 지원서비스의 내용, 비공식적 단체활동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혁신 시너지와 집단학습에 관련된 조

건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창업 자원 및 창업지원기관, 산업체의 혁

신성 및 지역 내 혁신협력, 기술협력의 대상과 입지, 집단학습의 형

태와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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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농산업 클러스터의 단계적 육성

  농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는 단순 집적지에서 산업 클러스터

를 거쳐 혁신 클러스터로 이행하는 단계로 구분되며, 발전 단계별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는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이다.

  먼저,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단계에서는 참여 주체의 자발성에 

입각한 네트워킹의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혁신 주체를 

구성하고 각각의 주체별로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나아가 구성 요소 

간의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역할 분담이

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농가와 농기업은 농업 생산 및 관련 산업 

경제활동에 충실하고, 대학과 연구소는 농업인과 농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며, 정부는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다.

  농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성장 단계와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정착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장 단계는 전략사업 발굴과 투자 확대를 목표

로 설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전략사업 발굴 및 산

업체 유치, 지역 고유 브랜드 개발(연합브랜드), 상품화 기술 개발 

및 마케팅 능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착 단계는 지속적

인 경쟁우위 확보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추진 전략으로는 

학습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네트워킹 강화로 혁신시너지 제고, 벤

처창업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6-1>은 농산업 클러스터가 원시적인 생산조직(단지)의 형태

에서 품목 클러스터를 거쳐 지역 클러스터산업 내지 산업 클러스터

로 확장될 수 있음을 도식화한 것인데, 발전 단계별로 전략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80

  먼저, 생산조직 단계에서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집단적

인 생산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 농업기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생산조직이 품목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생산 기능만이 아닌 유통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품목

조직 단위로 공동판매나 가공사업 등의 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 품목 클러스터가 지역 단위로 묶어진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지역 단위의 물류센터나 정보화센

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산업 클러

스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와 상품 및 지식 정보를 클러스

터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림 6-1. 농산업 클러스터의 발전모형

산업

클러스터

A

지역

클러스터

B C

A

품목

클러스터

B C

A
생산
조직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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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농산업 클러스터의 지원체계

  농산업 클러스터는 지역농업을 바탕으로 한 농산업의 활성화 내

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농정지원시스템

과 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특히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클러스터의 핵심주체로 지자체의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생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농산업 클러스터는 산․학․연․관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거버넌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추진기

구로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역 단위로 농산업 클러스터가 정착될 수 있

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조건을 정

비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유통․마케팅 등의 인프라를 구축

하고, 클러스터의 형성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확립해

야 한다. 투융자 지원으로서 농산업 클러스터의 활동에 포함된 농림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일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농업특화계

정’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역농업의 특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클러스터 전담컨설턴트 양성도 필요하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 시․군 공문원을 대상으로 지역

농업과 클러스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부록 참조), 지방

농정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체가 자율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가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 다. 또

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정착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게 될 주체로서 농협이나 생산자단체(産)의 역할이 가장 크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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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지자체(官), 다음이 기술센터(硏)와 농과대교수(學)라고 응답하

다. 이 조사 결과는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지

방농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지역농업 발전에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농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기능

과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림부는 농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총괄부서로서 클러스터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 및 사업 시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별․품목별로 클러스터 사업을 조정하고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며 

그림 6-2.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프로세스

지역혁신체계(RIS) 구성

․클러스터

․네트워크

․거버넌스

지역여건 및 혁신조건

․지역농업구조와 조직화 수준

․지역혁신 역량

․혁신환경 및 정책수요

전략품목 선정 및 유형화

주력 품목 선정 및

혁신인자 분석

․생산기술, 농산업 지원체계

․지역혁신 인프라

․지방농정 추진체계

․신규사업 혹은 기존 사업개선 

․농산업 클러스터 협력 사업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농업구조

농조직 현황

전․후방 연관산업

부가가치사슬 

지역혁신자원

경 혁신환경

지역농업 및 지방

농정 활성화 시책

지역농업 발전 전략 수립

사업계획 및 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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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으로 연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농산업혁신 중앙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 분야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특화사업 겸임연구

관 및 특성화 대학을 활성화하면서 기존의 연구와 클러스터 연구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지자체는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및 육성을 총괄한다. 지역 특성

을 반 한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성주체를 지원해야 하

며, 광역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도 마련해

야 한다.

  끝으로, 농산업 클러스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따라

서 혁신위원회별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심의회는 

클러스터 정책 수립과 사업평가 등을 담당하며, 시․도(시․군)심의

회는 관내 클러스터별 사업계획 심의와 지원 우선순위 조정 등의 기

능을 수행하고, 사업 주체인 농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은 사업계획 수

립 및 운 을 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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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지역농정 및 클러스터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지방농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모색

◦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모색

 □ 조사 대상

◦ 9개도 소속 시․군 농업 관련 공무원

 □ 조사 방법

◦ 설문지

◦ 행정기관 계통을 통한 조사

 □ 조사 기간 : 2004. 7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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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자(분석 대상) : 총 397명

◦ 도지사 : 6명

◦ 기초자치단체장 : 115명

◦ 농정과장 : 137명 (도 농정과장 6명 포함)

◦ 농업기술센터소장 : 139명(도 농업기술원장 3명 포함)

2. 조사 결과

 □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

◦ 전체 응답자의 78%는 농업을 해당 지역의 중심적인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 유형별로도 76%∼79% 정도의 비슷

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중 심 적 인
산 업 이 다
7 8 %

아 니 다
2 2 %

◦ 도별로 보면 전북 지역이 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경기 지역이 4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86

44

87
82 80

88
84 84

69

56

31

1616
12

2018
13

0

20

40

60

80

10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중심적인 산업이다 아니다

 □ 농업발전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 가능성

◦ 전체 응답자의 81%는 농업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응답하 으며,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장이 

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센터 소장 83%, 농정과장 73%의 

순으로 나타남.

농 업 을  통 한
지 역 활 성 화

가 능
81%

불 가 능
19%

◦ 도별로 보면 전북과 경남 지역이 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여 주고 있으며, 경기 지역은 47%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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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농업 활성화 요인(1순위 기준)

◦ 전체 응답자의 24%는 지역농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방재정이 어렵고 중앙의 예산지원 또한 부족

하다”를 지적하고 있음.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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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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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3

17

23

기타

기관장, 의원들의 인식저하

고령화 등 신규사업 추진 곤란

행정조직 축소에 따른 어려움

지방재정 부족 및 지원예산부족

농림사업에 대한 불신 증대

지역특유의 농산물, 자원 부재

지역주체간 합의 형성 곤란

지원사업이 지역실정에 부적합

지역주체 혁신역량 부족 %

 □ 지역주체의 역량

◦ 전체 응답자의 20%는 지역주체가 자율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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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혁신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는 69% 정도로 나타남.

전 혀 없 음
1 %

어 느 정 도
지 니 고  있 음

6 9 %

지 니 고
있 지  않 음

1 0 %

충 분 히
지 니 고  있 음

2 0 %

 □ 지방의 농정 추진 역량 강화 수단

◦ 농정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43%는 농

림사업의 지방 자율성 강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정

조직의 확대 32%, 지자체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 21%의 순으

로 나타남.

기 타
2 %

농 림 사 업
지 방 자 율 성

강 화
4 3 %

농 정 조 직 의
확 대
3 2 %공 무 원 교 육

2 %

스 스 로 의
관 심 과  노 력

2 1 %

 □ 자주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형태

◦ 자주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형태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1%는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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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

기 타
1 %

자 체  전 문 가
활 용
4 %

외 부  전 문 가
활 용 하 여

지 역 내  실 시
4 1 %

농 림 부 에 서
실 시
1 8 %

외 부 전 문 기 관
위 탁 교 육

3 6 %

 □ 농림사업 시행상의 자율성 정도

◦ 현재 농림사업 시행상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는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47%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52% 정도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 혀
보 장 되 지

못 하 고 있 음
5 %

충 분 히
보 장 되 고 있 음

1 %

어 느 정 도
보 장 되 고 있 음

4 7 %

보 장 되 지
못 하 고 있 음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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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 농림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29%는 “중

앙정부 농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생산자의 

사업수요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가 22%를 차지하고 있음.

시 행 절 차 가
너 무  복 잡 함

1 4 %

사 업 수 요 를
반 영 못 함

2 2 %
선 정 과 정 이

부 적 절
2 %

중 앙 정 부
농 업 예 산 이

부 족
2 9 %

지 방 정 부
농 업 예 산 이

부 족
1 8 %

사 업 자 의
시 행 능 력

부 족
1 5 %

 □ 균특회계에 대한 인식

◦ 전체 응답자의 41%는 “타 산업과 복합되어 농림사업예산의 확

보가 어려워지는 점이 있다” 는 점을 들어 균특회계의 시행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21%의 응답자는 “지역특성을 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타  사 업 과
복 합 되 어

농 업 예 산 확 보
어 려 움

4 1 %

계 획 수 립  및
추 진 여 력 부 족

8 %

기 존 규 모 로
배 정 되 어

불 균 형  심 화
1 0 %

지 역 특 성
반 영 가 능 한
획 기 적  제 도

2 1 %

종 래  농 림 부
심 의 방 식 과
다 를 바  없 다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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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정심의회에 대한 평가

◦ 전체 응답자의 47%는 농정심의회가 역할을 “대체로 잘 수행하

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는 9%로 약 

56%의 응답자는 농정심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

식함.

대 체 로  잘
수 행 하 고 있 다

4 7 %

아 주  잘
수 행 하 고 있 다

9 %

잘  수 행 하 지
못 하 고 있 다

1 0 %

보 통 이 다
3 4 %

 □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핵심주체

◦ 지방농정 활성화의 역할을 담당할 핵심주체에 대하여 38%는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응답하 으며, “농업기술센터” 25%, 

“농민단체” 21%, “농협” 21%, “지역소재 농과대학 교수” 1%

의 순으로 나타남.

지 자 체
공 무 원

3 8 %

지 역 소 재
농 과 대  교 수

1 %

농 업
기 술 센 터

2 5 %

농 민 단 체
2 1 %

농 협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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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주민이 느끼는 농정의 신뢰도

◦ 전체 응답자의 3%는 지역 주민이 농정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

다”고 응답하 으며,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52%로 나

타나 약 55%의 응답자는 지역 주민이 농정을 신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대 단 히
신 뢰 하 지

못 함
4 %

신 뢰 하 지
못 함
4 1 %

대 단 히
신 뢰 함

3 %

어 느 정 도
신 뢰 함

5 2 %

 □ 농정기능과 연구․지도기능의 통합에 대한 인식

◦ 농정기능과 연구․지도 기능이 혼합된 현재의 지방농정 조직

체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8%는 “비효율적이다”고 응답

하 으며,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효율적이다” 5%

와 “비교적 효율적이다” 27%를 합한 32% 정도로 나타남. 

보 통 임
2 0 %

비 교 적
효 율 적 임

2 7 %

매 우
효 율 적 임

5 %

비 효 율 적 임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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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종합대책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둘 분야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8%는 “경쟁력 강화(규모화, 전문화)”를 들고 있으

며, 다음으로 “농촌복지” 분야가 17%, “직접지불제”가 16%, 

“고령․ 세농대책”이 14%, “품질․안전성대책”이 6%의 순임.

농촌복지
17%

직접지불제
16%

고령 및
영세농대책

14%

품질 및
안전성대책

6%

경쟁력강화
(규모화,전문화)

48%

 □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대한 인지 정도

◦ 전체 응답자의 58%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에 대하여 “대체

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18%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약 76%의 응답자가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에 대하

여 알고 있다고 응답함. 

전 혀  모 른 다
2 %

아 주
잘  알 고 있 다

1 8 %

대 체 로
알 고 있 다

5 8 %

보 통 이 다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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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사업범위

◦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사업범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9%는 “시․군 단위”가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 으며, “도 단

위”는 22%, “면 단위” 7%, “전국 단위” 2%의 순으로 나타남. 

전 국  단 위
2 %

면  단 위
7 %

시 ,군  단 위
6 9 %

도  단 위
2 2 %

 □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정착을 위한 핵심주체

◦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게 될 주체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2%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産)라고 응답하 으며, 38%는 지자체(官)라고 응

답함. 다음으로 기술센터(硏)는 14%, 농과대교수(學)는 6%가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함.

연
( 기 술 센 터 )

1 4 %

학
( 농 과 대 교 수 )

6 %

관
( 지 자 체 )

3 8 %

산 ( 농 협 ,
농 업 인 단 체 )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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