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2018 가을): 461-480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2 No.3 (2018 Autumn)
http://dx.doi.org/10.20484/klog.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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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내 일자리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차원의 활력 제고 방안으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지역산업특성의 분석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결성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포항지역의 경우 철강산업단지 및 제조업 공단내 신산업 추진 창업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어

려운 상황에서 융합지구로서의 경제 자유구역내 인프라의 입지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에 있다.

포항지역의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역내 창업혁신 문화의 전파와 역량있는 젊은층의 지속적 유입을 

통한 미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준비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신성장동력으로서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바이오･의료, 그린에너지 등 전문 업종에 특화한 지식산업센터 추진을 통해 최상의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성격이 비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신산업육성의 

연결성 및 양질의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건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차원

의 첫 지식산업센터의 추진을 위한 건립방안에 관한 내용을 통해 향후 타 지자체들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준비를 위

한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4차산업혁명, 지식산업센터, 산업클러스터, 개방형혁신, 산업특성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 급격한 산업적 차원의 기술변화와 제품의 융복합화로의 이행은 기업들의 혁

신활동에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성공적인 혁신활동을 위해 기업 자체적 연구

개발 노력과 더불어 외부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개방형 혁신체제를 통한 산업고도화로의 발전방향 모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 본 연구는 포항시 지원을 받아 수행한 ｢2017년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보고 자료를 기초로 발전

시킨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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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Industry 4.0'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제46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

총회(’16.1)의 핵심의제로 다뤄지면서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전

략산업과의 연결성 강화와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한 지역 산업 시스템 구축과 창의적

이고 역동적인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4차 산업육성정책 추진 기조에 맞춰 포항의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생태계의 구축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포항지역은 철강 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성에 의

해 지리적 이점과 지원제도 등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내 첫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준비중에 있다.

지역차원에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필요성으로 첫 번째 산업단지들이 주로 철강 및 대형 기

간산업형 그리고 단순제조업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

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산업구조의 경직성과 지역의 신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요구되며, 공간적 차원의 새로운 인큐베이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총 17개 R&BD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신규 R&D중심 창업지원 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존 중소기업 지원 및 신규사업 지원을 위한 테크노파크에서 놓치고 있는 특화형 창업기업의 육

성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요구가 있다. 세 번째로 기초 지자체 차원의 첫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

센터로서의 의미와 기존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도심내 또는 지역 산단내 건립과 달리 포항은 지

역내외 연결성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추진되는 특수한 모델로서 본 연구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현재 포항의 경제자유구역을 중심1)으로 추진중인 복합 산업입지는 첨단산업, 지식산업을 중심

으로 정보교류, 인적교류에 의존도가 높은 미래지향적 성장산업과 지원기능과 쾌적한 주거 생산

기능의 조성으로 경제활동과 도시활동이 결합될 수 있는 입지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4차 산

업혁명에 대비한 경제자유구역의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연계는 신규 벤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포항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체계화된 물리적･생물학적 기반 기술은 뛰어나지만 디지털기반 기

술이 미흡한 상황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3D 프린팅의 활용 및 연결을 통

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도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

업혁명에 대비한 지역내 일자리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차원에서 공공 임대

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지역내 산업특성의 분석과 산업

적 연결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타지자체들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발전방안 준비에 정책적 시사

점을 담고자 한다.

1) 사업대상지는 포항시 흡해읍 이인리 포항융합기술지구로 대지면적: 10,000㎡, 건축연면적 15,000㎡ (지

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융합기술산업지구는 메카트로닉스, 그린 에너지, 바이오･의료 등의 업종이 중점 

유치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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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기반산업

첨단제조업의 공간적 기능에 대한 논의 및 관심은 지역산업구조 및 발전방안과 맞물려 실제 그 

의미의 중요성이 높아져 있으며, 현재 사회는 인공지능(AI)와 같이 기계의 정보 자동처리를 통해 

유연적 생산체계, 다품종 소량생산의 체제를 실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다가가면서 지식기반경제

력이 생산력에 직결되는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긴밀한 상호

관계의 증대가 강조되고 있다(김예지 2010, 전은경 2017).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신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과정

에서의 지식기반산업은 그 중요성이 더해지게 된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특화형 신산업 

생태계의 조성 및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은 연결성과 그 영향력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기반 산업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경제발전논의는 기존 국가혁신체제에서 지역단위로 혁신을 위한 거버

넌스 공간으로서 가치를 더하고 있다. 특히 암묵적 지식의 특성에 의해 특정 지리적 범위 내 혁신

주체들의 집적이 더 중요해졌다. 혁신주체들이 서로 지리적인 접근성을 가질 때 혁신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혁신주체는 산업체와 연구기관 및 정부이며, 특히 경제적 성

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의 집적은 중요한 성장원천이 된다. 또한 지식기반경제에서 

강조되는 무형자본의 축적을 위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는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연구개발의 역량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 섹터들 간의 연계와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Etzkowitz & Klofsten, 2005, 김현민&박윤경).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의 연계성 강화는 지식기반산업의 특수성 및 지역내 공간적 중

요성이 더해지며, 기존 산업클러스터에서 특화형 산업 육성을 위한 전진기지화로서의 기능에 무

게를 더하게 된다.

산업공간은 매우 복잡한 활동들과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기업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

동들 간의 연계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Williamson, 1986). 이

런 점에서 산업클러스터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산업공간으로 산업적 전문화와 공간적 집적, 기능

적 복합성, 그리고 고도로 긴밀화된 네트워크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산업공간적 차원에서 지식

산업센터는 1989년 도시형 중소 제조기업의 입지 확보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천 

주안에 최초 설립한 이래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대도시 산업용지난 해소와 도시환경 정비, 영세 제조기업의 입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간 

협력 및 정보교류 촉진 등의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화

의 진전과 지가 상승에 따른 입지공급 부족의 문제와 4차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산

업의 비중 증대,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으로 각 지자체들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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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지식산업센터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우스트찌디크(Oostzeedijk) 지구와 굿스싱겔

(Goudsesingel) 지구에 각각 1942년과 1947년에 등장했으며, 이후 영국이 1956년 버킹검시 도심부 

재개발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게 된다. 그 외 유럽 도시들이 대도시 내부의 쇠퇴를 방지하

고 입지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기 시작한다(산업연구원, 2011). 대도시와 수

도권의 공업 용지는 입지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지가 상승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사업 부지 확보

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밀도로 지어진 고층건물에 영세 중소기업자들이 입주하여 

공업 용지 부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영세중소 기업체는 부대 시설을 별도로 계획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대시설은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지식산업센터는 부대시설을 공동시설로 이용하고, 일괄처리로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이점을 가진

다(이상균, 2015).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물 내에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연계하여 배치하고, 공동 활용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 집약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자체는 지

역 내 지역산업센터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 내 주택지 인근에 공장이 입지함으로써 고용창

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종･이업종 간의 기업간 기술교류, 정보교류 활성화, 각종 지원시

설･부대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대도시 영세 제조업체들의 비용절감

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입주업체간 상호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시설의 공동이용, 공동구매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와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지역

기반 벤처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적 이점을 가지게 된다.

2. 지식산업센터의 연구동향 

1) 선행연구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차원에서 육성이 어려운 첨단산업과 연관된 도심지향형 아파트형 공

장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서비스 중심의 다양한 지원 기업들의 육성 및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지식산업센터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간적 차원에서의 지역내 산업거점 역할

의 수행과 노후산단의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역할 및 기존 지식산업센터 초기 단계에서 놓쳤던 입

주기업간 그리고 인근 지역내외의 네트워크적 연결성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의 모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군수 외(2014)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의 발전방안으로 기존 생산기능 중심

에서 상가 및 기숙사로 구성된 복합지식산업센터의 건립 검토와 공공주도형 지식산업센터는 민간

개발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확산시키는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박현준･하정석(2017)은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혜택이 기업의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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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부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정책안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지식산업센터가 기업

의 장기적 규모 확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진작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형태 외(2013)는 지식산업센터의 연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내 지식산

업센터 입주기업들은 입주공간 내에서의 업체간 연계가 활발하지 못했고, 이에 반해 광역시 내 타 

업체들과의 연계가 활발하였고,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집적 효과의 환경적 성공요인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화(2051)는 연구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효과적 활용방안으로서 온라인상 맵을 통한 지역

별 지식산업센터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의 발전이 가능하다 보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전문산업단지 형

태로의 발전과 신규창업기업의 기술인큐베이터 인프라로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은경(2017)은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토지의 효

율적 활용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지 생산적 측면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여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 외 공간적 계획과의 연계로 

지원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네트워크적 측면의 중요성과 제조업 서비스화의 연계를 통한 다

층적 접근방안의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2) 지식산업센터의 추진현황

국내외적으로 산업입지 패턴 변화에 적합한 입지공간으로서의 지식산업센터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구조가 중후장대형에서 경박단소형으로의 변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간 융합화가 진전되고, 분업화와 아웃소싱도 확대되는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

과 관련된다. 이에 대응하여 산업단지도 과거 대규모 산업단지에서의 대량생산이나 장치산업보다

는 중소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생산기능만을 갖춘 산업단지에서 지원시설이나 어메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입지패턴과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지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나 주공혼재형 입지 제공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은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 858개 중 서울이 304개로 전체의 

35.4%, 경기 321개로 37.4% 인천 53개(6.2%)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지식산업센터의 79%를 차지해 

주로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부산이 43개(5.0%), 

경남이 31개(3.6%), 대구 25개(2.9%) 등 주로 동남권에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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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 
(단위: 개,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7년 7월 기준 자료)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과반수가 ‘제조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 5월(기준)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에 200개가 승인되었으며, 입주 업체는 총 8,406개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서울과 경기에 각각 

80개(40.0%), 62개(31.0%)가 승인되어, 전체 센터수의 약 71.0%를 차지하며, 입주업체는 서울과 경

기에 각각 3,879개(46.1%), 2,143개(25.5%)로 전체 입주 업체의 71.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수

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8,645개 중 4,754개로 5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과학･기술업

(18.5%)과 출판･영상･정보업(18.1%) 순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출판･영상･정보업이며, 부동산임대업도 8.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서울･경

기･인천)과 비수도권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보면, 수도권에 입주한 업체의 업종비중이 제조업의 

77.1%,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의 81.2%로 비수도권에 비하여 월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업에 이어 전문･과학･기술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과

학･기술업의 경우 수도권이 53.5%, 비수도권이 46.5%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대등한 것으

로 확인된다. 수도권 내 입주업체의 업종 비중은 제조업 57.9%, 출판･영상･정보 20.0%, 전문･과

학･기술 13.5% 순이며, 비수도권은 제조업 47.1% 전문･과학･기술 32.3%, 출판･영상･정보 12.7% 

순으로 수도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식산업센터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여 온 수도권의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

에서 민간으로 옮겨가며 서울디지털 단지 등의 동종산업 혹은 유관산업을 집합하는 대규모 지식

산업센터 단지의 설립으로 집적이익을 누리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단지의 조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경우 개발이

익 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김형태 외, 2013).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과정으로 유치업종 선정을 위해 지역산업특성을 반

영한 분석을 진행한다. 첫 번째로 입지계수가 높은 산업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 지역 전략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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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확인한다.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을 분류하고 네 번째로 지역의 저소득층 고용

창출업종을 확인하여 최종 유치업종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증분편익 분석과 비용편익을 통한 지역내 지식

산업센터 건립 추진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지역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유치업종선정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추진 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

<그림 2> 연구모형

Ⅲ. 지식산업센터 건립 방향 및 추진

1. 포항지역의 현황 

1) 지역현황 및 R&D역량

포항지역의 R&D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포항지역에서 출원된 특허건수는 총 20,987건이

며, 연평균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2015).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포스코, RIST, 포스텍이 특허 출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포스코 계열사를 제외한 기관과 지역내 중소기업이 출원한 특허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지역 중소

기업의 연구 역량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포항지역에서 출원된 특허의 산업

별 비중을 살펴보면 금속부문의 특허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노, 바이오, 로봇등 지역

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우 아직은 연구개발 성과가 높지 않으며, 관련 연구들이 진행중인 상황이

다. 이외 기타 부분의 특허는 주로 기계, 전자, 화학, IT 분야의 특허로 지역의 기초연구 산출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단일화되어 있는 산업 구조에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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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시점이다.

포항 지역의 특성을 SWOT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환동해 협력과 관련해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

획과 맞물려 높은 발전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포항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학생

창업과 더불어 동해안권의 가치재조명과 관련해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더불어 산업 및 인구 유입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신규 산업

군 발굴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물류 및 신산업 지역간 산업

간 연계의 중심에 서있으며, 대도시 배후도시로서의 장점 및 산업적 역할분담이 가능한 시너지 효

과를 유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포항지역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기반 
지역내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인력 보유
울산간 고속도로 개통, KTX 연결망 강화 등 지역 간 연계 

협력 강화 (해오름 동맹)
영일만항 건설로 환동해 물류거점으로 4차 산업 의 플랫

폼 역할 증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보유를 통한 4차 산업 혁명 대비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적 조건에 의한 각종 정보력 
부족

철강산업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로 인한 수출 중심의 지
역 산업구조의 취약성

창업문화부재로 인한 우수 인력 역외유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가 존재하나 비즈 니스 모델

로의 연결 고리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집중 투자 및 4차 산업 플랫폼
으로서의 역할 증대

첨단소재, 로봇 등 4차산업의 물리적 기반 기술 보유 및 
국가전략 산업 추진

환동해 경제권의 형성과 교류 증대로 네트워크 도시로의 
기능 강화

블루밸리국가산단, 영일만항배후단지 등 신산업 클러스
터 기반 보유

선진국 주도의 4차 산업혁명 기조 형성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산업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인도 등 신흥국 부상에 따른 지

역경제 동반 침체
세계적 경제위기로 민간분야 투자 기피
환동해 경제권 형성 부족 및 환황해권 부상

2. 지역의 산업적 특성

1) 입지계수가 높은 산업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보기 위해 먼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포항지역의 입지계수를 

확인하여 주요 산업현황과 향후 보완되어야할 산업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입지계수분석

(Location Quotient Analysis, LQ)은 특정 산업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계수가 1.00보다 높으면 해당 산업이 지역 내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2016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산업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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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지역 j산업의 종사자 수 : i지역의 전체 종사자 수

: j산업의 전국 종사자 수 : 전국의 종사자 수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 포항지역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18), 1차 금속 제조업(12.19),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1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1.03), 사업지

원 서비스업(1.51) 등 총 5개 업종이 입지계수가 높은 것으로 지역내 특화된 산업군으로 확인된다.

<표 2> 지역 산업별 입지계수

산업분류별
2016년 종사자 수(명)

포항 LQ지수
전국 포항

제조업 3,861,943 35,123 1.02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12,503 3,197 3.18

- 1차금속제조업 161,570 17,605 12.19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1,083,834 9,953 1.0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55,437 15,776 1.13

사업지원서비스업 691,012 9,353 1.51

자료: 통계청(20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자료 

2) 지역전략산업

입지계수상의 지역우위산업과 별도로 포항시가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전략산업

도 역시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현재 추진중인 포항시

의 ‘미래전략 5대 핵심산업’은 바이오산업, 첨단 신소재산업, 로봇융합산업, 해양에너지산업, ICT

융복합산업 다섯 가지로 지역내 포항 17개 R&BD 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화된 과제들이 추

진중에 있다.

<표 3>포항시 미래전략 5대 핵심산업

항목 내용

바이오산업
∙ NBA 프로젝트
∙ 가속기 기반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 기능성 점토광물 산업육성사업

첨단 신소재산업

∙ 티타늄 생태계 조성
∙ 첨단산업 전략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 수출 주력형 에너지 강관산업 기반 구축
∙ 첨단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유치
∙ 고갈자원 대체 신물질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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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중인 포항의 5대 핵심산업을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변환하여,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

스업의 9개 업종을 포항지역의 전략산업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산업

최근의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해 산업 트렌드를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은 촉진자(enabler)에 해당하는 ‘기반 산업’과 수용자(adopter)에 

해당하는 ‘응용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은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6, 2017)의 논의와 클

라우스 슈밥의 저서 ｢4차 산업혁명｣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센서, 자동화 

기술, 신소재, 바이오 신기술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핵심 요소기술들과 직접적으로 연

관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산업을 ‘기반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의 응용분야는 공작기계, 자동차, 유통 및 물류, 금융, 교육, 의료 서비스, 농

업 등 거의 전 산업분야로 기반산업을 통해 확장성은 무한대로 볼 수 있으므로 기반산업을 통한 

산업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로봇융합산업

∙ 수중건설로봇 개발
∙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 수중 글라이더 운영
∙ 수중 정밀 탐사로봇 자율유영 원천기술 개발

해양에너지산업

∙ 환동해 해양탐사 전진기지 구축
∙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
∙ 지역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 해양자원 클러스터 조성

ICT 융복합산업

∙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 SW 융합 비즈니스센터 조성
∙ K-ICT 스마트 미디어센터 구축･운영사업
∙ K-ICT 3D 프린팅 경북센터 육성지원
∙ 다중소재 융복합 적층 3D 프린팅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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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차 산업의 핵심요소기술과 기반기술

       자료: 2017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4차 산업혁명 기반사업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기

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통신업, (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 정보서비스

업 등 7개 산업으로 선정한다.

<표 4> 포항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분류

구분 특성

제조 기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지역전략산업 해당 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서비스 기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동종･이종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산업화･사용화 할 
수 있는 분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지역전략산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포항의 지역내 산업적 특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구조적 특성 및 관련 내용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포항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기반사업은 표준산업분류 중분

류 기준으로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 (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통신업, (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 정보서비스업 등 7개 산업으로 확인된다. 

4) 저소득층 고용창출 업종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목적 및 지자체 계속 사업으로 정책적 고용창출효과를 고

려 저소득층 고용창출 업종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종사자 당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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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하여, 1인당 연간 인건비가 2,000만원 이하인 산업을 저소득층 고용창출 업종으로 추정하

였고, 산업별 인건비는 매 5년마다 수행하는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 사용, 가장 최근 2015년 자

료를 활용한다. 

저소득층 고용창출 업종으로 (1) 식료품 제조업,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 기타 제품 제조업, (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사업시

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고려할 수 있다.

<표 5> 저소득층 고용창출 업종

저소득층 고용창출 업종 종사자 수(명) 인건비(억원)

식료품 제조업 313,422 77,50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5,468 32,09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8,227 8,917

기타 제품 제조업 72,259 15,91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6,374 40,01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52,927 65,989

사업지원 서비스업 816,328 230,576

주: 인건비는 1년간 유급임원, 상용, 임시 및 일일 종사자에게 지급한 임금, 급료,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전
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계한 세액 공제 전 총액을 말하며, 현물로 지급한 경우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 통계청
(2015), ｢경제총조사｣ 재구성

<표 6> 4차 산업혁명 기반 포항 성장 산업 종합

업종
입지계수 높은 

산업
지역전략 

산업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저소득층 

고용창출 업종

식료품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기타 제품 제조업 ○

통신업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정보서비스업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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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업종 종합

이상의 과정을 모두 종합하여 (1) 식료품 제조업, (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기

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7개 업

종과 벤처기업+사회적 기업을 포항지식산업센터 유치업종으로 최종 확인된다. 

<그림 4> 포항지식산업센터 유치업종 도출과정 종합

3.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1) 지식산업센터 경제성 분석

지식산업센터 건립 유치업종별 입주면적 및 증분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확인을 위해 

포항지역의 업종별 전체 건물연면적에 비례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 수요가 있다는 가정 하에 면

적을 배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경북지역의 사업체당 건물연면적과 포항지역의 업종별 사업

체 수를 곱하여 업종별 포항시 전체 건물연면적을 추정하고, 포항지식산업센터의 전체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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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지하 1층, 지상 7층)의 75%에 해당하는 11,250㎡를 유치업종별 포항시 전체 건물연면적

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하여 유지업종별 입주면적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건물연면적의 75%

를 산업시설, 25%를 지원시설로 가정하고 있다.

<표 7> 유치업종별 증분연면적

포항지식산업센터 유치업종 배분된 입주면적(㎡) 증분연면적 비율(%) 증분연면적(㎡)

식료품 제조업 3,705

58.85

2,18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77 45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191 2,46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5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190 70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82 107

사업지원 서비스업 1,106 651

합계 11,250 6,621

주: 증분연면적=(배분된 입주면적)×(증분연면적 비율 58.85%)

<표 8> 유치업종별 입주면적 배분

포항지식산업센터 유치업종 증분연면적(㎡)
단위면적당 
부가가치액

(원/㎡)
증분편익(원)

식료품 제조업 2,180 820,159 1,788,096,99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57 1,232,444 563,665,19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66 675,456 1,665,984,006

연구개발업 59 1,424,777 83,671,56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00 1,371,683 960,305,27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07 7,041,596 754,242,869

사업지원 서비스업 651 2,254,729 1,467,144,333

합계 6,621 - 7,283,110,230

주: 증분편익=(증분연면적)×(단위면적당 부가가치액)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을 따르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이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을 통해 발생

하는 비용과 편익을 각각 계산한 뒤 그 현재가치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편익 대 비용’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 사업 시행에 타당성이 있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일반

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지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고 있다.2)

2) 사회적 할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에서 예비타당성조사시에 최근까지도 5.5%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5%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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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편익 항목  : 연차별 비용 항목

: 사회적 할인율(=5.5%) : 분석의 기간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3)은 토지비 21.0억원, 설계감리비 10.2억원, 도급공사비 204.5억원, 기

타공사비 14.3억원 등 총 250억원이고, 연차별로는 2018년에 100억원, 2019년에 100억원, 2020년

에 5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표 9> 비용의 구성

구분 금액(천원) 비고

토지비 2,100,000 공시지가기준

설계감리비 1,000,000 공사비의 5% 기준

도급공사비 20,452,000 PF 없는 단순도급 공사비 적용

기타공사비 1,448,000 철거비, 인입공사비 등

합계 25,000,000

연차별 투입 비용을 2017년(기준) 현재가치로 추정하면, 전체 비용의 현재가치는 약 227.2억 원

으로 추정된다.


  















 

현 연간 증분편익4)은 72.8억원으로 2014년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2017

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79.6억원이며, 5년간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하면 289.4억

원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액 상승률은 3%로 가정, 편익 현재가치 계산에는 사회적 할인율 

5.5% 적용한다.

3) 건물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 기준으로 투입비용은 최근 진행중인 임대형지식산업센터의 사

례와 수도권과 부산 지역, 대구, 진주지역에 공급중인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완 분석 

적용하여 단위공사비를 산정함

4) 증분연면적=(배분된 입주면적)×(증분연면적 비율 58.85%)으로 계산되며 증분편익은 업종별 증분연면적

에 앞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부가가치액을 곱하여 산출하여, 포항지식산업센터 구축에 따른 증분편익은 

약 72.8억원으로 추정됨(증분편익=(증분연면적)× (단위면적당 부가가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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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산출되는 비용편익비율은 1.2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편익의 기간은 유사한 사례인 진주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편익 추정 사례5)를 준용

하여 5년으로 정한다. 따라서 비용의 현재가치는 227.2억원, 편익의 현재가치는 289.4억원으로 산

출된다.

<표 10> 비용편익비율의 계산
(단위: 원)

연도 비용
비용의 현재가치

(’17년 기준)
편익

편익의 현재가치
(건립추진 ’17년 기준)

2018년 10,000,000,000 9,478,672,986

2019년 10,000,000,000 8,984,524,157

2020년 5,000,000,000 4,258,068,321

2021년 7,958,451,193 6,424,195,053

2022년 7,958,451,193 6,089,284,411

2023년 7,958,451,193 5,771,833,565

2024년 7,958,451,193 5,470,932,289

2025년 7,958,451,193 5,185,717,809

합계 25,000,000,000 22,721,265,464 39,792,255,963 28,941,963,127

비용편익비율비용의현재가치
편익의현재가치




 

2) 지역기반 지식산업센터 건립방안

포항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공간으로서 포항 청년의 취업 및 창업 기회 제공과 포항지역내 그

리고 인근 환동해안권의 창업 및 도약의 기회 그리고 기존 창업의 경험이 있는 기업가 및 예비창

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Restart 기회와 Start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환동해

안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포항의 지식산업센터는 창업공간 제공 및 예비창업자와 창업자의 시장개척 및 지역 내 안정적 

안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적극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Co-Working Space를 통한 

지역 내 젊은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창업 플랫폼으로 지역 

내 창업혁신 문화의 전파와 역량 있는 젊은 층의 지속적 유입을 통한 미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준비공간으로 활용을 준비한다.

5) 산업연구원(2011), ｢지식산업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참조로 지식산업센터의 규모

와 최근 산업시설면적에서의 사례준용(본래 유치업종별 증분연면적은 지역수요를 통해 도출해야하나 지

자체별 공공지식산업센터의 규모별 큰 차이가 없음에 따라 최근 산업시설면적 사례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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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전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바이오･의료, 그린

에너지 등 지역전략산업 창업의 요람으로 전략산업 관련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한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은 연구와 생산의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공간으로 포스텍･포항창조경제혁신

센터･RIST･나노융합기술원 등 최고의 R&D연구기관을 갖추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 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있는 배후부지로써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유리하다. 그리고 해외 기술과 자본을 위

한 최상의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기존 수출가공지구, 자유무역지구

를 넘어 세계 수준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일류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

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식산업센터가 가진 긍정적인 기대효과 중의 하나는 입지공간으로서 입주업체간 상호작용과 

학습공간의 형태로 작용한다는 점으로 동일 건물 내에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연계하여 배치하

고, 공동 활용공간과 서비스를 제공, 집약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

에 기여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포항지역 경제자유구역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역내 저소득층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준비중

에 있다. 본 연구에서의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내용을 통해 타 지자체에서 추진

시 유의사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들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건립과정에서 방향성 및 분석과 관련해 혼선을 겪고 있

는 상황에서 공공건립 형태의 지식산업센터의 의미와 추진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지역차원에서의 첫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향후 공공 및 민간차원의 지식산업센터의 확산에 중

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각 지자체별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모델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내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창업정책과의 연결성 그리고 R&D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역차원의 지식산업센터 추진 사례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으며 

최근의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도심활성화와 더불어 특화형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기지로서의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타지자체들이 도심중심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데 

반해 포항은 경제자유구역내 건립을 통한 기업간 연계성 및 R&BD의 멘토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기관과의 공간적 부문을 고려한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포항지역의 산업 및 경제적 분석을 통한 정책

적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포항의 철강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식

산업센터의 건립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특히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신산업 유치 및 소규모 임대 공간의 확충을 통한 영세기업들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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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부 접근성이 높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인근의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기관과 지역내 

산업단지가 서로 R&BD를 통한 연결성을 강화하여 신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포항지역의 청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

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창출과 R&D지원을 통한 환동해안권을 아우르는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포항시 지식산업센터의 유치업종이 (1) 식료품 제조업, (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계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7개 업종과 벤처기업+사회적 기업을 포항지식산업센터 유치가능 업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존의 영세한 산업군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R&D서비스까지 포괄하며, 환

동해안권 체계적 창업플랫폼으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네 번째 지역내 산업의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타당성 검토 결과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

해 산출되는 비용편익비율은 1.2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포항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있어 비용의 현재가치는 227.2억원, 편익의 현재가치는 289.4억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성 분석은 기초지자체 차원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건립과 향후 다

양한 기능적 연계방안의 당위성을 제시한다.

연구의 한계로 포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육성방안으로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지역내 도심 지향성과 저소득층의 참여에 대한 고려가 약한 부분이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건

립에 의한 지역의 산업적 측면의 기여도는 높으나 반면 지역내 도심재생연계 및 저소득층의 실질

적 일자리 창출의 역할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 추진시 본래의 목적성

과 실제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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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nowledge Industry Center: Focusing in the case Pohang Area

Kim, 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in the region and to 

connect with the local strategic industrie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leased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order to raise the vitality of the region through job creation and 

new industry cultivation in the region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 would 

like to draw policy implications. Promotion of new industries in steel industrial parks and 

manufacturing complexes in the region In preparation for start-ups, it is in preparation for the 

utilization of the advantages of infrastructure in the free economic zone as a fusing district.

In this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industri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Pohang 

area for building the Pohang Knowledge Industry Center are as follows.

Establishment of public lease type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Pohang is a creative space that 

will lead the future of Pohang. Through providing employment and start-up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Pohang and creating employment for low-income families, It can be utilized as a 

preparation space for future industrial restructuring. Opportunity to provide the best 

management environment for overseas technology and capital through the promotion of 

knowledge industry center specialized in professional industry as a cradle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mechatronics and parts materials, bio, medical and green energy as a new 

growth engine of Pohang area.

Key Words: 4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al cluster, open innovati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R&D cap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