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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충남지역의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인 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산업에 대한 산업구
조분석과 산업유형화를 통해 산업성장 단계별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
조산업의 5개 분류, 12개 분야, 22개 업종에 대한 기본현황 분석 결과, 분석기간(16년~18년) 이후의 정책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유형화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입기의 산업(유선 통
신장비 제조업 등), 성장기의 산업(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등), 성숙기의 산업(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등)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산업유형화 후 유형별 산업적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지 못해 향후, 연구 과제로서 남겨두
고, 본 연구의 분석 기간(16~18) 이후에 본격적으로 관련 지원정책이 시행된 만큼 향후 정책지원 효과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industri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each industry's life cycle 
industrial development. These implications are derived through industrial structure analysis and industry
typification of the smart manufacturing industrial equipment and material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involved industries are, in particular, the smart factory supply industries in Chungnam.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basic status of the industry in 5 categories, 12 fields, and 22 industr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status proved the necessity for policy support after the analysis period (2016
to 2018). To this end, by comprehensively utilizing typification of industry, this study first proposes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embryonic industries (wired communic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etc.). It also gives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growth industries (other electronic equipment 
manufacturing, etc.), and maturity industries (other electronic equipment manufacturing, etc.).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oes not analyze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depth
after industrial typification. Therefore, this lapse should be dealt with in future research projects.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supporting policy was implemented after the analysis period (2016 to
2018),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future supporting polic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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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는 제조업과 ICT를 융합해서 경쟁력을 창출하
는 4차 산업혁명중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새
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여 이익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술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제조업 분
야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공장의 개념을 도입
하게 되었다[1].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은 풍부한 
데이터와 함께 상호 연결되면서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형태인 스마트 제조를 실현하면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 글로벌 제조업 경쟁 심화에 대응
하고,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공장의 개념
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제조혁신 및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적인 제조혁신 전략
에서 첨단 스마트제조 기술 구현, 산학연 파트너십 추진 
등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
시키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도 확산되고 있다[2].

우리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스마트 제
조혁신 전략’을 발표(2018. 12. 13)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등 공장혁신, 산단혁신, 일터혁신
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여 중소기
업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차원에서 충남
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 총 1,032개의 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였다. 10인 이상 제조업체 5,961개사 중 
1,032개사에 구축되어 17.3%의 구축율을 나타내 전국 
17개 시도중 14위로 매우 저조한 구축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은 이러한 낮은 스마트공장을 구축율을 개선하기 위
한 스마트 공장 육성정책으로 2021년 시책보고회(2020
년 8월 24일)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총 1,400여
개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
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보급 및 시범공장 구축사업’을 
발표하였다. 같은 시기에 발표한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
에서는 충남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
기업의 생산성·품질 향상, 원가절감 등으로 산업경쟁력
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급하는 스마트공장 공급산업과 이러한 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공장 
수요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에 

구축된 기술들은 수요산업의 프로세스와 융합되어 사용
자가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스마트하게 생산할 수 있도
록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3,4].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은 스마트공장 보급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향후 유지 보수와 추가적인 스마트화에도 영
향을 미치는 등 중요하다[5,6]. 

충청남도 내부자료에 의하면, 도내의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등록업체는 37개 사(중기부, 2021년 1월 기준)로 
타 시도에 비해 스마트공장 구축율이 저조하고, 지원비
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스마트공장 도입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비
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도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을 
확대하고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어 스마트공장
과 관련된 연구가 절실해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 공장과 
관련한 연구는 그 역사가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요기
업 위주의 연구[7-10]가 대부분으로 공급기업에 대한 연
구는 부족했다[11]. 더 나아가 특정 지역에 대한 산업적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산업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2016)는 스마트제조산
업 분류체계를 5개의 산업(①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
재 제조업,  ②스마트제조 정보서비스 제공업, ③스마트
제조 전문기술 서비스업, ④스마트제조공장 건설 및 감리
업, ⑤스마트제조 교육 및 단체)으로 분류하고, 이를 한
국표준사업분류(KSIC)와 연계해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의 산업범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한 후속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부에
서 제시한 5개의 산업중 제조업 중심의 스마트제조 산업
기기 및 소재 제조업(Table 1)에 대하여 충남지역의 산
업구조를 분석하고 산업수명주기에 근거한 산업유형화를 
시도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2.1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기술혁신에 

따른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 TLC), 제
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PLC), 기업수명주기
(Firm Life Cycle: FLC)와 산업수명주기(Industrial 
Life Cycle: ILC)가 서로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관
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수명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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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기로 설명되고, 각기 다른 기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시간에 따른 기술 확산속도가 산업
간 일정한 패턴이 있음이 관찰되면서 관련연구가 시작되
었다[12,13].

제품수명주기 개념은 Levitt(1965)에 의해 소개되었
으며, 기업수명주기 이론은 기업의 수명주기를 크게 도
입, 성장, 성숙, 쇠퇴 등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9]. 제품
수명주기 이론을 기업수준으로 확대한 기업수명주기 이
론은 기업의 발전과정에서 일정한 규칙성이 존재하고 각 
발전단계를 나눌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기업의 수명주기를 
크게 도입, 성장, 성숙, 쇠퇴 등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14]. 또한 이를 산업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 
산업수명주기 이론이다.

산업수명주기이론에서 산업의 발전과정을 도입기, 성
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의 단계로 구분[15-18]하고 있
다. 산업수명주기는 각 단계별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업의 영향관계에 관심을 두고 산업의 구조, 산
업의 발전예측 등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산업과 기업
의 영향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19,20]. 

산업수명주기에 관한 연구들은 산업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21]. 산업수
명주기이론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영향관계를 설명하는데 주요하다. 

산업수명주기이론에 따른 방법은 다양하지만 산업 데
이터로 산업구조분석을 활용한 산업유형화 방법론을 적
용한다면 지역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들에 대하여 산업
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할 때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스마트공장의 개념 및 공급기업 범위
스마트공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기관별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2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1)은 스마
트공장을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개
발부터 양산까지,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제조 
관련 모든 과정을 말하고, 응용 시스템뿐 아니라 현장자
동화와 제어자동화 영역까지 공장 운영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제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
가 규정되지 않고, 추진하는 기관과 사용하는 용어에 따

라 이들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
상자원부(2016)는 스마트제조산업 분류체계를 한국표준
사업분류(KSIC)와 연계하여 Table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3].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KSIC)
20432 Manufacture of Printing InK 

26299 Manufacture of Other Electronic Valves, Tubes and 
Electronic Components n.e.c.

26323 Manufacture of Computer Printer
26410 Manufacture of Line Telecommunication Apparatuses

26429 Manufacture of Other Wireless Telecommunication 
Apparatuses

27192 Manufacture of Orthopedic Appliances; Appliances and 
Supplies to Compensate for Disability

27212 Manufacture of Electrical Measuring, Testing and 
Analysis Instruments

27213 Manufacture of Material Testing, Measuring and 
Checking Instruments

27215 Manufacture of Instruments for Automatic Measurement 
or Control

27216 Manufacture of Industrial Process Control Equipment

27219 Manufacture of Measuring, Testing, Navigation, Control 
and Other Precision Instrumensts

28121
Manufacture of Electrical Apparatuseses for Switching, 
Protecting and Connecting Electrical Circuits Used in 
Power Distribution Systems

28122 Manufacture of Boards for Electric Control or 
Distribution

28909 Manufacture of Other Electrical Equipment n.e.c
29161 Manufacture of Work trucks and Stackers
29162 Manufacture of Elevators
29163 Manufacture of Conveyor systems

29169 Manufacture of Other Work trucks, Lifting and Handling 
Equipment

29222 Manufacture of Metal Cutting Machines
29223 Manufacture of Metal Cutting and Compressing Machines
29229 Manufacture of Other Machine-Tools for Working
29280 Manufacture of Industrial Robots
63111 Data Processing

Table 1. Smart Manufacturing Industrial Equipment 
and Material Manufacturing

3. 연구설계

3.1 연구설계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충남지역의 스마트공장 공급산

업인 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산업에 대한 산
업구조분석과 산업유형화를 통해 산업성장 단계별 육성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지역이며, 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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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있는 만큼 모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전국사
업체조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5-digit) 
업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2016~2018)간 
전국과 충남을 비교한다.

산업분석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2016)에서 제시한 스
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업으로 설정하고, 제시
된 총 28개 KSIC 중 구분에서 중복하여 포함된 
KSIC(27216 1회, 29280 4회)를 정리하여 스마트제조
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5개 분류 12개 분야에 대한 23개 
KSIC를 설정하였다.  

Industrial Typification 
by Supply Industry of Smart Factory

Business Scale 
Quotien(BQ) Industrial 

Developmen
Sstep

Industrial 
Typification

Industry-mixed 
Component(IIMC)

Industrial Growth 
Rate(IG)

Regional 
Competition 

Component(RCC)

Fig. 1.  Analysis Model

산업분석은 먼저, 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
업 22개 KSIC에 대한 최근 3년(2016~2018)간 충남 스
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업의 사업체규모(BQ)와 
산업성장률(IG)을 활용하여 산업발전단계를 도입기, 성
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산업수명주기를 유형화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의 총성장의 효과를 3가지 요인(국가성장, 
산업구조, 지역경쟁)으로 분류하여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방법[24]인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여 3가지 요인 중 산
업구조효과 및 지역경쟁효과(순변화)의 상태에 따라 도
입/쇠퇴산업, 산업구조(+)산업, 지역경쟁(+)산업, 성장산
업으로 산업수명주기를 유형화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연구방법
사업체규모계수(Business Scale Quotient: BQ)는 

전국대비 해당지역의 사업체규모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계산하며, 해당지역 해당산업의 전국대비 상대적 사업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25].

 

 Formula (1)

  : National  Industry Businesses,   : National  
Industry  Employees,  :  Region  Industry Businesses,
 : Region  Industry  Employees,

산업성장률(Industrial Growth Rate: IG)은 비교연

도와 초기연도간 특정지역 특정산업의 전국대비 산업비
중의 증감을 파악하여 지역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방
법이다[26].

  

 

  ×  Formula (2) 

  :  Region   Year  Industry  Employees,   : National  
  Year  Industry Employees,  :  Region Base Year  Industry  
Employees,  : National  Base Year Employees

산업유형화 방법으로 BQ와 IG간의 위치에 따라 
Table 2처럼 산업발전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26].

Classification Contents

Ⅰ Start Stage BQ<1 & IG(-)

Ⅱ Growth Stage BQ<1 & IG(+)

Ⅲ Maturity Stage BQ≧1 & IG(+)

Ⅳ Decline Stage BQ≧1 & IG(-)

Table 2. Industrial Developmen Stage

위 Table 2에서 제시한 산업유형화 방법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하여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산출된 산업구조효
과(IMC)와 지역경쟁효과(RCC)인 순변화를 통해 Table 
3과 같이 네가지로 산업수명주기별 산업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Contents

Ⅰor Ⅳ Start or Decline Industry IMC(-) & RCC(-)

Ⅱ-1 Growth 
Industry

IMC(+)Industry IMC(+) & RCC(-)

Ⅱ-2 RCC(+)Industry IMC(-) & RCC(+)

Ⅲ Maturity Industry IMC(+) & RCC(+)

Table 3. Type of Net change

4. 산업구조 분석과 유형화

4.1 기본현황 분석
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업에 대한 전국대비 

충남의 최근 3년(16~18)간의 사업체수 기준의 산업 비
중은 2016년 3.1%에서 2018년 3.5%로 0.4%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종사자수 기준의 산업 비중은 2016
년 4.5%에서 2018년 4.9%로 0.4%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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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비 충남의 산업 성장성을 분석해 보면, 최근 3
년(16~18)간 전국은 사업체수가 2016년 23,040개에서 
2018년 23,643개로 연평균 1.3% 증가하였고, 충남은 
2016년 712개에서 2018년 839개로 8.55% 증가함으로
써 충남의 사업체수 증가가 전국평균에 비해 7.25%p 높
은 증가추세에 있다. 전국 종사자수는 2016년 209,271
명에서 2018년 211,714명으로 연평균 0.58% 증가하였
고, 충남은 2016년 9,390명에서 2018년 10,454명으로 
연평균 5.51% 증가함으로써 충남이 종사자수 증가에서
도 전국평균에 비해 4.93%p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lassi
fication

2016 2018 CAGR(%)
(2016-2018)

Compani
es

Employe
es

Compani
es

Employe
es

Compani
es

Employe
es

National 23,040 209,271 23,643 211,714 1.30 0.58 

Chungnam 712 9,390 839 10,454 8.55 5.51 

Ratio(%) 3.1 4.5 3.5 4.9 

Table 4. Density and Growth

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업 산업 전체의 특
화도(LQ) 분석 분석 결과, 2016년도에는 1.08로 특화된 
상태로 2018년도에는 1.18로 특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은 
2016년 특화되어 있다가 2018년 갑자기 특화도가 급감
하였고, 반면 특화를 이루지 못하다가 급격하게 특화도
가 상승한 업종은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등 5개 업
종이 있다. 또한 여전히 2018년 현재 특화도를 이루지 
못하고 감소추세에 있는 업종은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
조업 등 다수가 발견된다, 

그리고 5개 분류 12개 분야에 대한 22개 업종이 특정
한 방향성 없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라는 동일 산업군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
사한 움직임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충남지역의 스마트공
장 공급산업인 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지역내 스마트
공장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지원의 타당성 반증하는 것
으로 보여져 충남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
한 더욱 세밀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적 구심점을 제공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Classification KSIC
LQ

2016 2018

1-1. Sensors and Smart Sensors
26299 1.59 1.62 

28909 0.65 0.79 

1-2. Measurement and Digital 
Instrumentation

27212 0.39 0.39 

27213 2.41 2.81 

27215 0.32 0.55 

27219 1.17 1.02 

2-1. Telecommunication and 
Network Equipment

26410 0.19 0.05 

26429 0.72 0.61 

2-2. Control Device
28121 0.97 1.23 

28122 0.62 0.90 

3-2. Sorting Automation Device 27216 1.19 1.62 

3-1. Automatic Transport Device

29161 0.48 0.37 

29162 1.53 1.95 

29163 1.29 1.58 

29169 1.83 1.99 

4-1. Processing-type Manufacturing 
Robots and Devices

29222 1.86 0.80 

29229 0.54 0.48 
4-1. 4-2. 
4-3. Robots and Instruments for 

Assembly
4-4. Robots and instruments for 

testing and inspection
4-5. Packaging Robots and 

Instruments

29280 3.66 1.80 

4-2. Additive Manufacturing Robots 
and Devices

26323 0.24 0.90 

29223 0.41 0.50 

63111 0.14 0.11 

5-1. Wearable Devices 27192 0.68 0.65 

SUM 1.08 1.18 

Table 5. Location Quotient(LQ)

4.2 산업 유형화 분석
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업은 산업비중이 높

고 특화된 상황에서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
심점 없이 각자 움직이고 있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지
역내 스마트공장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업종별로 세
분화된 정책지원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업구
조분석과 유형화를 통해 산업성장단계별 시사점을 유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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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KSIC
BQ IG

(16~18)2016 2018

1-1. Sensors and Smart 
Sensors

26299 Manufacture of Other Electronic Valves, Tubes and Electronic Components 
n.e.c. 1.77 1.84 0.15 

28909 Manufacture of Other Electrical Equipment n.e.c 0.60 0.74 0.62 

1-2. Measurement and Digital 
Instrumentation

27212 Manufacture of Electrical Measuring, Testing and Analysis Instruments 1.00 0.91 0.01 
27213 Manufacture of Material Testing, Measuring and Checking Instruments 2.33 2.52 1.74 

27215 Manufacture of Instruments for Automatic Measurement or Control 0.98 1.05 0.97 

27219 Manufacture of Measuring, Testing, Navigation, Control and Other Precision 
Instrumensts 1.62 1.34 -0.58 

2-1. Telecommunication and 
Network Equipment

26410 Manufacture of Line Telecommunication Apparatuses 0.70 0.41 -0.56 
26429 Manufacture of Other Wireless Telecommunication Apparatuses 2.67 1.73 -0.43 

2-2. Control Device
28121 Manufacture of Electrical Apparatuseses for Switching, Protecting and 

Connecting Electrical Circuits Used in Power Distribution Systems 1.45 1.83 1.13 

28122 Manufacture of Boards for Electric Control or Distribution 0.92 0.87 1.18 

3-2. Sorting Automation 
Device 27216 Manufacture of Industrial Process Control Equipment 1.21 1.20 1.85 

3-1. Automatic Transport 
Device

29161 Manufacture of Work trucks and Stackers 0.53 0.50 -0.45 

29162 Manufacture of Elevators 1.77 1.69 1.80 
29163 Manufacture of Conveyor systems 1.93 2.31 1.25 

29169 Manufacture of Other Work trucks, Lifting and Handling Equipment 1.87 2.08 0.72 

4-1. Processing-type 
Manufacturing Robots 
and Devices

29222 Manufacture of Metal Cutting Machines 1.54 0.68 -4.33 

29229 Manufacture of Other Machine-Tools for Working 0.97 0.76 -0.22 

4-1. 4-2. 
4-3. Robots and Instruments 

for Assembly
4-4. Robots and instruments 

for testing and 
inspection

4-5. Packaging Robots and 
Instruments

29280 Manufacture of Industrial Robots 2.20 0.95 -7.65 

4-2. Additive Manufacturing 
Robots and Devices

26323 Manufacture of Computer Printer 0.48 1.80 2.74 

29223 Manufacture of Metal Cutting and Compressing Machines 0.70 0.66 0.40 
63111 Data Processing 0.27 0.36 -0.11 

5-1. Wearable Devices 27192 Manufacture of Orthopedic Appliances; Appliances and Supplies to 
Compensate for Disability 0.86 0.83 -0.10 

SUM 1.45 1.39 0.45 

Table 6. BQ & IG Analysis

Table 6과 같은 유형화 과정중 BQ 분석결과, 스마트
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업은 전국대비 대규모 형태
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6년 1.45에서 2018년 1.39로 
다소 사업체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근 3년(16~18)간 IG는 0.45% (+)성장을 나타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산업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BQ
와 IG 분석에서도 업종간 특정한 방향성 없이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Table 7과 같이 충남 스마트제조 산
업기기 및 소재 제조업별, 사업체규모(BQ)와 산업성장률
(IG)을 활용한 유형화와 산업유형화 방법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하여 변이할당분석 순변화를 통해 산업유형화를 
시도하고, 두가지의 산업유형화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보
았다. 스마트 공장 공급산업은 4차산업 관련 기술을 적
용한 최신의 첨단산업으로 단순한 산업 유형화는 타당성
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가지 산업유형화 방법을 복합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산업전반적으로는 성장기의 산업중 지역경
쟁력을 확보한 산업(Ⅱ-2)으로 분석되었고, 도입기의 초
기단계(Ⅰ) 및 쇠퇴산업(Ⅳ)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요구되
는 산업은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타 가공 공작기계 성장기의 산업중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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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KSIC
Industrial Development Stage Industrial Typification

BQ IG IMC RCC

1-1. Sensors and Smart Sensors
26299 1.84 0.15 Ⅲ: Maturity Stage -64 24 Ⅱ-2: RCC(+)Industry
28909 0.74 0.62 Ⅱ: Growth Stage -1 36 Ⅱ-2: RCC(+)Industry

1-2. Measurement and Digital Instrumentation

27212 0.91 0.01 Ⅱ: Growth Stage -7 1 Ⅱ-2: RCC(+)Industry
27213 2.52 1.74 Ⅲ: Maturity Stage 35 332 Ⅲ: Maturity Industry

27215 1.05 0.97 Ⅲ: Maturity Stage -1 45 Ⅱ-2: RCC(+)Industry
27219 1.34 -0.58 Ⅳ: Decline Stage -7 -10 Ⅳ: Decline Industry

2-1. Telecommunication and Network 
Equipment

26410 0.41 -0.56 Ⅰ: Start Stage -7 -56  Start or Decline 
Industry

26429 1.73 -0.43 Ⅳ: Decline Stage -70 -53 Ⅳ: Decline Industry

2-2. Control Device
28121 1.83 1.13 Ⅲ: Maturity Stage -109 181 Ⅱ-2: RCC(+)Industry
28122 0.87 1.18 Ⅱ: Growth Stage 13 213 Ⅲ: Maturity Industry

27216 1.20 1.85 Ⅲ: Maturity Stage 64 320 Ⅲ: Maturity Industry3-2. Sorting Automation Device

3-1. Automatic Transport Device

29161 0.50 -0.45 Ⅰ: Start Stage -2 -13  Start or Decline 
Industry

29162 1.69 1.80 Ⅲ: Maturity Stage -1 170 Ⅱ-2: RCC(+)Industry
29163 2.31 1.25 Ⅲ: Maturity Stage 23 133 Ⅲ: Maturity Industry

29169 2.08 0.72 Ⅲ: Maturity Stage -80 42 Ⅱ-2: RCC(+)Industry

4-1. Processing-type Manufacturing Robots and 
Devices

29222 0.68 -4.33 Ⅰ: Start Stage 11 -54 Ⅱ-1: IMC(+)Industry

29229 0.76 -0.22 Ⅰ: Start Stage -11 -22  Start or Decline 
Industry

4-1. 4-2. 
4-3. Robots and Instruments for Assembly
4-4. Robots and instruments for testing and 

inspection
4-5. Packaging Robots and Instruments

29280 0.95 -7.65 Ⅰ: Start Stage -15 -534  Start or Decline 
Industry

4-2. Additive Manufacturing Robots and 
Devices

26323 1.80 2.74 Ⅲ: Maturity Stage 2 78 Ⅲ: Maturity Industry
29223 0.66 0.40 Ⅱ: Growth Stage -21 57 Ⅱ-2: RCC(+)Industry

63111 0.36 -0.11 Ⅰ: Start Stage -1 -3  Start or Decline 
Industry

5-1. Wearable Devices 27192 0.83 -0.10 Ⅰ: Start Stage 16 -20 Ⅱ-1: IMC(+)Industry

SUM 1.39 0.45 Ⅲ: Maturity Stage -321 954 Ⅱ-2: RCC(+)Industry

Table 7. Comprehensive Industrial Typification

가 양호한 산업(Ⅱ-1)은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디
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자료 처리업과 기타 측
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과 기타 무선 통
신장비 제조업으로 분석되었다.

성장기의 산업중 지역경쟁력을 확보한 산업(Ⅱ-2)은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승강
기 제조업,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이 해당되었다.

성숙기에 해당하는 성장산업(Ⅲ)은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산업처리
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

린터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충남지역의 스마트공장 공급산
업인 스마트제조 산업기기 및 소재 제조산업에 대한 산
업구조분석과 산업유형화를 통해 산업성장 단계별 육성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현황 분석결과, 분석기간(16년~18년) 이후의 정
책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충남이 스마트공
장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성장 단계별 더욱 세
밀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산업성장 
단계별 육성을 위한 간단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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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도입기의 산업은 R&D 지원(연구개발비, 연구인
력, 관련 연구기관 간 연계 등)과 경영지원(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및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중 산업구조는 양호하나 입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
지는 산업은 지역내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
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성장기의 산업은 산업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영지
원(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
당하는 업종중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만 지
역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성장잠재산업이 많은 만큼 산업구조 개선에 대
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성숙기의 산업은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집
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아직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만 지역의 입
지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잠재산업인 
만큼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쇠퇴기의 산업은 산업적 특성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산업구조조정 등 신속하고 세심한 전략추진이 필요해 보
인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산업유형화 후 유형별 산업적 특
성을 자세히 분석하지 못해 향후 연구 과제로서 남겨두
고, 본 연구의 분석 기간(16~18) 이후에 본격적으로 관
련 지원정책이 시행된 만큼 향후 정책지원 효과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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