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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들이소정의절차만으로주제나목적에제약이없이자신의생각과
아이디어를실체화할수 있고 자신의의지에따라상업적목적으로까지확대할수

있는자유로운혁신공간및공공지원기반

연구목적(요약)

메이커및메이커관련생태계의잠재적역량인식
산업선진국을중심으로다양한활용_다양한불특정다수의접촉점_사업화로유도

개방형창의·혁신(창업)플랫폼

현재메이커스페이스는국가차원의전격적인지원을받아전국적으로확대중이며일중상대수가
구축·운영비를지원받고있음국내메이커스페이스는약 300여곳에이르고있음

4차산업혁명시대
사회전반에걸친변화와시대변화에필요한혁신

국가번영을위해서혁신이필요하고
대중이혁신동참필요(Grassroots Innovation)



• “4차 산업” 시대,  전사회적 변화요구와 혁신환경 변화
– 기존산업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는문화 ∙ 사회변화와과학 ∙ 기술발전

– 기술(제조)·혁신의민주화 : 디지털(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실제기술적구현에
문제있거나경제성이없던기술이나장비들이소기업이나개인차원이사용할수
있는시기도래

• 비교적손쉬운제조업 Start-up환경을조성하는 기술변화들(3D 프린터, 소형 CNC, 3D 
스캐너, Open source, 각종공작기기들, 제작소프트웨어및프로토타입연구개발인프라
접근을열어준 ‘메이커스페이스’ …)

– 다품종소량생산이필요한소비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한
소비자환경변화(판매량 1만개이하제품)

– 아이디어를소비자들과연결시켜주는네트워크환경(인터넷상거래, 크라우드펀딩, 
소형전문기업들의수평적네트워크, 각종포럼등)_개인이나중소업체뿐만아니라
대기업에서도새로운사업진출을위한방법으로사용

초 연결화 초 지능화 초 현실화

개방된대중혁신(창업)공간의사회적필요성

‘4차산업혁명’ 실체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 언급된 4차산업을 선도할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변화가 발생 중인 현실



‘Mass Flourishing’ :How Grassroots Innovation Created Jobs, Challenge, and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국가적규모의번영, 즉다수의번영(Mass Flourishing)은사람들이혁신하는
과정에폭넓게관여할때생겨난다.”

혁신, 소수의 엘리트나 기업,특정조직에게만 필요?

일반대중이 혁신에 동참하는 혁신총력필요!!!

개방된대중혁신(창업)공간의사회적필요성

• 번영의정의 : 다수의개인들이도전하고모험(도전정신, 자기개발)하며, 일로부터
만족을얻고, 정당한보상을받는 ‘좋은삶’을영유하는것

• 대번영의조건은번영의원천인평범한개인들이무수히많은 ‘작은혁신’으로국민
대다수가혁신에참여(혁신의문화)

• 개인의번영은새로운것을경험에서나오고새로운상황, 새로운문제,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아이디어로구체화

사용자혁신의시대

• 4차산업시대의제조·생산패러다임은개발과생산의주도권을생산자에서소비자
(사용자)로넘겨주고있으며, 기술발전은기술및제품개발환경민주화

• 이전부터거론되어온사용자혁신(User innovation)이시대변화에본격화
• 소비자가관여하기유리하고정보의점착성이높은패션, 의류에서사용자혁신이 '

스트리트패션'계를중심으로빠르게이루어지고있음
• 이전소수의패션엘리트들에의해패션트렌드가형성되었던과는달리최근에는선

도소비자들의트랜드형성참여가높아지고있음
• 국내에패션을주제로한본격적인메이커스페이스는홍대마크엠(MARK M Lab)으로

주식회사신원에서구축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s)란?
• 일반인부터전문메이커들까지작업에활용될수있는가공장비와전동및수공구등을보유하고

활동장소를제공하는시설(M.H.F : makerspaces/hackerspace/ fab lab)

• 시설의특성에따라각기이름을달리하나기본적인역할은동일함

• 팹랩을비롯한메이커스페이스가만들어진지약 10년이상시간이흐름에따라최초의메이커스
페이스의유형에서다양한형태의메이커스페이스가생겨났다. STEPI(2014)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구축사업’으로일반랩 (교육과
체험)350개,전문랩(전문창작과창업연개) 17개를 2022년까지구축계획_5년간지원(3+2년)

• 18년일반랩 60개소 전문랩 5개소지원
• 19년 2월 일반랩 55개소전문랩 3개소지원
• 2019년 8월메이커올기준약 300여개메이커스페이스운영중

*민주연구원. (2018). 한국형메이커스페이스구축현황과확산방안간담회. 자료중 ‘메이커스페이스구축및문화확산방안’. 
마경준(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사무관) 발표자료참조



다양한혁신요소들의발현장소

• 지식창조를위한커뮤니티(Open Creative Labs)

• 리좀(Rhizome)적결합이이루어지는장소(Places)로이종적인
개체들의협업을조성을뜻하는아상블라주(Assemblage) 형성

• 예측할수없는혁신을위한돌연변이적아이디어창출의장소

• 다양한생각과배경을가진사람들간의교류와협동그리고리좀적
발상도출

 Rhizome : 천개의 고원 by 들뢰즈 & 가타리
 Schneider, C., & Lösch, A. (2018). Visions in assemblages: Future-making and governance in FabLabs. Futures, (September 2017), 0–1. 
 Schmidt, S., & Brinks, V. (2017). Open creative labs: Spatial settings at the intersection of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26(3), 291–299. 
 Troxler, P., & Schweikert, S. (2010). Developing a business model for concurrent enterprising at the Fab Lab. In 2010 IEEE International Technology Management Conference (ICE) (pp. 1–8). IEEE. 

수목적 (binary) 접근 리좀(Rhizome) 접근

나무의 가지형(계통) 나무의 뿌리(연동)

연역적 접근 귀납적 접근

야후(yahoo)/ 일반적인 이론서 구글/ 페이스 북/ 인터넷

메이커스페이스(M.H.F)의 개방형혁신공간잠재역량

Community-based learning and enterprising environment



제 3의 장소(공간)
• 레이올덴버그(Ray Oldenburg의 “The great good place)는 집을제1의장소, 일터를제2의장소, 

집과일터외의장소, 특히일상적인만남과소통의공간을제3의장소라고부름

• 제3의장소야말로이웃들이소통하고, 커뮤니티가활성화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고주장
(Oldenburg & Brissett, 1982).

• ‘제3의장소’는더나아가일이나학업그리고가정의문제로부터독립되어정신적으로쉬어갈
수있는사회적∙ 창의적장소로개인의삶과공동체생활속문제해결장소

• 사회적공간성-협동적인제3의공간_개인이공간을점유하는행동은개인의내향적으로는사적
공간이자외향적으로공공공간을창조 _제3의공간은이러한과정을통하여점유와교환
질서가새롭게부각되면서공동체적인공생을지원(점유-협동-공생)

• 개방적인공간형태가지속적이고협동적인커뮤니티의창출에유익한도움을주며공간의
점유와교환의자유로운교환는공간의기능과는무관하게사회적인
공공생활지원,촉진_공동체공생이이루어짐( 이인희, 2016)

메이커스페이스(M.H.F)의 개방형혁신공간잠재역량

제 3의 장소(공간)와 공간의 장소화
• 이프-투완은인간의경험(experience)에주목_경험적관점에서공간을바라봄(공간을

추상적으로장소는구체적인곳)

• 메이커스페이스가단순한공간(Space)으로머문다면진정한대중의메이커스페이스내
혁신참여를이루기힘듦

• 메이커스페이스라는공간을사용자의경험을통한구체적인장소로메이커들에인지되어야할
필요가있음

• 단지장비와공간만을빌려쓰는곳으로경험되고그러한장소로구체화되면의도한장소가
아닌물리적공간과같은장소로기억됨_의미없는의미로가득찬장소(공간이상으로생각하지
않는)



메이커스페이스와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 경로

처음부터창업을계획하지않았으나아이디어를구체화하는

메이킹과정에서 자기객관화 를통해가능성을평가하게됨

커뮤니티활동에서직간접적평가와지원파트너결성

아이디어도출단계에서시제품제작까지혁신적발상을

가능하게하는 밀도높은네트워킹구축

혁신역량 : 메이커와 기업가정신의 발현 공간

• 혁신은아이디어의도출에서시작하여상업화를통해완성

• “오늘날은발명가가곧기업가가되는시대” (크리스앤더슨)

• 메이커활동(교육)이기업가정신에긍정적영향미침 (강인애외, 2017)

• 메이커스페이스창업

• 우발적창업(accidental entrepreneurs, )

• 우연한기업가정신(Serendipitous entrepreneurship, browder et al. 2019)

• 개인아이디어가사업화검증을통해제품화될수있는다양한경로존재

① 다양한행위자들간의높은수준의사회적교류와협력

② 물리적또는가상공간에서향상된지식생성및공유

③ 기업의연구개발(R&D) 시설로제한되어있던기술자원을이용한재료공예품생산

- 강인애, 김양수, 윤해진(2017) 메이커교육을통한기업가정신함양; 대학교사례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Holm, E. J. V. (2015). Makerspaces and Contributions to Entrepreneurship.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95, 24–31. 

메이커스페이스(M.H.F)의 개방형혁신공간잠재역량



메이커스페이스사용프레임워크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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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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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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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운동 특성
(maker movement features)

프로젝트 기반 결과물
비상업적 상업적

출처 : Russell E. Browder  외 3명, The Emergence of the maker Movement : Implications For Entrenpeurship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9, / 그림. 2. 
메이커운동현상과 기업가정신의 연관성의 개념적모델

혁신역량 : 메이커와 기업가정신의 발현 공간

• 메이커스페이스류의공간에서활동과공간을둘러싼자원환경은상업적·비상
업적결과모두를촉진할수있음_충돌나지않음

• 메이커스페이가물리적공간에서사용자경험을통한장소화필요

• 메이커스페이스내메이커의아이디어가 상업적결과로성공적으로성장하기
위해서는장소성이가지는커뮤니티요소가필요

• 최근메이커스페이스는새로운공간적임무를부여_ 팹랩의경우지난몇년간
순수한메이커들의제작공간에서기술제품의프로토타입을위한플랫폼화되고
있다(Fiaidhi & Mohammed, 2018)

메이커스페이스(M.H.F)의 개방형혁신공간잠재역량



국내메이커스페이스(M.H.F) 현황

• 개방된대중혁신공간으로써기존메이커스페이스들의적합성

• 현재주요메이커스페이스들의성격구분

• 전문가인터뷰를통한혁신공간으로써메이커스페이스의발전(육성) 방향

개방형 대중혁신장소 적합성

한국형메이커스페이스종류
(일반랩, 전문랩개념도)
- Zero to Market 개념 -

유 형 설 명 대 상

공공형
일반인들의디지털제작에대
한실습을지원할목적으로운

영

일반시민(Maker) 대상
시설개방및교육제공

교육형
초등학교에서대학교까지주
로학교내에설치교육및방과

후활동

재학생및 일부시민
(학교교육과정에등록

한)

사업형

지역사회의커뮤니티형성과
소규모사업자들의창업및 사
업활동지원목적_시제품개발

제작공간

지역사회/ 소상공인/ 
공방

등커뮤니티(사회문제
해결, 상업용)

출처 : 혁신형제조공간, 팹랩(Fab lab) - 일본의팹랩운영사례를중심으로 -

국내메이커스페이스 유형구분



국내메이커스페이스(M.H.F) 전문가인터뷰

• 일반대중에게개방된메이커스페이스가대중혁신(창업) 공간으로써역할이가능할것인가
와그러한장소로발전하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하는가에대해알아보기위해메이커스페
이스관련전문가대상 (정형+비정형)인터뷰

• 인터뷰대상은공공또는민간메이커스페이스운영자및실무책임자그리고메이커관련전
문기자와메이커스페이스구축전문가등 10여명대상

• 메이커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메이커 10여명을추가로비정형방식의인터뷰

• 인터뷰대상자들이운영중인메이커스페이스의성격도일반메이커스페이스도전문메이커
스페이스모두포함되어있다. 

• 인터뷰대상의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사이며관련경력은 2년에서 10년

• 메이커문화가국내에본격적으로소개된시점을 2010년경이며메이커스페이스구축지원이본격화것이 5년
정도인것을보면직접관련경력이 10년이상경험을현실적으로어려움

국내 메이커스페이스의 잠재력과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

주요 질문

• 인터뷰이의메이커관련경력과 메이커스페이스에대한전반적인생각(철학)과의견

• 국내메이커스페이스실태또는환경에대한의견

• 현재국내에서운영되고있는메이커스페이스들의관한의견(특히운영형태)

• 메이커스페이스가 가지고있는가능성에관한의견

• 메이커스페이스를현재운영하고있거나운영한적이있다면운영경험에관한질문

• 메이터스페이스의개방된대중(혁신)창업플렛폼화되는것에대한의견

• 메이커스페이스의지속가능성에관한질문



국내메이커스페이스(M.H.F) 전문가인터뷰

인터뷰내용의공동적 내용

• 메이커들은이전부터개인적으로활동해오고있었음

• 그러나문화의관점에서메이커(문화)는초보단계이며현재까지는매우느리게확산되고있
음

• 메이커스페이스운영과관련된사람들중에도메이커문화에대한이해가떨어짐

• 국내메이커스페이스의물리적공간으로써여건은상당한수준에이름

• 현재메이커스페이스의독자적운영은매우힘들며보조금이중단될경우거의대부분의민
간메이커스페이들이 정상적인운영이힘들것임(본인포함)

• 메이커스페이스설비목적의다양성에대한의견은분분함_다양화에모두찬성하지는없지
만방향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었음_혁신(창업)공간으로활용

• 대부분의인터뷰이들이현재정부추진중인메이커스페이스지원사업에대해서는의문을
표시함

• 현재가장먼저집중해야하는점은메이커스페이스존재자체를대중에게알리는것_첫번째
해결필요)_개방성연관

• 메이커스페이스내커뮤니티부재에대해서는공감_두번째해결문제

• 메이커스페이스의비즈니스모델발굴_세번째해결문제_전문성연관
• 지역특성을반영한메이커스페이스지역기반메이커 (제조/개발) 생태계구축

• 메이커스페이스의전형적인 BM 정교화

• 이용자의인식변화_무료사용/ 무규칙개념이해/ 에티켓/ 학원



국내메이커스페이스(M.H.F) 현황

• 혁신을위한공간에대한기존연구및메이커스페이스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
면담

• 가장중요시되는요인을개방(접근성)과시설의이용자에대한지원(서비스) 수
준인전문성으로구분

• 기존의일반적인분류방법으로보완

국내 메이커스페이스들분석을위한개발-전문성구분

개방성

전
문
성

개선영역 대중성(접근성) 우선

전문성
우선

복합지원
거점센터

최저점(최소개방성)

최저점(최소전문성)

개방-전문성 Matrix



메이커스페이스개방-전문성MATRIX 지표항목(전문가의견반영)

• ∼

• "2017 국내 메이커 운동 실태조사", '한국과학장의재단'위탁으로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 "참여형 혁신창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2017.11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보고자료



메이커스페이스개방-전문성MATRIX 지표수치화기준(전문가의견반영)



국내메이커스페이스, 개방-전문성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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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성에중심 전문성중심

기본적인활동공간제공

〮

〮

일반적인공공메이커스페이스

사업화 창업연계비중

공통적관심사를가진이종적 들의

교류의공간제공으로

자연스러운혁신커뮤니티환경조성

혁신커뮤니티환경에실질적협동작업이가능한

장소

실질적결과물을도출할수있는기본환경제공

상업적수준의결과물도출과가치제안및

수립이가능한환경제공

영리비영리활동총괄

혁신기반메이커스페이스 (M.H.F) 유형구분

출처 : 메이커스페이스에대한창업경영학적접근의필요성, 서진원, 2019, 벤처창업연구



 대중혁신을위한개방된플랫폼으로메이커스페이스(M.H.F) 가능성발견

 지금까지조사한자료를바탕으로는대중을대상으로한개방된혁신플랫폼으로써물리적여건은갖추

어가고있음

 인간의메이커적특성과메이커스페이스가지향하고있는문화와 4차산업관련기술발전으로인한제조

기술의민주화와결합하면서대중의혁신(창업)활동참여가가능해짐

 아직컨텐츠나플랫폼화를위한프로그램아이디어및아이템사업화를위한프로세스는미비

 정부주도의영향으로많은수의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자가간섭받고있다고생각

 대중혁신장소(grassroots innovation place)로적절한메이커스페이스 (M.H.F)활용방

안

 메이커스페이스를대중에게알리위한것에좀더집중필요

 지속가능한메이커스페이스환경구축필요(BM, 지역내메이커생태계구축방안)

 현재 대표적인공공메이커스페이스의특성분포상개방성이높은메이커스페이스는부족

 개선영역에있는메이커스페이스를개방성높은메이커스페이로개선

 운영자의수준을높이고안정적인생활을위한일정수준의이상의고용보장필요

 개방성높은메이커스페이스의경우민간보다는공공메이커스페이스화하는것이바람직

 혁신(창업)플랫폼화를위한표준사업화프로세스개발 · 보급 · 교육필요

 메이커스페이스간교류및연계운영방안또는계열화구축

결 론



이후보완사항

• 이론적배경보완

• 창업경영학적관점에서연관이론의보완

• 메이커스페이스개방-전문성평가를위한평가요소(척도) 및방법에대한

객관성보완필요_측정기준에대한이론적보완

• 실무반영이가능한제안

• 추가적인현장조사

• 대표적인공공메이커스페이스에대한직접(방문) 조사_추가인터뷰

• 국내 메이커스페이스의비즈니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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