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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기술과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체 간 협력을 통한 혁신 네트
워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협력 네트워크 재정비,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수립, 
지역사업 연계지원 등을 통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전략을 해결방안으로 도출하였으며, 지역 거점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육성전략, 지역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혁신 특화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연구 결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
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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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ri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eed for innovation network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participants is increasing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and 
corporate environments. Especially, cooperation is essential to solve and innovate problems faced SMEs 
lack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e conducted a study to revitalize the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SME support network. As a result, 
We derived a strategy to create a foundation for a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through reorganization 
of existing cooperation networks, the establishment of customized policies for SMEs, and linkage of 
support projects. And we derived a strategy for establishing a specialized network for regional 
innovation as a result of research through Establishing a network for regional bases, strategies for 
fostering companies by growth stage, and utilizing local data. We expect that it will help establish a 
policy to support SMEs by preparing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businesses and loc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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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변하고 있는 기술과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관 등 각 주체 간 협력을 통한 혁신 네트워크
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의 성장 동력을 촉진 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
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이러한 노력의 결과 네트워크 협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고용창출력 
등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지원 정책의 성과가 입증되
었다[2].

표 1. (혁신형)중소기업 성과 분석

Group Growth rate(%)
Sales Profits Employment

Innovative Small and 
Medium Business 11.1 6.6 3.0

Small and Medium 
Business 12,2 10.1 6.5

Total 12.0 9.5 6.0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SW 신기술의 융합으로 빅블러 현상이 나
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술의 융·복합 및 공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로는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3]. 네트워크 협력에 참여하는 중소기
업 또한 인력, 자금 등 협력추진 여건 미흡, 기술 노하
우 등 외부 유출 위험성 등 각종 애로에 직면한 상태이
다[4]. 

그림 1. 중소기업 네트워크 애로사항 현황 

이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기술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
내외 주체 간 협력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의 확보 및 연
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관련 정
책 동향과 기존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의 현황 및 문
제점을 분석하여 지역사업과 지역네트워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안과 세부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협력 네트워크 관련 정책 동향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제 46회 다보스 포럼에서 ‘4

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융합’의 특징을 바탕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5]. 이에 각국은 ICT 기
술 및 인프라 확대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산업과 
기술의 융합, 플랫폼을 활용한 제조, 서비스 혁신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국내·외 기관·기업 간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식확산이 활발하
게 이루어질수록 지식창출의 활성화로 인한 혁신창출
의 확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협
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6]. 특히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만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산·학·연 등 
협력 네트워크 참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부족한 역량
을 보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네트워크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1 국내 정책 동향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부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

흥원의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센터의 특성상 비
수도권 기업에게 지원 혜택이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기
술혁신센터의 추가 설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를 활
용한 지역 기술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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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 정책과 연관된 지역주력 산업 개편으로 지역
기업의 전후방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와 4
차 신산업 및 뉴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지역별 테크노파크, 출연연 분원 등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는 100여개 이상의 기관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하에 산업통상자원
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기술 진흥, 기업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1998년 설치된 이후 지역기업의 생산기술 지원, 지역
정책기획, 산·학·연 네트워킹 등의 지역거점 기능 및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 출연연 분원, 전문생산연구소 및 지역산업
특화센터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주목적으로,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R&D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대덕특
구를 시작으로 조성된 연구개발특구 본부는 특구 내 대
학, 연구소, 기업 등을 유치하여 참여 주체의 연구개발 
및 성과 사업화, 투자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지역
혁신기관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의 범위가 불명
확하고, 부처별·분야별 분절적인 사업추진 체계로 인해 
전략적 산업육성 및 통합적 성과창출에 한계가 드러나
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전담기관으로 출
연금을 지급하여 배분하는 형태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자체는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예산확보에 집중하고 
있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며, 혁
신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 체계 또한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1.2 해외 정책 동향
주요 선진국에서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생태계 조

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협력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중소기
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참여와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추
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시작된 ‘신연휴 지원사업’을 

대표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협력프로젝트 
전문인력을 기업에 파견하여 협력기업 매칭 등 공동사
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의 성과창출
을 위한 종합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종 분야의 사
업자 간 유기적인 연대제휴 및 보조자원을 조합하여 신
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3단계 지원절차를 지원
하였다. 

이탈리아는 2009년 ‘네트워크 계약법‘을 통해 중소기
업들이 전문영역 및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협력체를 구
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계약을 통해 상
호 간의 역할과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
로 계약 내용 및 체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계약 이후 세
제혜택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투자 중심의 라이선싱 모델인 특허 라
이선싱 펀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동향 예측, 미래 
기술 리더 파악 등 협력을 통한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ZIM-NEMO’라는 기술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2012년부터 최소 6개 이상의 중소기
업으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
여 중소기업에 R&D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표 2. 선진국가 네트워크 지원방안
Nations 【1】 【2】 【3】

Japan
Network 
support 
establish

Support for business 
development 

promotion

Link to 
Government 

Support Project

Italy Network 
Contracting

- Tax benefits 
- Financial support -

France
Support fort Commercialization 
Construction of patent portfolio

patent pool Formation 

Germany

- Network 
Contracting

-Establishment 
of technology 

road map

- Management of 
Research task 
performance

-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

1.3 지역협력네트워크 문제점
협력 네트워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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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구조적 문제, 두 번째 단기적 성과 중심, 세 번째 
주체 간 협력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사업추진 체계는 협력 
네트워크 구조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그동안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중앙주도 성장에 기인했으며, 지역
의 책임 있는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
역혁신기관 등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협력 네트워크의의 활성화가 미
흡한 상황이다. 향후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고유 특색과 장점을 살려 자기 주
도적 성장 역량을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8].  

두 번째 네트워킹 사업은 주체 간 교류 기반을 구축
하는 사업으로 간접 지원의 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성 있는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나 
단기적인 간접 지원의 특성상 지속운영이 보장되지 않
아 성과 창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환
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단발적이고 비정
기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활발해지고 있어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우수 활동에 대한 전용 
연계사업을 기획하는 등의 사업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협력네트워크는 분야별, 지역별로 분화되
어 운영하되 상호 연계 및 협업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지역 혁신기관
이 각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9]. 또한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 협력 주체 간 네트
워크 참여 활성화 지원책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 간 유기적인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과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역혁
신 주체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세부과제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의 중요
성과 국내외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수의 참
여자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는 상호보완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10]. 이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 참여기업은 기업이 보유
한 핵심역량 보완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적
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식·정보 및 자원
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용이성, 상
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물리적인 거리의 제곱에 반비
례하는 특성이 있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에 기반
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11]. 또한 지식 확산을 다루는 
초기 연구는 기업 간 근접성이 지식확산의 선행요인 중
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12].

이에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 기반의 지역 네트워크를 선제
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인 ‘지역사업과 지역네트워크 간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을 목표로 지역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과 지역혁신 
특화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안코자 한다.

표 3.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략

strategy Main contents

【1】Creating a 
Found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Networks

1) Reorganizing the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2) Establishing customized policies by region 
and industry

3) Establish a foundation for supporting 
regional businesses and Government 

Support Projects

【2】Establishment of 
Regional Innovation 

and Specialized 
Networks

1) Establishment of Regional Innovation and 
Specialized Networks

2) Strategies to foster local companies by 
stage of corporate growth

3) Share enterprise support data by the 
region

1. 지역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전략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

역의 고유 특색과 장점을 살려 자기 주도적 성장 역량
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
를 재정비하여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개선하
고, 지역혁신 센터 구축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
계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안한다.

1.1 지역협력 네트워크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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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기술진흥 기업육성 등에 약 1
조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3]. 특히 지역별 
테크노파크, 출연연 분원, 지자체연구기관, 지역 대학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가 추진
되고 있으나, 지역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비정기적인 네트워크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원 기관별, 개별적 지원에서 스크럼 방
식의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분절
적인 지역협력네트워크를 재정비하여 지역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재정비하는 전략이다. 
지역혁신센터를 통해 지역특화 전략수립과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혁신기관 및 유관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속적
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1.2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정책 수립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센
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테크노파
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역할과 이들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네트워
크를 개선하여야 한다.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중소기업
의 혁신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역연구기관이 참여한 지
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방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지역사업평가단의 과제 평가관리 
및 사후관리 역할을 지역혁신센터가 흡수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여 지역 내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
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상시지원 서비
스 구축이 가능하다.

1.3 지역 사업과 기업 간 연계지원 기반 마련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
연협력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앙부처와 지

자체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정책 수립 및 사
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요 발굴, 기업육
성, 성과도출, 성과확산에 이르는 지역기업 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지역 혁신 특화 네트워크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사업의 개편으로 새로운 지역협

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 네트워크를 재정비하
고 지역혁신기관을 육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방사형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
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기획과 운영에 대한 자율
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단계적, 연차별로 
지역혁신센터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혁신
거점과 특화협력거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업 연계
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 특화 네트워크 구축, 기
업성장단계별 지역기업 육성전략, 지역 내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지역별 기업지원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2.1 지역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역 거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

방중소벤처기업청 중심의 지역혁신거점을 방사형 구조
로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전국의 중소기업은 지역혁신
거점을 활용하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 거점 네
트워크는 중소기업의 소재지와 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
계적인 확대·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중소기업의 51.0%, 
제조업의 51.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14]. 두 번째 단계는 기구축된 수도권 거점
과 5대 광역별 거점을 연계하여 전국 5대 권역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
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69.7%, 제조중소기업의 70.2%
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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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 (제조)중소기업 현황

Group Number of SMEs
(Thousand Unit)

Number of manufacturing 
SMEs

(Thousand Unit)
metropolitan 

area 3,389 2,925

Non-metropolit
an area 3250 2,753

Total 6,639 5,678

세 번째 단계는 기구축된 5대 광역권 거점과 지방중
소벤처기업청 중심의 지역광역시도별 16개 거점을 구
축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거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
여 기존 사업구조의 협력체계 개편과 지역부흥을 위한 
신산업 추진동력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특화거점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기술 중심 성격
의 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규제완
화 목적의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현황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
역특화연구거점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을 지자체 연구기관과 
지역 테크노파크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원클러스터
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15]. 

특히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통해 기대하는 기술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
함과 동시에 적절한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있어 지
역 거점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16]. 

2.2 기업성장단계별 지역기업 육성전략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기업

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혁신 기업육성을 위해 
스타기업, 선도기업, 예비기업, 잠재기업 등 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성장 지원책이 필요하다[17]. 잠재기업을 대상으로 밀
착 보육형 지원을 시행하고, 예비 및 선도기업을 대상
으로 기업 성장에 따른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의 R&D 지원 및 지역혁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젤기
업 및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장단계별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거점 네
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육성전략 구축이 우선적으
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 대학, 출연연 등 혁신 주체에
서 창출된 공동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직접 연계, 특구 
특화기업 육성을 위해 특구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자
매결연형태로 R&D 등 지원, 특구 내 기업 전용 성장단
계별 지원 펀드 조성 등이 있다.

그림 3. 전국 지자체 연구소 현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1282

2.3 지자체별 기업지원 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
기업지원을 위한 정보망은 부처별·지자체별로 상이하

기 때문에 정보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기업지원 종합정보망을 구축하
여 지역의 기업정보, 지원 인프라, 성과 등의 공유를 통
해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지역협의회
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보유한 기업지원 데이터를 공유
하여 지역과 산업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수요공급기업의 기술, 제품, 규제 발굴 수요를 
공유하여 지역 기업 간 협업이 확대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지자체별 기업지원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별 우수 성장지원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기업지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고려하여 
기존 협력 네트워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협
력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협력 네트워크
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협력 네트워
크의 기반 조성 및 지역 혁신 특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
한 세부방안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한국판 뉴딜 사업
이 지역에서 추진됨에 따라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
성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해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네트워킹, 사업화 등
을 지원하는 지역혁신기관들이 이미 존재하나 중소기
업, 기관, 지자체 등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활용, 지역특화거점 사업 연계, 지역 
네트워크 정비 등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하에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에 따라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개선을 통해 지
역 경제의 성장, 삶의 질 향상, 상생 협력 실현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지역균형 뉴딜
과 관련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 거버넌스 구축 등이 
시행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
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전체
적인 구조 및 현황 차원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했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계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지자체, 네트워크 구성 기관, 참
여기업과 관련된 통계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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