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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6차

산업법)”이 2014년 제정되면서 농촌융복합산업(이하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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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는 크

게 3가지 주요 정책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농

촌 현장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

부의 공인된 인증서를 부여하여 육성하는 “6차산업 사업

자 인증정책”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 6차산업

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6차산업 육성 기반조

성정책”이며, 세 번째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이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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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정책”이다(김경찬 등, 2015). 세 

번째 정책인 “6차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정책”은 6차산업

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를 지정함으로서 지역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으며(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년 3개 시범지

구를 시작으로 2015년 6개, 2016년 4개, 2017년 3개 등 

총 16개의 6차산업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 절차상 지

자체 주도로 지역 대표자원을 활용한 지구발전계획을 수

립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지구발전계획을 통해 농산물 등 

지역 대표 부존자원에 대한 자원현황 조사 및 가치사슬

(value chain)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거나 다양한 정책사업을 계획하며, 계획된 사업들 

간에 연계추진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또한 6차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

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구 내 경영체의 성장을 막

는 걸림돌을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지

정 초기 지구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3년 기간의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이하 지구지원사업)”

을 통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즉, 정부는 “6차산업지구”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

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고 이에 맞

는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규제발굴 및 개선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실행을 유도하여, 지역 6

차산업 활성화의 거점 육성을 정책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6차산업지구 정책을 추진한지 3년

이 조금 넘은 기간 각 지구는 거점 육성을 위한 장기적

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실행보다는 “지구지원사업”이라

는 정책지원사업 추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

이다. 특히 6차산업지구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시·군 

단위 지자체는 3년 30억 예산의 지구지원사업을 소화하

는데 급급한 실정이며, 관리주체인 시·도와 중앙정부도 

지구 내에서 계획되고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6차산업지

구 지정절차와 지구 운영의 초기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째, 6차산업지구는 어떤 목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그 현

황은 어떠한가? 둘째, 6차산업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이 

제도적 관점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

인가? 셋째, 정책지원사업의 관점에서 지구 내 정책사업

의 추진실태와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

탕으로 6차산업지구의 추진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정되고 운영될 지구 제도가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가. 선행연구 검토

6차산업지구가 시행된 지 4년차로 6차산업지구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연구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적 관점에서 

6차산업지구와 유사성을 품고 있는 각종 지구 및 특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책지원사업적 관점에서는 지구지원

사업과 유사성을 품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도적 관점의 선행연구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관농업지구, 관광특구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보았다. 최상렬 등(2006)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의 지정 및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개의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지구 내 기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진국의 벤처기업 육성정

책에 대한 문헌조사를 병행하였다. 손상락 등(2003), 김

주훈 등(2007) 및 허재완 등(2011)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손상락 등(2003)은 한국이 특구 

제도 도입을 위해 검토한 내용과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비교·고찰하여, 제도도입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김주훈 등(2007)은 58개 특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얻을 결과를 바탕으로 특구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허재완 등(2011)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특구를 규제완화 효과, 지역개발정책으로서 유

용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

하고 특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철모(2005)는 

경관농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도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고창의 사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다. 신용석(2009)과 김영준 등(2013)은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신용석(2009)은 관광특구 관련 

현황자료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함께 문화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광업체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한 질적 연

구를 병행하여, 관광특구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김영준 등(2013)도 지자체 및 협의회 

구성원, 전문가, 외래 관광객 및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를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 이용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사

항을 도출하였다. 

정책지원사업적 관점의 선행연구는 신활력사업, 향토

산업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를 살

펴보았다. 유호룡(2005)과 김선기 등(2006)은 신활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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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유호룡(2005)은 균형발전차원

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방향과 전략, 지역역량과 균형발

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신활력사업이 갖는 의미를 검토

하였고, 70개 시·군의 사업 추진실태를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김선기 등(2006)은 지역의 소득창출이라는 

관점에서 11개의 분석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통해 

54개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신활

력사업의 정착방안을 제시하였다. 황만길(2011)과 박동진

(2012)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황

만길(2011)은 문헌조사를 통해 전북지역에서 추진된 22

개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사

업기획단계, 선정단계, 추진단계, 평가와 환류 등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박동진(2012)은 문헌조사를 통해 향토산업육성

사업의 선정과정, 사업추진과정, 사업종료 후 관리현황에 

대해 경영학적 관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

하였다. 박한식 등(2008), 김강섭 등(2009)은 농촌마을종

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박한식 등(2008)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선정된 132개의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에 수립된 사업내용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김강섭 등

(2009)은 2004년 선정된 16개 권역을 대상으로 문헌연구, 

현장 및 면접조사를 통해 사업의 현황과 내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관점의 선행연구는 지구, 특구 등의 추진실태

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면접조

사, 설문조사, 비교연구 등의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사업적 관점의 선행연구도 문헌조사, 

사례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서 하나의 

제도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포괄적

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지구 제도를 포괄적

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면접조

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정된 13개 

지구로 한정하였으며, 분석의 각 단계에 따라 문헌조사, 

현장조사, 담당자 면접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

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관련 법 및 각종 문헌자료를 바

탕으로 6차산업지구의 개요와 정책목표, 지정내역 및 지

구별 특성 등 추진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3

개년 간 지구선정 자료를 통해 공모, 심사 등 지구 선정

과정을 분석하였고, 13개 지구발전계획서와 지구별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지구 추진체계, 지구 내 규제개선 

실태, 지구지원사업과 연계사업의 세부내용 등 지구 운

영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헌으로 검토된 13개 지

구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조사팀을 구성하여 

2016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지구 운영주체인 

13개 시·군 담당자에 대한 면접조사와 지구지원사업의 

세부사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6차산업 정책 추진관련 자문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간 위촉한 중앙FD(Family 

Doctor) 20인 중 6차산업지구 정책에 대해 이해도가 높

은 4인과 농식품부 담당자 1인을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한계를 공유하고, 의견조

사를 실시하여 각 단계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Perspective Institution and Project Researcher Research Method

Institutional 
Perspective

Venture Business Fostering Zone Choi et al.(2006) Literature Research, Survey Research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Son et al.(2003)
Kim et al.(2007)
Hur et al.(2011)

Comparative Study, Literature Research,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 and 

Evaluating

Scenic Agriculture District Chung(2005)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y

Special Tourism Zone
Shin(2009)

Kim et al.(2013)
Literature Research, Interview Survey

Policy Support 
Project Perspective

Revitalization Project
Yoo(2005)

Kim et al.(2006)
Literature Research, Development of 
Standards Analysis and Analyzing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Hwang(2011)

Park(2012)
Case Study, Literature Research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Park et al.(2008)
Kim et al.(2009)

Literature Research, Content Analysis,
Interview Survey

Table 1. Study of Preced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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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6차산업지구 정책목표 및 현황

1. 6차산업지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1990년대 말부터 농촌지역 부존자원을 기초로 2차, 3

차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부가가치 증대 등 농촌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사업이 다수 추진되었으며, 

일부지역의 경우 농업과 2차, 3차산업 간의 선순환구조

가 정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

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역량부족 및 체

계적인 육성전략 부재, 지역 부존자원의 차별화 부족, 지

원사업간 연계 부족,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차원의 성공사례는 제한적이라 평가되

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Figure 1. Legal System of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Contents of Research Analysis Method Subject of Analysis 

- Background and Goal of Policy
- Outline of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 System  
- Current Status of Designating District and Characteristics

Literature Research
Law of 6th Industrialization,

Plan for 6th Industrialization District Policy,
Current Status of 6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etc.

- Designating Process of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
- Main Agent of Prosecuting District
- Actual Status of Improving System in District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y

Materials of Designating  6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13 Development Plans for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Monitoring Data, etc

Interview Survey  Local Public Service Workers

- District Supporting Project
- Connected Project

Case Study
13 Development Plans for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Monitoring Data, etc
Interview Survey Local Public Service Workers

Field Survey
Project Field by District, Participating Business 

Entity, etc

- Improvement Plan 
Specialist Opinion 

Investigation 
Central Family Doctors for

6th Industrialization District Policy, etc

Table 2. Research Content and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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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역 6차산업화가 성

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첫째, 2차

‧3차산업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의 대표 부존자원을 발굴

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둘째,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사

업을 대표 부존자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집중하여야 하

며, 셋째, 대표 부존자원 관련 2차‧3차산업 인프라를 일

정지역으로 직접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도모해야함을 

강조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그리고 이러한 전략

을 실천하기 위해 2014년 6차산업법을 제정하면서 6차

산업지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법 제4장에 6차산업지구

의 지정절차, 지정효과, 지구 육성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6차산업지구는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관련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

해 6차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정의되며, 6차산업

지구의 정책목표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

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전

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함에 있다

(김경찬 등, 2015).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부는 다양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있는데(농림축산식품부, 

2015), 이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는 지역 대표자원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신서비스 개발

이다. 신제품·신서비스 개발을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문화, 경관, 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조·가공 및 체험･관광･외식･치유 등 신서비스 분

야의 발굴을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존 인프라의 

활용이다. 기존사업을 통해 조성된 각종 인프라의 연계 

및 활용으로 재정의 경제성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지

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주도의 지구운영이다. 지자

체 주도로 지역 대표자원을 활용하고, 지자체 내 관련부

서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지향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집적화를 통한 6차산업 효과의 극

대화다. 주산지, 제조·가공, 체험·관광 인프라가 집적화된 

Designating 
Year

Cities∙
Provinces

Cities∙
Contries

District 
Name

Area(㎢) Product Type Industry Type Integration Type
Designated as 

Specialized 
Zone

2014

Chungcheong
buk-do

Yeong-dong Wine 264.2
Agricultural 

Products
Liquor Industry

Main Producing 
Area

○

Jeolla
buk-do

Sunchang Sauces 0.5
Agricultural 

Products

Sauce·
Fermentation 

Industry

Accumulation of 
Processing

○

Gyeongsang
nam-do

Hadong Green tea 134.3 forest Resources Brand Industry
Main Producing 

Area
○

2015

Gangwon-do Hoengseong Korean Beef 297
Livestock 
Resources

Food Industry
Accumulation of 

Processing
Chungcheong

nam-do
Seocheon Hansan Sogokju 25

Agricultural 
Products

Liquor Industry
Accumulation of 

Processing
○

Jeollanam-do Younggwang Chal Bori 462.9
Agricultural 

Products
Food Industry

Speciality Products∙ 
Function

○

Gyeongsang
buk-do

Mungyeong Omija 794.33
Agricultural 

Products
Food Industry

Speciality Products∙ 
Function

○

Gyeongsang
buk-do

Uiseong Garlic 231
Agricultural 

Products
Food Industry

Speciality Products∙
Function

○

Jeju-do Seogwipo Tangerine 242
Agricultural 

Products
Brand Industry

Main Producing 
Area

○

2016

Gangwon-do
Gangneung·
Pyeongchang

Alpine Cabbage 321.4
Agricultural 

Products
Tourism Industry 

Main Producing 
Area

Chungcheong
nam-do

Gongju Chestnut 218.25 Forest Resources Food Industry
Main Producing 

Area
○

Jeolla
buk-do

Jangsu RedFood 219.84
Agricultural 

Products
Food Industry

Speciality Products∙ 
Function

Gyeongsang
nam-do

Hamyang
Wood-Cultivated 

Ginseng
200 Forest Resources

Oriental Medicine 
Industry

Speciality Products∙ 
Function

○

Source : MAFRA(2016b), MAFRA(2017), 13 Development Plans for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Table 3. Current Status of Designating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 an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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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6차산업지구로 지정하고, 집적화를 더욱 강화시킴

으로써 지역경제 거점으로의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규제개선 등을 통한 전후방 연관 산업 활성화

이다. 지구 내 6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

굴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전후방 연관 

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

2. 지정현황 및 유형

2014년 영동 포도와인 지구 등 3지구, 2015년 횡성 한

우 지구 등 6지구, 2016년 4지구 등 2016년까지 총 13개 

6차산업지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13개의 지구발

전계획서 분석을 통해 지구별 특산물의 소재, 산업유형, 

그리고 산업의 집적화 정도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였다. 

소재별 유형으로 분류하면, 농업생산물 관련 9건, 산림자

원 관련 3건, 축산자원 관련 1건으로 집계되고, 산업유형

으로 분류하면 식품산업 6건, 주류산업 2건, 브랜드산업 

2건, 장류·발효산업 1건, 한방산업 1건, 관광산업 1건으

로 집계되며, 산업의 집적화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주산

지형 4건, 특화품목·기능형 6건, 가공집적형 3건으로 집

계된다. 여기서 산업유형에 따른 분류는 지구 내 가장 

중심적인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인데, 기본적

으로 6차산업지구는 1·2·3차의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

다. 그리고 모든 지구의 주 소재가 농림축산물이며, 주류 

및 장류·발효산업도 넓은 범주에서 식품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지구는 식품산업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산업의 집적화 정도에 따른 분류도 모든 지구가 3가

지 유형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주산지 기능도, 

가공산업의 집중도 등에 따라 주산지형, 가공집적형, 특

화품목·기능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13개 지구 중 9

개 지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3. 지구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지구지원사업은 지정된 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정책지원사업으로, 사업의 기간은 3년, 국고 50%와 지방

비 50%로 구성된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

는 지구의 여건에 따라 생산, 제조‧가공, 판매‧외식, 체험‧
관광 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과 역량강화 교육, 신상품개

발, 판로개척, 규제발굴 및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계사업은 지자체가 지구발전

계획 수립 시 지구지원사업과 함께 지구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각종 정책사업의 집합을 의미하며, 현재 추진 중

이거나 이미 계획된 사업, 새롭게 계획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지정된 지구들은 특화품목과 관련한 산업집적화 정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서 이미 다양한 정책사업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지구 

지정 초기 지구 운영의 조기정착, 정책사업 간의 연계, 

지구 내 1·2·3차 산업주체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해 활용

되어야 한다. 반면에 연계사업은 지구를 중장기적 관점

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구발전계획을 통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발굴하거나 

새롭게 연계사업을 계획하여 지구 운영과 함께 중장기적

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Classification District Supporting Project

Goal
∙ To Use and Link 1st, 2nd and 3rd Industry Resources, and to Promote Regionally Specialized 

Industry Cluster which is Integrated with Related Projects

 Project Budget and Period
∙ Budget : Three Billion (Government Expenditure 50%, Local Government Expenditure(Including 

Self Pay) 50%), Project Period : 3 Year

Project Content

∙ Hardware : Producing, Manufacture · Processing, Sale · Dining-out, Experience · Sightseeing, 
Allied Infra, etc.

∙ Software : Education Strengthening Ability, New Product Development, New Market Opening, 
Experience · Sightseeing, Regulatory Discoveries and Improvement, etc.

Main Agent of Project
∙ Mayor · County Headman
 (Forming a Consultative Group with 1st., 2nd., 3rd. related project Entity and Relating Organization) 

Source : MAFRA(2015), MAFRA(2016a)

Table 4. Overview of District Support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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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6차산업지구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1. 6차산업지구 지정과정

6차산업법에 규정된 지구 지정절차는 시·도지사가 관

할지역의 대표 6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선정하

고 지구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농식

품부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으로 요약된

다. 농식품부의 공모에 따라 지구지정을 원하는 시·군은 

지구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를 통해 지정 신청을 하

며, 농식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

성하여 지구발전계획을 심사하고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지구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6차산업법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지구의 발

전방안, 지구 내 6차산업 사업자 간 연계방안, 세부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각 지구가 1·2·3차 산업자원 간 가치

사슬 분석을 통해 지구 내 6차산업화 여건을 파악하고, 

가치사슬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지구의 6

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메시지가 공모단계

에서부터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구 지정 

심사기준도 정성적인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6차

산업화 기반” 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한

계가 있다.

최근 3개년의 지구 공모내용을 분석해 보면, 2014년 

공모에서는 시행초기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의 추진배경, 6차산업화 우수사례, 지역 6차산업화 기본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또한 지구발전계획과 

지구지원사업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2015년 공모도 

2016년 공모와 마찬가지로 지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설명의 핵심이 지구지원사

업으로 치중되고 있으며, 2016년 공모에서는 지구 제도

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지구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즉, 공모단계에서부터 지구의 중장

Year Main Lists and Contents

2014

Background of Promotion, Implication of Outstanding Case of Sixth Industrialization, Basic Direction of Sixth 
Industrialization
Detailed Promotion Plan for Creating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 (Promotion Strategy, Plan for Designating Districts, 
Supporting Project for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 Main Contents of Project Promotion by Stage)

2015
Project Outline, Basic Direction of Project promotion, 2015 Promotion Plan (District Development Plan, Designation 
for New District, Project Management)

2016 Goal, Designation Plan for New District

Source : MAFRA(2014), MAFRA(2015), MAFRA(2016a)

Table 5. Comparison of Contest Contents by Year

Standard Score Standard in Detail

Foundation of Sixth 
Industrialization 

30
Necessity of Designating District, Suitability of District Space Organization, 

District Condition for Sixth Industrialization, Adequacy of Convergence Theme Resources

Validity of District 
Development Plan

45

Setting Vision, Goal, Promotion Strategy, Correspondence between Project Goal and 
Detailed Project, Concreteness and Rationality of the Project, Rationality of Calculating 

Project Expenses, Effectiveness of Budget, Adequacy for Outcome Indicator, Effectiveness 
of connected Project

Expected Effect of Designating 
District

10 Ripple Effect of Local Agriculture and Economy

Project Promotion System 15
Capability of Project Agent, Adequacy of Promotion System, Adequacy of Outcome and 

Follow-up Management Plan

Additional Point 4 Regulation Improvement, Relating Projects, etc

Source : MAFRA(2014), MAFRA(2015), MAFRA(2016a)

Table 6. Examination Standards for Designating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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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발전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보다는 지구지원사업 선

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지구에 지정되면 지구지

원사업을 지원받는 구조가 아니라, 지구지원사업에 선정

되면 지구가 지정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각 지자체는 지구발전계획을 지구지원

사업 기간과 같은 3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연계사

업은 대부분 기존에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열거하는 정

도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들 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는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지정해제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되는 제도로서 지구발전계획 수립은 3년 단기간 

추진되는 지구지원사업의 영역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최

소 5년에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

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단계에서 지구발전계획

의 수립방향과 계획 내 지구지원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구발전계획이 5년 이상의 중장기로 수립되거나, 

3년 단위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

록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연계사업 계획과 사업들 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명시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구발전계획에는 

지구 내 산업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6차산업화의 장단

점을 파악하고, 지구 내 부족한 부분을 매워줄 사업계획

과 이를 실현시킬 재정계획, 그리고 사업들 간의 실질적

인 연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 지정 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 강화

를 위해 심사기준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심

사기준은 가점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정성적 지표로 이

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지구 공간구성 적합성”, 

“지구의 6차산업화 여건” 등 정량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6차산업화 기반” 항목이 심사위원의 정성적 판단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집적도, 상대적 산업집

중도, 특화계수 등 산업화 기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

적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배점의 45%를 차지하

는 “지구발전 계획의 타당성”의 세부항목 중 “사업목표

와 세부사업과의 부합성”, “본사업의 구체성·합리성”, 

“사업비 산출의 합리성”, “예산의 효과성” 등이 지구지

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지원사업 중심

의 심사를 축소하고 “연계사업의 실효성” 등 연계사업 

분야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운영주체 및 체계

6차산업지구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시·군 단위의 지자

체이다. 현재 13개 지자체는 연계사업을 포함하는 지구

의 운영보다는 지구지원사업 시행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

임으로, 운영주체의 실태분석 범위는 지구지원사업 시행

에 한정하였다. 13개 지구의 운영주체는 크게 4가지 형

태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포도와인 지구와 마늘 지구의 

사례로 시·군이 단독 주체가 되어 지구지원사업을 시행

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담당자가 운영을 주도할 경우 지역의 6차산업 경영

체와의 협력을 주도하며, 사업추진 단계마다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담당자가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지구지원사업이 운영되는 기간

에 인사이동이 되어 사업 시행의 지연 및 사업성과의 저

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는 오미자 지구 등의 

사례로 시·군이 사무국장 등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시행

하는 형태이며, 셋째는 녹차 지구 등의 사례로 지역 내 

특정기관에 지구지원사업을 일괄 위탁하는 등 전담조직

이 시행하는 형태이다. 이 두 가지 형태는 시·군이 단독

으로 시행했을 때,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를 일정부분 보

완해 주는 이점이 있으나, 1·2·3차 산업 참여 조직의 다

양성 부재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

다. 반면에 감귤 지구는 세부사업의 특성별로 지구 내 

다양한 기관이 그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전

체 사업계획을 총괄함과 동시에 하드웨어 사업을 주관하

며, 관광 및 홍보에 강점을 둔 제주관광공사는 브랜드 

개발과 홍보마케팅 사업을, 제주테크노파크는 R&D 및 

신제품개발 사업을 담당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6차산업 지원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는 6차산업 아카데미 

운영과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

구 내 6차산업 경영체들은 원료공급, 가공, 판매, 체험프

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세부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지구지원사업의 범위로 한정했을 때 감귤 지구의 운

영주체 및 추진체계는 특성에 맞는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구축 면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

구지원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6차산업지구의 운영이라

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크다. 근본적으로 3년 지구지원사

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지구 운영주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지구 활성화를 위해 연계

사업을 제어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하며, 사

업 추진뿐만 아니라 지구 내 규제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

고, 6차산업 경영체 및 관련조직 등 참여 조직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구 내 

브랜드에 대한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법률 및 세무 상담, 

경영컨설팅, 기술 및 품질 개발,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 

및 판매중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6차산

업법 제35조에 규정된 “지구 육성센터”의 운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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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을 확보하거나, 6차산업법 제7조

에 규정된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지구 

운영을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등을 반영하는 방법을 

지속적인 운영주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규제발굴 및 개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구 내 규제발굴 및 

개선 사례는 총 13개 지구 중 8개 지구에서 10건이 추

진되었다. 포도와인 지구 등 6개 지구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을 활용한 사례

로서, 작업장의 식품 보관용도 사용을 허용하고, 급수시

설 및 창고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소규모 농식

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산

소곡주 지구와 마늘 지구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구 내 

푸드트럭의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였는데, 특히, 한산소

곡주 지구는 푸드트럭의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

자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함으로서 2015년 

10월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이 개정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포도와인 지구는 포도주 숙성 시 오크통 대신 오크칩

을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

정을 건의함으로서 2016년 5월 식약청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포도주를 제조하기 

위해 개당 100~200만원 수준의 오크통을 구입해야 했던 

경영체의 부담을 50%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장류 지구는 지구 내 고추장민속마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구 내 식당과 숙박시설이 허용되도록 추

진하였다. 고추장민속마을은 지구 지정 이전 1종 근린생

활시설로서 장류의 제조‧가공 중심 업종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6차산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2016년 4월 2종 근

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지구 내 레스토랑, 

카페, 농특산물 직매장, 민박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

다.

6차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

하는 활동은 정부예산을 쓰지 않고도 지역의 6차산업 활

성화를 촉진시키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정

부에서도 초기 6차산업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매우 중

요한 요소로 인지하였고, 6차산업화 지구에도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을 필수 요소로 설정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하지만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를 제외하

면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District Name
Cities∙

Contries
Regulatory Discoveries and Improvement Promotion Content

Wine Yeongdong

Relaxing Facilities Standard of Food 
Manufacture · Processing Industry 

Enforcing Special Case Regulation for Facilities Standard of 
Food Manufacture · Processing Industry 

 Improving Regulation of Using Oak 
Chips When Maturing Wine

(Ministry Food and Drug Safety)
Notification of Standard and Size of Food Partly Revised

Sauce Sunchang

 Relaxing Facilities Standard of Food 
Manufacture · Processing Industry 

Enforcing Case Regulation for Facilities Standard of 
Food Manufacture · Processing Industry 

Permission for Establishing 
Accommodation · Dining Facilities

Change of District Unit Plan

Green Tea Hadong
Relaxing Facilities Standard of Food 

Manufacture · Processing Industry 
Enforcing an Ordinance Promoting and Supporting

Small-Scale Food Processing Industry

Korean Beef Hoengseong
 Relaxing Facilities Standard of Food 

Manufacture · Processing Industry 
Enforcing an Ordinance for Facilities Standard of 

Food Manufacture · Processing Industry 
Hansan 
Sogokju

Seocheon
 Expanding Area for Permitting Food 

Truck Business       
Enforcing an Ordinance for Business Place of Food Sales 

Vehicle

Chal Bori Yeonggwang
Relaxing Facilities Standard of Food 

Manufacture · Processing Industry 
Enforcing an Ordinance Promoting and Supporting 

Small-Scale Food Processing Industry

Omija Mungyeong
 Relaxing Facilities Standard of Food 

Manufacture · Processing Industry 
Enforcing an Ordinance Promoting and Supporting 

Small-Scale Food Processing Industry

Garlic Uiseong
Expanding Area for Permitting Food 

Truck Business      
Enforcing an Ordinance for Designating Business Place of 

Food Sales Vehicle

Source : KRCC(2016), Interview Survey Results, Field Survey Results

Table 7. Regulatory Discoveries and Promotion Status of Improvement by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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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해 6차산업법 제32조

에 따른 지구 지정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

구발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물류시

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등에 대한 의제처리 효과를 적극 활용하

여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구 내 6차산업 경영체, 농업인, 지역주민, 소비자

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요구분석을 선행하여야 

한다. 반면 규제를 푸는 일이 오히려 개발의 난립을 초

래할 수도 있고,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의견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후 발생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

토와 관련 주체 간의 사전합의도 필요하다.

4. 지구지원사업

지구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

웨어 사업으로 분류하였고, 다시 1차, 2차, 3차의 특성에 

따라 하드웨어 사업은 5개 분야로, 소프트웨어 사업은 4

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분야별 추진내용에 대해 종합

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드웨어 사업 중 농산물의 직접적인 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는 녹차 지구가 유일하다. 녹차 지

구는 녹차 생산과 관련하여 32개 농가에 차 재배 자동화

를 위한 가반형 채엽기를 지원하고, 차밭 진입로의 확‧포
장을 추진함으로서 녹차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

다. 1차 생산과 관련된 하드웨어 사업은 비교적 예산규

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차 지구와 달리 타 지구

들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가공시설 사업은 포도와인 지구 등 11개 지구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제조·

가공센터를 조성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지구 내 선발

된 다수의 사업자에게 제조·가공 설비를 지원하는 형태

이며, 세 번째는 지역 내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업체 또

는 기관에 제조·가공시설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형태이

다. 첫 번째 형태는 포도와인 지구와 레드푸드 지구가 

대표적인데, 지구 내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물 건축 

및 관련 제조설비를 설치하여 지구 내 사업자들이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전문 운영업체를 선

정하여 센터를 관리하도록 하고, 지구 내 사업자들이 비

용을 지불하여 설비를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운영

District Name

Hardware Project Software Project
1st 2nd 3rd 3rd 2nd·3rd 2nd 3rd 3rd 1st·2nd·3rd 

Agriculture 
Production 
Facilities

Manufacture
·Process

Sales·
Dining Out

Experience· 
Sightseeing

Complex 
Center

New 
Product 

Development

Marketing· 
New Market 

Opening

Experience· 
Sightseeing

 Education 
Strengthening 

Ability

Wine ○ ○ ○ ○ ○

Sauce ○ ○ ○ ○ ○ ○

Green Tea ○ ○ ○ ○ ○ ○ ○

Korean Beef ○ ○ ○ ○ ○ ○

Hansan Sogokju ○ ○ ○ ○ ○ ○ ○

Chal Bori ○ ○ ○ ○ ○ ○

Omija ○ ○ ○ ○ ○ ○

Garlic ○ ○ ○ ○ ○ ○

Tangerine ○ ○ ○ ○ ○ ○ ○

Alpine Cabbage ○ ○ ○ ○ ○ ○

Chestnut ○ ○ ○ ○ ○ ○

Redfood ○ ○ ○ ○ ○

Wood-Cultivated 
Ginseng

○ ○ ○ ○ ○ ○

source : 13 Development Plans for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KRCC(2016), Field Survey Results

Table 8. Promotion Status of District Support Projects by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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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충분한 이익을 내면서도 사업자들이 저렴한 비용

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두 번째 

형태는 오미자 지구와 찰보리 지구가 대표적인데 개인 

사업자에 제조·가공 설비가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과제

실현 가능성, 기술성 및 지역기여도 등으로 구성된 시·

군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선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

다. 세 번째 형태는 녹차 지구와 한우 지구가 대표적이

다. 녹차 지구는 하동군 산하 연구소인 하동녹차연구소 

내에 가루녹차 생산설비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한우 

지구는 지역의 도축 전문회사인 ㈜횡성KC에 집중 지원

하고 있다. 한우 지구의 경우는 ㈜횡성KC가 횡성군 및 

횡성축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우 부산물 매출 중 

순이익의 50%를 한우 지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업체 

또는 기관으로 시설이 집중 지원되는 형태는 지원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적절히 환원하는 계획이 선행되어

야 한다.

판매·외식시설 사업은 6개 지구가 추진하고 있다. 판

매시설은 포도와인 지구, 장류 지구, 고랭지배추 지구가 

기존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외식시설은 장류 지구와 찰보리 지구가 

각각 발효한식 뷔페 레스토랑과 찰보리 전문 레스토랑

을, 한산소곡주 지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외 

소곡주홀을 조성하고 있다. 장류 지구의 농특산물 판매

장과 발효한식 뷔페 레스토랑은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체험·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고랭지배추 

지구의 농특산물 판매장, 찰보리 지구의 찰보리 전문 레

스토랑 및 와인 지구의 포도와인 카페 등은 지구 및 지

역 내 관광자원 등과 공간적으로 근접성이 떨어져 신규 

시설과 기존 자원을 공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체험·관광시설 사업은 11개 지구가 추진하고 있다. 포

도와인 지구, 장류 지구, 고랭지배추 지구는 지역 내 체

험·관광 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형태로 추

진하고 있다. 녹차 지구와 찰보리 지구는 각각 Tea 

Healing Zone 조성사업과 보리홍보체험관 업그레이드 사

업을 통해 기존 활용이 저조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

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미자 지구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존 연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경 

농특산물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체험·관광시설

의 경우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존 

시설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선

행된 후, 이에 대한 보완이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센터형 시설은 마늘 지구와 감귤 지

구가 추진하고 있다. 마늘 지구는 의성마늘 6차산업 복

합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복합체험센터 내 

사무실,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식자재 체험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감귤 지구는 서귀포

감귤융복합지구 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허브

센터 내 가공제품 전용판매장, 소규모 가공 및 체험시설, 

제품의 시연 및 시음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복합센

터형 시설은 제조·가공, 판매·외식, 체험·관광 등 2차 및 

3차산업 관련 시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의 비중이 높고 시설규모도 크다. 따라서 사전에 철

저한 사업성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중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은 13개 

모든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예산 비중도 

소프트웨어 사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품의 홍보 및 판매가 지구 내 사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지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임

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장류 지구의 

스마트폰 용 고추장민속마을 앱개발 사업, 산양삼 지구

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등 일부 방문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특산물 및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동브랜드

와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며, 샵인샵 운영, 온라인쇼핑몰 운영, TV홈쇼핑판매 추

진, 국내외 박람회 참석 및 수출상담회 등의 형태로 추

진하고 있다.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 및 판

로개척 추진에 앞서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를 극복하는 소비자 중심 상품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체험·관광 사업은 11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감귤 

지구 등 8개 지구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추진

하고 있으며, 한산소곡주 지구는 2015년과 2016년에 각

각 제1회 및 제2회 “한산소곡주 축제”를 추진함으로서 

지역축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우 지구는 도

시민을 초청하여 “한우 Food투어”를 추진함으로서 한우

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체험·관광 사업

은 기존의 지역 자원, 그리고 새롭게 조성되는 체험·관

광시설 등 하드웨어와 연계 활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계획이 갖추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장류 지구 등 12개 

지구가 추진하고 있다. 장류 지구 등 7개 지구가 창업, 

사업화, 자립화 등 경영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미자 지구와 고랭지배추 지구는 각각 생산자협의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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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배추농가 조직화 교육 등 조직협의체 구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한우 지구는 한우 발골 과정, 고

기 포장기술 등 2차산업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소인공수

정 교육 등 1차산업 관련 교육도 추진하고 있으며, 한산

소곡주 지구는 포럼의 형식을 통해 소곡주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소곡주 제조기술 및 약리효과 등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영체

에 대한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제품의 특성, 매출의 규모, 

District 
Name

No. of 
Connected 

Project

Cost of 
Connected 

Project
(hundred 

million won) 

Complete 
Year of 

Connected 
Project

Main Contents of Connected Project

Wine 5 305 2,017
Development Project of 101 Wine Scent, Songho Wine Theme Park, Fruit World Theme Park, 
Installation Project of Yeongdong Wine Outlet Store, Development Project of Yeongdong Wine Tunnel

Sauce 12 679 2,020

Community Project of Health, Longevity and Safe, Building Food Culture Convergence using Sunchang 
Agricultural Products, Development Project for Healing Base of Chronic Disease. Development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 Constructing Projec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Experience Related Cooperative Project for the East and the West 
Fermentation Culture, Promoting Project of Regional Cooperative Fermentation Food, etc.

Green Tea 10 59 2,017

Installation Project of Hadong Green Tea Advertising Sculpture, Attending Tea Industry Advertising 
Exhibition, Building Green Tea Industry Promoting Production Facility, Opening Wild Tea Cultural 
Festival, Hadong Green Tea Chamsungeo Festival, Managing Hadong Green Tea Promotions Unit, 
Regional Specific Skill Convergence Research, Supporting Project,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or 
High Value Added Food, etc.

Hanu 46 635 2,019

Hoengseong Hanu Global Marketing, Hoengseong Hanu Festival, Composting of Livestock Manure, 
Hoengseong Hanu Sports Marketing, Hoengseong Hanu Co-brand Marketing, Hoengseong Hanu Quality 
Certific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Raising Manpower for Hoengseong Hanu Specialized 
Industry, Expending Product Base for Bulky Feed, Livestock Disaster Insurance, HACCP Consulting, 
Environment Improvement of Factory Farm, etc.

Hansan 
Sogokju

4 101 2,017
Promoting and Supporting High Quality Raw Seeds, Creating Sinseongni Reed Experience Hall, 
Building Ecotourism Village in Galsup District, Extending Train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Chal bori 13 164 2,017

Strengthening the Research Ability for Rice Cake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ori 
Convergence Product, Promoting Sixth Industry of Yeonggwang Barley Bread, Fostering Production 
Complex for Bulky Feed, Vitalizing a Sort of Barley Industry, Establishing Seed Farm Complex, 
Revitalizing Yeonggwang-gun Processing /management, Managing Bori Academy, Activating ‘Boriall’ 
Brand Marketing. Creating ori Specialized Street, Bori Cultural Festival, etc.

Omija 11 733 2,019

Omija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Development Project of Mungyeong Omija 
Theme Park, Improvement Project for Dongro Gyeongcheonho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 of 
Recreation Village, Building Mungyeong Hanji Transmission and Training Center, Running Mine 
Experience Center, Mungyeong Railroad as Cultural Tourism Resource Projec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for Namho Village in Nongam-myeon, etc.

Garlic 4 89 2,017
Sixth Industrialization Supporting Project for Black Garlic, Job Creation Program for Unused Labour 
Force of Women in Uiseong-gun, Regional Consortium Project, Rural Development Project

Tangerine 3 110 2,018
Jeju International Citrus Expo, Citrus Wellness New Industry Creation Project, Support Development of 
Well-being Functional Processed Food 

Alpine 
Cabbage

9 551 2,018

Developing Olympic Tracking Course, Development Project of Rural Experience Village Related with 
Walking Trail, Constructing Rural Experience Tourism Infrastructure, Opening Anbandegi Photo 
Exhibition and Highland Music Festival, Installation of Gondola,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in 
Hwangbyeongsan, Establishing Hunting Folk Game Experience Center, Activation of Taegwallyong 
Special Tourism Zone, etc.

Chestnut 6 844 2,018
Special District Project for Gong-ju Chestnut, Jeongan-myeon Revitalizing Project, Establishing Chestnut 
Research Center, Revitalization of Rural Experiential Tourism, Master Plan for Culture Experience 
Complex of Forest Ecology, Plan for Experience Center of Wood Culture

Redfood 6 289 2,020
Support Project for Regional Demand, Plan For Jangsu Redfood Center, Promoting Urban-Rural 
Connected Sixth Industry,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for Rural Village, Plan For Rural 
Culture Experience Village, Promoting Project of Jangsu Food Cluster 

Wood-
Cultivated 
Ginseng

4 225 2,020
Developing Industrialization Complex of Wood-Cultivated Ginseng, Opening Jirisan Mountain Anti-aging 
Industry Processing Center, 2016 Hamyang Wild Ginseng Festival, 2020 Hamyang Wild Ginseng 
Anti-aging Expo

Source : 13 Development Plans for Six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KRCC(2016)

Table 9. Connected Project Content by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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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형태 및 경영성숙단계 등 개별 경영체의 특성에 따

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연계사업

연계사업은 지구별 평균 13개의 사업이 지구발전계획

에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 규모는 평균 368

억 원, 추진되는 기간은 지구 지정부터 평균 4.1년으로 

조사되었다. 연계사업 개수가 가장 적은 감귤 지구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 등 2‧3차산업 중심의 3개 사업을 

3년 기간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연계사업 

개수가 가장 많은 한우 지구는 “축산농장 환경개선” 등 

1차산업 관련 사업부터 “횡성한우 글로벌 마케팅” 등 3

차산업 관련 사업까지, 전 산업분야에 걸쳐 46개 사업을 

5년 기간 동안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별

로 연계사업의 규모, 사업 수, 사업기간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지자체의 지구에 대한 관심도와 연계

사업 개념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 근거한다. 먼저 지구

를 담당하는 부서가 연계사업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지구 운영에 얼마나 관

심도가 큰지에 따라 연계사업의 수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구 선정 평가항목 중 “연계사업의 실효성” 

항목의 점수를 받기 위해, 그리고 가점인 연계사업 수를 

충족하기 위해 연계사업을 나열식으로 제시한 사례가 많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계사업의 개념을 제대

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연계사업은 지구지원사업

에 비해 그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실질적인 지구의 핵심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계사업 계획은 지

구 내 확정된 사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적절히 설정되었는

지, 그리고 실효성은 충분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

고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실현가능성

과 재정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산업기반과의 연계가 이

루어지도록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 

운영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계사업이 계획되

고, 또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지구 제도가 정책목적에 맞게 

조기 정착하여 운영되도록,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

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행 초

기 추진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정된 13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조사, 현장

조사, 담당자 면접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6차산업지구의 개요, 정책목표 및 현황을 검토하

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6차산업지구 지정과정, 지구의 운

영주체 및 체계, 지구 내 규제발굴 및 개선 등 각 단계

별로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제점

의 핵심은 6차산업지구 지정이 지구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지구발전계획 수립, 

심사, 지구 운영 등의 단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문

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구지원사

업은 세부사업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

한 후 분야별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연계사업은 지구의 실질적인 핵심 사업임을 강조

하면서, 운영주체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6차산업

지구 제도가 정책목적에 맞는 방향성을 확립하도록 시행 

초기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이 질적 연구에 해당함으로 연구

결과에 있어 객관적 입증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6차산업지구 제도가 일정 기간 운영된 이후 그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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