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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는 한반도와 격리되어 있는 섬이라는 특성과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아열대성 

식물에서부터 아고산대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자원1)을 보유하고 있어 약

용작물 산업 육성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또한 제주는 민족의 영산이라 불

리우는 한라산이 있으며 진시황제의 명령으로 불로초를 캐기 위해 선남선녀 500명

이 다녀간 곳으로 기록되는 등 약초와 관련된 역사와 이야기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및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지정

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청정성을 인정받고 있어 청정1차산업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약용작물 산업은 생산·가공·유통·체험 관광을 포함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제주를 찾는 1,000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후

방 연관산업의 효과도 매우 높아 약용작물 산업이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제주지역 약용작물 생산량은 약용작물 관련 통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3년도

부터 2012년까지 최근 20년 동안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7.2%를 차지하

고 있다. 2000년도에는 제주지역 약용작물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

려 16.7%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책논단

1) 제주에 자생하는 식물종은 총 1,800여종이며, 이중 801종이 약용식물이며, 보유자원 120종, 약용작물로 재배되고 있

는 식물종은 2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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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산업은 의약품, 식품, 산업소재(화장품, 향료 등), 생활용품 개발에 사용

되며, 세계 약초 시장은 2007년 2,124억 달러에서 2050년에 약 5조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유망산업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약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

며, 특히 2004년에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약용작

물 또는 한방 관련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이 23개 소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또는 한방 관련 

지역특구 지정 현황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약용작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토대로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는 전기

가 되었으면 한다. 본 고에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제

주지역 약용작물 산업화 방안 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13) 보고서에 있는 지역특

화발전특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개요 및 특징

 1) 개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 7개 과제2)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 3월 2일「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22

일 공포됨에 따라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2004년 도입 당시 6개로 시작한 지역특구는 2012년 148개로 늘어났으며, 특화 분

야도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유통물류 뿐만 아니라 산업연구, 의료분야까지 확장되

었다. 2006년 6월부터 지역특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수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인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3)를 도입하였고, 9월에는 지역특구박람

2)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는 ①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③ R&D 지방지원비율 확대, ④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⑥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 ⑦ 낙후지역 대책 수립 등임

3) 지역특구 성과포상금 제도는 2007년도부터 매년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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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7년도에는 기업유치 중심의 산업특구에 중점을 두었는데, 고성 조선산업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특구,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등이 

지정되었다. 일부 특구운영이 극히 부진하거나 당초 목적 달성이 곤란한 특구에 대

해 특구지정을 직권 해제4)하고 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

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특화사업의 산업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2009년 7월 2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수립

과 제안을 허용하여,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외부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업무를 위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개발과 함께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2) 특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특화발전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의 

수립과 집행, 사업성과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지방자

치단체의 몫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제도이다.

둘째,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추진 방안과 이에 필요한 규제특례

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원조달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지역발전 제도 중 직접적인 

재정이나 세제지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자

체 재원, 민자, 또는 지역주민의 자부담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넷째,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다른 제도와는 달

4) 지역특구위원회 직권으로 지정해제된 사례는 ’2007년 9월 사업추진이 중단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이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 2012 연례보고서, 2012. 12. 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제시된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을 참고하여 새롭게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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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추진 주체, 사업내용, 대상지역, 추진기간 등 각종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서도 특구 지정이 가능

하고,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도 복수의 특구지정이 가능6)하다. 특화사업의 성격

상 일정기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나 계속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One-Stop Service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

할 때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에서 지역특구 제도는 특구기획단이 단

일창구가 되어 일괄협의(One-Stop Service) 함으로써 90일 이내에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45일 내에서 연장 가능).

이와 같이 지역특구는 각종 정부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민자유치사업 

등을 지역특화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하나로 통합·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51개의 지역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정 경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2월 30일에 전국적으로 6개의 특구가 처음 지정되었다. 그 후 2005년에 

35개, 2006년 31개, 2007년 25개, 2008년 22개, 2009년 14개, 2010년 11개, 2011년 

8개, 2012년 2개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전체 151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었

다. 그러나 특구운영이 극히 부진하거나 당초 목적 달성이 곤란한 특구에 대해 특구

지정을 직권 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2005년 지정된 특구 1개를 2007년 9월에 해제

하였으며, 또한 2008년 지정된 특구 1개를 2011년 12월에 해제하였고, 2006년 지정

된 특구 1개를 2012년 5월에 지정을 해제하는 등 총 3개의 지역특구를 지정해제 함

으로써 전국적으로 148개 지역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은 <표 - 1>과 같다.

6)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하며, 동일지역(면·리 등)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

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역특구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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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특구지정 현황 (’12. 12월 기준)

지정년도 의료ㆍ복지 관광ㆍ레포츠 교육 유통ㆍ물류 산업ㆍ연구 향토자원진흥 합계

2004 - 2 1 1 1 1 6

2005 2 7 5 5 3 13 35

2006 1 5 3 3 3 16 31

2007 - 5 4 - 5 11 25

2008 1 9 4 - 1 7 22

2009 - 5 1 - 1 7 14

2010 - 3 2 - 1 5 11

2011 - 1 2 - 1 4 8

2012 - 1 1 - - - 2

지정해제 1 1 - - - 1 3

계 3 37 23 9 16 63 151

※ 자료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 2012 연례보고서」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역별·유형별 지정 현황은 <표 2>와 같다.

2012년 12월 전남(29개), 경북(25), 충남(16개), 충북(14개), 전북(14개), 경남(12

개) 등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12년 12월 기준, 현재 관광·레포츠 유형으로 ‘제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 특구’와 향토자원 진흥 유형의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

험 특구’ 등이 지정되어 있다.

<표 2> 지역특구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12.12월 기준)

        유형
   지역

의료ㆍ복지 관광ㆍ레포츠 교육 유통ㆍ물류 산업ㆍ연구 향토자원진흥 합계

서  울 (5) - 1 3 1 - - 5

부  산 (4) - 3 - - - 1 4

대  구 (2) - - - 1 2 - 3

인  천 (3) - 1 1 - - 1 3

광  주 (2) - - 1 - - 1 2

울  산 (2) - 1 - - - 1 2

경  기 (9) - 4 1 - 2 4 11

강  원 (9) - 4 - - 3 2 9

충  북(12) - 3 - 1 2 8 14

충  남(12) - 1 4 1 1 9 16

전  북(10) 3 4 - 1 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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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지역

의료ㆍ복지 관광ㆍ레포츠 교육 유통ㆍ물류 산업ㆍ연구 향토자원진흥 합계

전  남(17) - 7 7 - 1 14 29

경  북(20) - 4 3 4 1 13 25

경  남(10) - 3 3 - 2 4 12

제  주( 2) - 1 - - - 1 2

합 계(119) 3 37 23 9 16 63 151

※ (  )안은 특구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 자료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 2012 연례보고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구별 재원조달 계획은 <표 3>과 같다. 지역

특구당 평균 655억 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강원지역이 특구당 1,168

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제주지역은 특구당 81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표 3> 지역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억 원)

지역(특구수)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계 (특구당 평균)

서 울  (5) 92 270 1,086 169 1,617  (323)

부 산  (4) 985 301 82 355 1,723  (431)

대 구  (3) 140 247 42 45 474  (158)

인 천  (3) 86 179 300 - 565  (188)

광 주  (2) 241 97 127 149 614  (237)

울 산  (2) 71 56 120 13 260  (130)

경 기 (11) 1,786 4,466 3,777 733 10,762  (978)

강 원 (9) 2,232 159 2,212 5,911 10,514 (1,168)

충 북 (14) 1,247 640 1,824 4,991 8,702  (725)

충 남 (16) 2,014 874 2,031 11,650 16,569 (1,036)

전 북 (14) 4,159 886 2,951 4,360 12,356  (883)

전 남 (29) 3,425 713 4,299 7,745 16,182  (558)

경 북 (25) 2,167 527 2,510 758 5,962  (238)

경 남 (12) 858 143 1,045 10,408 12,454 (1,038)

제 주  (2) 52 103 - 7 162   (81)

합 계(151) 19,555 9,661 22,406 47,294 98,916  (655)

※ 자료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 2012 연례보고서」

7)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 수는 전체 지역특구 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구로 우리나라 전체 148개 지역특구 중 23개 

지역특구가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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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용작물 관련 지역특구 지정 현황

전국 148개 지역특구 중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7)는 23개소로 <표 4>와 같다

<표 4> 지역별 지역특구 수 및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 수

지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전체 5 4 3 3 2 10 10 15 16 14 28 24 12 2 148

약용작
물관련

1 0 1 1 0 0 1 1 3 6 4 3 2 0 23

※ 자료 : 지역특화발전특구 2012 연례보고서(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약용작물 관련 지역발전지역특구는 <표 5>와 같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국에서 약초 및 한방산업 부문 지역특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라북도(6개소)이며,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 4개소,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3개소, 경상남도 2개소 순

이며,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가 각각 1개소이다.

23개 지역특구 중 지리산에 자생하는 약초나 지리산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특구는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남원 지리산

웰빙산업특구 등 3곳이 있다.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는 지리산·덕유산 등 

1,000m 이상의 고산지역이 11개소에 이르는 등 다양한 심곡, 뚜렷한 사계절, 심한 

일교차로 약초 및 특용작물 재배의 최적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그 동안 약초 재배 및 

판매의 1차산업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약초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판매 등 2, 3차 산

업의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되

었다.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예부터 다양한 약초들을 재배하여 

왔고,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선생과 그의 스승 류의태 선생이 활동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지역이다. 산청군은 총 농업인구의 12.5%인 2,172명이 약초 재배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약초산업 활성화와 이를 관광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1,000여종의 양질의 산약초를 활용한 약초산

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는 허브재배 적지로서의 지역적 여건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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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매년 세계허브산업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허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허브의 생산, 가공, 유통판매 촉진 등을 위한 허브산업 밸

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제주의 경우 자연환경자산 및 다양한 식물자원을 자랑하는 제주에 약초 및 한방 

관련 특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약초

와 기타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5> 지역별 약용작물 관련 특구명

지역명 특구수 특 구 명 비고

서울 1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대구 1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인천 1  강화 약쑥특구

강원 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충북 1  제천 약초웰빙특구

충남 3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전북
6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진안 홍삼한방특구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전남 4

 장흥 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광양 매실산업특구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화순 백신산업특구

경북 3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경남 2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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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용작물 관련 지역특구 지정 목적

약용작물 특구의 지정 목적은 크게 한방산업(한약재 유통) 중심지, 관광산업과의 

연계 전략, 지역특화산업 육성, 첨단의료기기산업 중심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농가소득 증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정목적별 해당되는 특구는 다음과 같다.

한방산업(한약재 유통)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특구는 서울 약령시한방산업

특구, 대구 중구 약령시한방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 특

구, 장흥 정남진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등 6개 특구이다.

관광산업과 연계 전략으로 추진하는 지역특구는 강화 약쑥특구, 금산 인삼헬스케

어특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진안 홍삼한방특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등 5개 특

구이다.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구는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남원 지리산웰빙산업특구,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화순백신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안동 산약(마)산업특구 등 7개 특구이다.

약용작물과 직접적인 연계가 적지만 첨단의료기기산업 중심지를 지향하는 특구8)

는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1개소이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는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완도 해조

류건강 바이오특구,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등 3개 특구이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구는 광양 매실산업특구 1개소이다.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 지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특구로 지정

되기 이전에 충분히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유통량이나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

의 집적도, 주산지, 관련된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활용하려는 전략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8)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는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약

재 또는 약초 산업과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구에 포함하였으며, 완도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화순 백신산업특구도 간접적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 제시하는 지역특구에 포함하였음



82

정책논단

6. 약용작물 관련 지역특구 주요 사업

약용작물 관련 23개 지역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은 크게 생산, 가공, 인프라 구축, R&D, 기업유치, 유통사업, 브랜드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 활용, 문화자원 활용, 축제,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9)

첫째, 생산과 관련된 사업은 7개 지역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한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한 재배단지, 생산밸리, 농업지구, 묘포장 조성 및 기타 생산 장비 지원 등

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수한약재 재배단지 조성, 선운산 복분자 생산

밸리 조성(대규모 단지 5개소), 허브농업지구 조성(재배단지), 생약초 집단재배단지, 

오미자생산재배단지, 산약(마)생산기반 조성(생산장비, 저온창고 등), 약초시험재배

단지 및 약용수 묘포장 등이 해당된다.

둘째, 가공과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가공공장 건립·운영, 가공단지 조성, 가공산

업 및 가공시설 지원 등 9개 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의학 가공공장, 약

쑥 등 농특산물 가공공장 건립·운영, 허브제품 가공생산단지, 홍삼약초가공단지(농

공단지, 유통지원시설 등), 생약초 제조 가공단지, 오미자가공산업, 산약(마)가공산

업 육성(세척절단, 사료가공시설), 한방제조가공시설, 건강식품가공공장 건립(지구

자 활용), 기능성발료식품 생산공장 등이 해당된다.

셋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병원,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기수련원, 환경

성질환예방관리센터, 아토피빌리지 등 약초와 한방을 이용한 치료시설이나 진안 홍

삼한방특구에서처럼 한방약초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홍삼가공품질관리센터 등

을 집적한 홍삼한방타운을 건립하고 있는 특구는 5개 지역특구가 해당된다.

넷째, 약초 및 한방과 관련된 R&D 사업은 연구개발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연구시설 건립, 교육시설 건립, 연구소 건립, 아카데미 운영, 연구단지 조성, 한방산

업진흥원 건립 등으로 23개 특구 중 12개 지역특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에는 생산업체 집적화를 위한 공단조성, 농공단지의 

특화, 기술산업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구는 3개 특구가 해당된다.

9) 약초 및 한방 관련 지역특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유형의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으로 분류하였으며, 관광자원 활용

과 축제 등 일부 항목을 통합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사업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분화하였으며, 1개 특구에서 동일 

유형내 사업내용의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특구의 수에도 이를 포함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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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유통과 관련된 사업에는 검사, 품질인증제, 도매업 특화, 전자상거래 구

축, 약초 경매장 건립, 국제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확충, 판매센터 생약전문시장 조성 

등으로 12개 지역특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브랜드 개발 및 홍보와 관련된 사업에는 고유브랜드 개발, 종합전시관, 테

마공원 조성, 자생식물 환경공원, 아토피친화학교 운영 등으로 10개 지역특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곱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는 테마거리, 체험관, 테마파크, 주말

농장, 경관도로, 명소화, 헬스팜, 의료휴양관광지, 식당단지 등의 개별사업을 추진하

거나 복수의 사업을 복합화하여 추진하는 콤플렉스, 밸리 조성 등으로 고유브랜드 

개발, 종합전시관, 테마공원 조성, 자생식물 환경공원, 아토피친화학교 운영, 전통한

방거리 조성 등으로 15개 지역특구로 지역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많은 지

역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여덟째,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는 전시문화관, 문화전승관, 전통시장 

특화거리, 박물관 등으로 4개 지역특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홉째, 지역특구의 테마를 활용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특구는 8개 특구이다. 

여기에는 한방축제, 약쑥문화축제, 약초건강축제, 인삼축제, 복분자 축제, 복분자 와

인축제, 매실문화축제, 체험형 한방축제 등이 있다.

끝으로, 광양매실산업특구에서는 매실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제주지역 약용작물 관련 지역특구의 필요성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주지역 약용작물 생산량은 2000년 전국비중 16.7%에서 

2012년 2.6%로 크게 감소함으로써 자발적 성장기회를 놓쳐버렸다. 약용작물 산업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용작물 육성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제

도적 기반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지역 약용작물 관련 지역특구를 지정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84

정책논단

첫째, 약용작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약으로부

터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 한·중 FTA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배작목의 다양화 및 재배작물의 생

산성 제고 등 경쟁력 향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제주지역은 불로초 전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등 유네스코 국제

보호지역의 이미지, 다양한 식물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국제관광지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약용작물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넷째, 약용작물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 가공 유통 및 6차 산업화 등 지

역역량 결집과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특구 지

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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