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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에 관한 연구

원준호
국방기술품질원

A Study on the Selection Model of Promising Export Items
Applicable to the Defense SMEs

Jun-Ho Won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요  약  방위산업은 최근 방산수출과 연계하여 국가의 주력사업으로 대두되었고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국정과제
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방산분야 유망수출품목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방산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 유사기관 유망품목 선정기준 등 사례연구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을 제시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품목 자체 경쟁력, 수출업체 역량, 수출파급효과 등
3가지 평가분야 및 하위 8가지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는 AHP 설문을 통해 산정하였다.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시 유망품목 채택 혹은 타당성 검증을 통한 동의 후 채택 등 단계를 두어 유망품목 후보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제 유망수출품목 발굴업무 시 방산분야 관계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본 방법론을 적용하여 업무에 적용 중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중소기업 생산품
목 중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고 방산수출에 적합한 우수품목을 신속하게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Abstract  The defense industry has recently been focused on boosting exports of weapon systems. 
Investigation and selection of promising export items for SMEs in the defense industry is essential to 
establish a defense promotion policy. This study presents a model for selecting promising export items 
applicable to the defense industry through case studies, such as criteria for selecting promising items 
from other organizations. The evaluation index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competitiveness 
of the item itself, capabilities of the exporter, and ripple effect of the export, and consists of eight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The relative weight between categories was calculated through the AHP 
method. In the selection model, if a certain score is exceeded, it is then possible to adopt a promising
item or verify validity. In particular, promising items were selected by applying this methodology to 
those involved in the defense industry. Using the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relatively high export competitiveness and excellent
quality items will be given priority, and more effective and intensive export support will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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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더욱
이 현 정부는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
기반 마련 및 방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
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최근 발
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무기수출 시장점유율에
서 사상 처음 10위권에 진입하였다[1]. 지난 ‘10~’14년
간 시장점유율은 0.9% 수준이었으나 ‘15~’19년간 2.1%
까지 끌어올려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9위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량은 무려 143% 증가해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등 최근 방
산수출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방산수출액 중 중소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5% 내외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2]. 방위산업과 연관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전체 92%(통계조사 대상기업 : 연간 
방산매출액 3억 이상)를 차지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매
우 열악한 실정이다[3]. 

그간 정부는 방산분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DQ(Defence Quality)마크 인증제도, 국방벤처센터 운
영, 무기체계개조개발사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해외시장 동향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우수기술을 보유한 방산 중소기업 및 수출 경쟁
력을 갖춘 유망품목의 사전식별 및 선정을 위한 방법론 
마련 및 연구가 부족하였고, 식별 이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시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수출 국가별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
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을 제
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3개 평가분야와 
8개 세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표별 가중치는 
유관기관 전문가 및 방산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AHP설
문(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지표선
정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방산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유망수출품목 선정시 실제 적용함으로서 실
무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소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발굴이 요구된다.

2. 본론

민수분야는 정부 수출지원사업 지원 시 대상기업 혹은 
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운영 중이나 방산분
야는 미흡하다. 그간 방산물자 수출활성화를 위한 목표시
장 관련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생산하는 완성장비 위주의 연구 및  수출전략 수립에 집
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17년 9월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자 방위사업법 시
행령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해외시장 조사·
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업무를 국
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방산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다. 

본 절에서는 유망수출품목 정의, 유관부처·기관별 선
정기준 및 선행연구 사례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2.1 중소기업 유망수출품목 개념 및 정의
유망수출품목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부처별로 사

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망수출품목이라는 개념에 대
한 표준적 정의는 없지만, 관련 부처 및 기관별 정책적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으로 수출에 기여할 수 있
는 수출 동력상품”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품목 중 전년 대
비 현저히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을, 중소벤처기업부
는 “수출유망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반적
으로 유망수출품목에 대한 개념 범주는 크게 (1)향후 수
출 유망 여부(전망 관점), (2)기존 수출실적 여부(실적 관
점), (3) 주력수출품목 여부(기업 관점) 등을 기준으로 분
류할 수 있다[4]. 

하지만 방산분야의 중소기업 유망수출품목 개념은 아
직 정의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타 부
처별 개념 및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 자체 글로벌 경쟁력 
및 기업 수출역량이 높아 수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높은 
품목”으로 별도 정립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유망수
출품목 대상은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S/W 및 최근 
방산 저변 확대를 위해 방산분야에 진입 가능한 민간 기
업을 지속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외 전력
지원체계도 포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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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소기업 유망수출품목 선정기준 관련 검토
2.2.1 선행연구 사례
한국국방연구원은 방산시장을 권역 형태 그룹으로 세

분화 한 뒤 유망품목 식별을 수행한 바 있다. 우선 거시
적 환경 분석을 통해 세계방산시장을 세분화했으며, 무기
체계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결정요
소로 외교·대외 노선, 한국과 관계, 경제력·군사력 수준, 
분쟁발생 빈도, 국방과학기술수준을 선정한 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수출가능 방산물자(무기체계)를 식별하였다[5].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출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사
전 확보하기 위해 개발·기획 단계부터 해당 장비에 대해 
환경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등 총 3단계에 걸쳐 사전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주요 평가
요소는 거시적 관점에서 시장분석 대상 정의를 위해 해
당무기체계 관련시장 및 전반적 경제 환경 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술수준, 시장 메가트렌드, 국방예산 현황 등을 
도출하였다. 시장분석 단계에서는 해당장비의 경쟁상황, 
시장 성장성 및 규모, 기회 및 위협요인 등의 식별을 총
해 시장의 매력도를 정량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개발 대
상 무기체계의 향후 수출 유망성을 평가하였다[6].

산업연구원은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 4P 마케팅 전
략에 방산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국 정치요소 및 우
리정부의 지원요소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산수출 유망국가 선별용 핵심지표를 선정하였다. 해당 
지표로는 GDP 규모, 주변국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
도), 한국과의 협력관계(민수/군수), 구매국의 무기구매 
예산 규모, 국내비교우위 방산제품과의 연계성이 포함된
다. 평가 지표별 AHP 분석을 통해 국가별 점수를 도출하
여 분석 시점 포함 향후 5년간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를 제시하였다[7].

광운대학교에서는 방산수출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력 지표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구매력 지표는 전문가 
설문 및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해 Fuzzy-AHP 기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잠재 수출가능시장의 구매력 지표는 경
제력, 군사력, 국방과학기술수준, 한국과의 외교관계 및 
주변국가와의 마찰 가능성으로 도출되었다[8].

위에 제시된 사례들은 방산 중소기업의 유망수출품목 
선정 및 발굴시 고려 가능한 일부요소를 포함하고는 있
으나, 대부분 무기체계 장비의 수출목표시장 선정 및 수
출성사 측면의 전략수립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방산 중

소기업 품목의 기술우수성 및 자체 수출경쟁력 판단을 
위한 평가요소 개발이 필요하다. 

2.2.2 정부부처 유관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준
민수 부처의 경우 특정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정부가 

수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성장가능성이 높고 수출 
역량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취
하는 반면, 방산분야는 사실상 수요자가 해외정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등으로 특정·제한되어 있어서 직접 수
출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방산분야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구매자가 글로벌 방산업체로 사실상 특정되어 
있어 민수 기업 생산품목 중 특정품목을 선정하여 수출
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 이후 본격적으로 항공, 로봇, 
정보통신 등 민수산업인 동시에 방산 관련 분야에 대한 
절충교역 추천품목을 자체 선정 중이다.

선정용 평가지표(항공분야 예시)는 Table 1과 같이 
(1)품목 우수성·적합성, (2)업체 역량, (3)파급효과, (4)정
책적 부합성 등 4가지로 구성된다[9]. 

Table 1. Evaluation Category & Points of Recommended 
Items (aviation field)

Evaluation Category Points

Superiority and 
suitability of 

items

Export competitiveness of items 10

Economic effects, such as the size of 
export of items 10

Need for localization 10

Association with foreign companies 5
Fidelity of the proposal 5

Company
competency

Business performance ability 10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ertification, etc 10

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y 5
status of facilities and equipment

related to the proposed item 5

Corporate credit rating 5

Ripple effect

Export Expansion Strategy 5

Domestic industry ripple effect 5
Possibility to create follow-up 

projects 5

Policy
conformity Conformity with government policy 10

각 분야별 전담지원기관으로 항공 분야는 항국항공우
주산업진흥협회, 로봇 분야는 한국로봇산업협회, 민군협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7호, 2020

324

력 분야는 국방과학연구소, 전기전자 분야는 한국전자정
보통신산업진흥회가 담당한다. 단, 평가분야 및 항목은 
전담기관별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배점을 자율적으로 조
절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산업별 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평
가토록 하는 취지로서, 방위산업 역시 방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당국가 및 목표시장
별 유망품목 선정시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
다.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미국시장내 
유망품목 선정 기준은 (1) 3년 내 조기 철폐 품목 (2)  고
관세 혹은 관세가 낮아도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 (3) 미
국 수입시장 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4) 중소/
중견기업 취급 품목 등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하도록 적용 중이다[10].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역량을 보유한 수출초보기업
의 수출기회 제공을 목표로 Table 2와 같이 절충교역 추
천품목을 선정하고 있다[11]. 

Table 2. Evaluation Category & Points of Recommended 
Items

Evaluation Category Points

Technology
innovation &
quality level

Excellence in technology & quality 25
Technology development

performance ability 15

Production
management

ability

Production facilities 15
Production Management

Certification Status 10

Delivery management ability 10

Global business 
management

Global Mind 5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5
A/S management ability 5

Overseas entry Overseas market entry strategy 10

Additional
points

Export performance 10(Max)

Policy consideration 5(Max)

선정지표는 (1)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2)생산관리능
력, (3)글로벌 경영 및 고객관리력, (4)해외진출 및 (5)가
점(내수기업/수출실적 등) 등 기업 역량 및 수출초보기업 
위주 관점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추천품목 선정 시 대상
기업 우선 선정 뒤 제안품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제품
경쟁력에 대한 직접 평가항목은 없다. 

또한 유망수출품목 선정사업은 아니지만, 성장가능성
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유망수출주소기업”으
로 지정하고 수출유관기관의 집중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12]. 수

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시 중소벤처기업부, 무역협회 등 6
개 기관이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우대, 기술보
증기금 등 4개기관이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 금리·환거래조건 우대 지원 등 다양
한 혜택을 제공한다. 유망수출중소기업 지정 평가기준(제
조업의 경우)은 (1)수출신장 유망성, (2)수출활동 수행능
력, (3)기술성, (4)재무평가, (5)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방산 분야 역시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12년도 DQ(Defence Quality) 
마크 인증제도를 처음 시행하였다[13]. 인증평가용 서류
심사 기준은 Table 3과 같이 (1)기업경영, (2)제품 우수
성, (3)수출노력도로 구성돼 있다. 

Table 3. DQ Mark Certification Document Review 
Category

Evaluation Category Points

Corporate
Management

Corporate credit rating

25

R&D organization and manpower
R&D investment

Quality & production management 
capability

Quality/Design Competitiveness

Product
Excellence

Industrial property rights

60

Technology level
Production technology level

Technology innovation
Price competitiveness compared

to technology
Growth stage

Export Efforts

Export performance

15
Overseas export organization

Export will and plan
Export readiness

지정대상은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
자 등과 군수품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을 
포함하며,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항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보유한 제품을 대상
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 역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에 초
점을 맞추어 제품 우수성 항목에 60점을 배점하고, 해당
기업의 역량은 총 40점의 비중을 두고 적용 중이다. 현재 
39개 기업, 79개 품목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17년 방산수출에 적합한 중소기업 품목의 사전 선별
을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방산수출활성화 방안 정책연
구가 수행되었으나 제도로 반영은 되지 않았다. 선정용 
평가지표는 Table 4와 같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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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mising Export Item Selection Category
Evaluation Category Points

Demand 
forecast/marketabi

lity

Global market outlook & growth 
potential of the product 0~2

Quality/performan
ce suitability

Conformity & quality conformity to 
company(country) requirements 0~2

Price
competitiveness Competitor price level 0~2

Substitutes
threat Existence of alternative products -2~0

Competition
intensity Market dominance of competitors -2~0

Promotion
factor

factors such as international
relations/political diplomacy 0~2

 Entrance
barriers

existing companies or subordinate 
patents, etc -2~0

마이클포터의 5-Forces 항목을 기반으로 (1)제품 수
요전망 및 시장성(수요자 요소), (2)판매제품 품질·성능 
및 적합성(판매제품 요소), (3)가격 경쟁력(가격 요소), 
(4)경쟁 강도(경쟁자 요소), (5)대체재 위협(대체재 요소), 
(6)진입장벽(제약요소), (7)수출 촉진요소 등 7가지 항목
으로 구성된다. 평가배점은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에 상
대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 토론 혹은 
AHP를 통해 항목별 ±2점 내 점수를 부여하도록 구성하
였다. 

2.3 방산 중소기업 유망수출품목 선정방법론
유망수출품목 선정 방법론은 Fig. 1과 같다. 

Fig. 1. Overall Study Model diagram 

우선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핵심지표를  반영
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선정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전문
가 AHP 설문을 통해 항목 간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조사
된 유망품목 후보군을 대상으로 선정모형을 적용하여 최
종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2.3.1 유망수출품목 평가 항목
앞서 살펴본 사례별 유망수출품목 선정 관련 항목을 

종합하면 Table 5와  같다. 
품목선정 목적과 평가항목은 각 부처 및 산업분야, 전

담지원기관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품목 경쟁력 수
준, 생산·설비 능력,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역량, 전문성, 
유·무형의 수출파급효과 등은 공통 중요 요소로 파악되
었다. 

Table 5. Synthesis of Selection Category and Implications

Derivation of evaluation field
Table #

1 2 3 4

Competitiveness of the item ● - ● ●

Exporter's
Competencies

Development & production 
capabilities ● ● ◑ -

Financial soundness ● ● ● -

Export capability and
aggressiveness ● ◑ ● -

Export ripple effect ● - - ◑

Other considerations ● ● - -

※ note. ●:included  ◑:partially included  -:unincluded

이와 더불어 방산시장 특성, 중소기업 종사자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
한 유망수출품목 최종 선정평가 분야 및 항목은 Table 
6과 같이 도출되었다.

평가분야(Level 1)는 (1)품목자체 경쟁력, (2)수출업체 
역량, (3)수출파급효과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하
위 세부평가항목(Level 2)은 (1)가격경쟁력, (2) 성능경
쟁력, (3)국내외 공신력, (4)개발/생산역량, (5)수출역량/
적극성, (6)재정 안정성, (7)수출확대 전망, (8)수출 기대
효과 등 8가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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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mising Export Item Selection Category
Level 1 Level 2

Item's
Competitiveness

(1-1)

price competitiveness
(2-1)

Performance competitiveness
(2-2)

Domestic/foreign public 
confidence(2-3)

Exporter’s Competency
(1-2)

Development & production
capabilities(2-4)

Export capability & 
aggressiveness(2-5)

Financial stability(2-6)

Export Ripple Effect
(1-3) 

Export expansion prospects(2-7)

Expected effect(2-8)

평가분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째, “품목 자체 경쟁
력” 분야 평가항목은 Table 7과 같이 (1)품목 가격경쟁
력, (2)품목 성능경쟁력, (3)국내·외 인증 실적으로 구성
된다.

Table 7. Description of the Item's Competitiveness

Category Description

Price
competitiveness

Competitive price level of the 
applied item compared to overseas 

competing items

Performance
competitiveness

Performance competitiveness level of 
the applied item compared to 

overseas competing items

Domestic & foreign 
public confidence

Acquired certification related to the 
applied item from domestic & foreign 

publicly recognized organizations

둘째, "수출업체 역량" 분야 평가항목은 Table 8과 같
이 (1)개발 및 생산역량, (2)수출역량 및 적극성, (3)재정 
안정성으로 구성하였다.

Table 8. Description of Exporter’s Competency 

Category Descrip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capabilities

R&D investment performa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facility

Export capability and 
aggressiveness

Active export expansion of export 
infrastructure, and participation in 

domestic/foreign defense exhibitions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 sustainability

셋째, “수출파급효과” 분야 평가항목은 Table 9와 같
이 (1)수출 확대전망, (2)수출 기대효과로 구성된다.

Table 9. Description of Export Ripple Effect 

Category Description

Export expansion 
prospects

(Quantitative effect) Export performance 
of the applied item and prospect of 

future export scale

Expected effect of 
export

(Quality Effect) Value-added level and 
policy effect of export of applied item

2.3.2 유망수출품목 선정 모형
최종 선정모형은 Table 10과 같다. 품목별 최종점수

는 항목별 적용가중치( )와 평가배점( )을 곱한 뒤, 가
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Table 10. Defense Promising Export Item Selection 
Model

Levle 1 Levle 2 Applied 
weight(
 )

points
( )Category weight Category weight

Item's
Competitive

ness
(1-1)

A1

Price
competitiveness

(2-1)
b1 A1b1 1/3/5/7/9

Performance
competitiveness

(2-2)
b2 A1b2 1/3/5/7/9

Domestic/foreign
public confidence

(2-3)
b3 A1b3 1/3/5/7/9

Exporter’s 
Competenc

y
(1-2)

A2

Development & 
production

capabilities(2-4)
c1 A2c1 1/3/5/7/9

Export capability 
& aggressiveness

(2-5)
c2 A2c2 1/3/5/7/9

Financial stability
(2-6) c3 A2c3 1/3/5/7/9

Export
Ripple

Effect(1-3) 
A3

Export expansion 
prospects(2-7) d1 A3d1 1/3/5/7/9

Expected effect
(2-8) d2 A3d2 1/3/5/7/9

Total score  









2.3.2.1 가중치 산정
평가분야(Level 1) 및 세부평가항목(Level 2) 간 상대

적 가중치는 방산유관 전문가 및 기업종사자 37명을 대
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Table 1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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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 그룹은 한국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 8곳, 방
위산업진흥회 등 관련 협회 5곳, 대학 2곳, 산업통상부 
등 정부부처, 방산 유관기업 21곳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1. Derived Weight Result by Category

Level 1
1-1 1-2 1-3

0.520 0.274 0.206

Level 2
2-1 2-2 2-3 2-4 2-5 2-6 2-7 2-8

0.207 0.192 0.120 0.129 0.081 0.065 0.128 0.078

가중치 도출 결과 평가분야(Level 1) 기준으로는 “품
목 자체 경쟁력” 0.520, “수출업체 역량” 0.274, “수출 
파급효과”가 0.206로, 품목 경쟁력이 유망수출품목 여부 
결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평가항목(Level 2) 기준으로는 품목 가격경쟁력(2-1)과 
성능경쟁력(2-2) 비중이 전체 40%를 차지하여 품목 결
정의 핵심 지표로 조사되었다.

방산 유관기관(비영리/전문가 집단)과 기업(영리집단) 
등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자료를 분석해 보면, 두 
집단 모두 “품목 자체 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으나,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업체 역량” 항
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출의 
직접 이해당사자 및 수행주체인 기업입장에서 볼 때, 실
제 수출계약 성사까지의 진행되는 과정(판로 개척, 협상 
진행 등)에서 업체역량을 매우 중요 요소로 인식하는 결
과로 판단된다.

2.3.2.2 평가항목별 판단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별 판단기준과 배점은 다음 Table 12와 같

다. 품목 가격경쟁력 항목(2-1)은 해외경쟁품목 가격수
준 대비 낮을수록 배점이 높다. 품목 성능경쟁력 항목
(2-2)은 해외경쟁품목 대비 성능수준이 동등이상으로 높
을수록 배점이 높다. 국내외 공신력 항목(2-3)은 해외인
증실적 보유시 2점, 국내인증실적 보유시 1점 부여 후 점
수를 합산한다. 개발 및 생산역량 항목(2-4)은 이전년도 
기준으로 일반적인 중소제조기업 평균연구원 수 및 
R&D투자액을 기준(정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기
준)으로 결정한다. 수출역량 및 적극성 항목(2-5)은 방산
수출액 비중 및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가 실적으로 배점
한다. 재정 안정성 항목(2-6)은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수출확대전망 항목(2-7)은 해외수요 
실적, 경쟁동향 등을 고려한 양적 수출 확대 전망을 기준
으로 결정한다. 수출기대효과 항목(2-8)은 신청대상품목
의 국산화율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다.

2.4 유망수출품목 선정여부 판정
2.4.1 후보품목 판정 및 선정기준
자체 조사 발굴, 혹은 기업에서 추천한 유망품목 후보 

중 최종 판정 및 선정기준은 Fig. 2와 같다.
후보 품목이 방위사업청(DAPA) 방산지원사업(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무기체계 개
조개발 지원사업, DQ마크 인증품목 등)을 통한 개발 혹
은 개발 진행 중인 품목은 유망수출품목에 바로 포함한
다. 해당 품목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보품목을 대상으로 선정모형을 적
용하여 종합점수(가중치와 배점을 적용한 가중평균값)를 
산출하고, 산출된 종합점수가 6.0 이상이면 “채택”, 5.0 
이상 6.0 미만시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타당성 등 
2차 검토절차를 거쳐 “동의 후 채택”, 5.0 미만이면 “탈
락”으로 분류한다. 단, 최종 선정시 적용한 판정기준(종
합점수 6.0 이상)은 향후 후보군별 전체 산정된 종합점수 
분포를 분석하여 각각 상위 25%, 50% 이상 채택 등 상
황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운영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Fig. 2. Promising Export Item selection Criterion 

2.5 유망수출품목 선정방법론 적용 사례
2.5.1 유망품목 후보군 조사범위 및 절차
‘18년 기준 방산분야 수출기업은 총 132개사에 불과

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품목 생산 중소기업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다[1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충
실도를 높이고자 수출실적 여부를 떠나 조사대상 기업을 
방산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으로서 (1)체계기업 
및 주요 1/2차 협력업체(912개사) (2)정부지원사업 수혜
기업(47개사), (3)국방벤처 협약기업(260개사), (4)방진
회 K-Offset 등록기업(46개사), (5)‘18년 부품장비대전 
참가기업(139개사) 등 약 1,100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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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Evaluation criteria & points

Item's
Competitive

ness
(1-1)

Price
competitiveness

(2-1)

Very High(9) Relative price level is 70% lower than overseas competing products or no competing 
products.

High(7) Relative price level is 70% ~ 90% compared to overseas competitors

Normal(5) Relative price level is 90% ~ 110% compared to overseas competitors
Low(3) Relative price level is 110% ~ 130% compared to overseas competitors

Very Low(1) Relative price level over 130% compared to overseas competitors

Performance
competitiveness

(2-2)

Very High(9) Relative performance level over 130% compared to overseas competitors or no 
competing products

High(7) Relative performance level is 110% ~ 130% compared to overseas competitors
Normal(5) Relative performance level is 90% ~ 110% compared to overseas competitors

Low(3) Relative performance level is 70% ~ 90% compared to overseas competitors
Very Low(1) Relative performance level is less than 70% compared to overseas competitors

Domestic/foreig
n

public 
confidence

(2-3)

Very High(9) Domestic & foreign certification achievement combined score of 5 or more
High(7) Domestic & foreign certification achievement combined score is 3 or 4

Normal(5) Domestic & foreign certification achievement combined score is 2
Low(3) Domestic & foreign certification achievement combined score is 1

Very Low(1) No domestic and foreign certification

Exporter’s 
Competenc

y
(1-2)

Development & 
production
capabilities

(2-4)

Very High(9) # of researchers and R & D investment amount is more than 300% of general SMEs

High(7) # of researchers and R & D investment amount is 150% ~ 300% of general SMEs
Normal(5) # of researchers and R & D investment amount is 50% ~ 150% of general SMEs

Low(3) # of researchers and R & D investment is less than 50% of general SMEs
Very Low(1) No dedicated research institute or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Export 
capability & 

aggressiveness
(2-5)

Very High(9) The ratio of exports to sales is more than 150% of general SMEs and 
particip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defense exhibitions

High(7) The ratio of exports to sales is more than 150% of general SMEs, but 
no record of participation in domestic or foreign defense exhibition

Normal(5) The ratio of exports to sales is 50% to 150% of general SMEs
Low(3)  No export amount, but export personnel are also in charge of the department

Very Low(1) No export amount, export manpower, dedicated department

Financial 
stability

(2-6)

Very High(9) Recent credit rating is A or higher
High(7) The latest credit rating is over B and below BB

Normal(5) The latest credit rating is BBB
Low(3) The latest credit rating is CCC

Very Low(1) No credit rating or CC below

Export
Ripple
Effect
(1-3) 

Export 
expansion 

prospects(2-7)

Very High(9) High overseas demand or expected to expand significantly
(over 30% per year)

High(7) Average Annual growth is 10% or more
Normal(5) Highly competitive & demand is stagnant (annual average -10% ~ 10%)

Low(3) Estimated decrease in demand
Very Low(1) Difficult to expect demand

Expected effect
(2-8)

Very High(9) Localization rate over 90%
High(7) Localization rate 80 ~ 90%

Normal(5) Localization rate 70 ~ 80%
Low(3) Localization rate 60 ~ 70%

Very Low(1) Localization rate less than 60%

Table 12. Promising Export Item Evaluation Category &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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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군 조사절차는 (1) 조사 기획 및 조사서 작성 →
(2) 대상 기업식별 → (3) 시범조사(Pilot Survey) →(4)
본 조사(Main Survey) → (5)후보군 종합 → (6)유망수
출품목 선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유망수출품목 관련 기업 의견 및 주요 보유기술, 
품목 등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조
사대상 기업 식별 및 시범조사(6개사 선정) 실시 후 조사
항목 타당성과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을 사전 판단하였다. 
그 후 식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서를 발송하여 조사
결과를 입수하였고, 유망수출품목 후보군을 종합한 후 유
망수출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2.5.2 유망수출품목 후보군 조사 결과
전체 설문대상 중 93개사가 응답하였으며, 기업 유형

별로는 방산기업 31개사, 방산협력기업 52개사, 방산분
야에 종사하지 않는 기업이 10개사였다.

이중 중소기업은 75개사로 약 80%를 차지하였고, 완
제품 86품목, 구성품·부품 71품목, 소프트웨어 2품목, 기
타 5품목 등 총 164개의 후보품목을 제출하였다. 수출인
프라가 미흡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완제품 단위가 
수출 추진 시 더욱 유리하다고 인식하여 대체로 완제품 
위주로 제출한 결과로 판단된다.

2.5.3 유망수출품목 선정 결과
제출한 후보품목을 대상으로 방산 유망수출품목 선정

모형 적용 후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4개 품목은 종합
점수 6.0 이상으로 유망품목으로 즉시 채택되었으며, 5.0 
이상의 품목은 내부 품목선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40개 
품목을 추가 선정하였다. 그 외 120개 품목은 5.0 미만
으로 탈락하였다. 단, 세부 선정품목은 내부 관리품목 자
료로서 본 논문에 직접 명기는 생략한다. 다음 Fig. 2는 
총 164개 품목별 종합점수 산출결과의 분포 내역이다.

Fig. 2. Distribution of the overall score of candidate 
group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타 기관 선정기준 및 선행연구사례를 
통해 방산분야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 및 
채택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정모형은 3가지 평가분야 및 
하위 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
는 방산유관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통해 도출하였다. 최종 유망품목 선정은 후보 품목을 대
상으로 종합점수 산출 후, 일정점수 이상시 채택 혹은 타
당성 검증 등 2차 평가를 통하여 판정하도록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방산분야 관계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본 방법론을 직접 활용하여 
실무 적용성을 확인하고 유망수출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기존 국방 유관기관에서 수행한 수출지원 관련 연구는 
대기업 위주의 체계완성장비별 수출목표국가 선정 및 전
략 수립이 대부분으로, 방산 중소기업 생산품목에 대한 
체계적 방안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완성장비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방산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사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기존 연구결
과와 차별화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유망수출품목 선정 
절차를 제도화하고 발굴 품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면, 잠재수출 권역별 특정품
목 소요 식별 등 시장진출기회 포착 시 기업 및 품목매칭 
등을 통한 신속한 수출지원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방산 중소기업의 경우 완성품 외 구성품 및 부
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구성품 및 부품 단위에서 수
출유망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힘들며 상
당한 업무 부담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향후 유망품목 선정 효과는 높이며 보다 손쉽
게 선정 가능한 간략 선정모형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유망수출품목 지정 시 해당 중소기업별 수출성
과 등 유망수출품목 선정효과 검증을 위한 추적성과 조
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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