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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 확대와 장기운용에 따라 해군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별 MRO 정책을 
분석하고, 해군 MRO 현황과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업체 

포기, 견본품 미확보, 경제성 결여가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표준화된 정비체계 

구축, (2) PBL 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4) 체계적 기술력 지원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민간업체의 해군 MRO 참여 

확대와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importance of naval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is increasing with the adoption and long-term 

operation of advanced weapon systems. This study 
analyzed government MRO policies and investigated 

domestic maintenance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s. 

Key issues include company withdrawal, lack of sample 
items, and economic unfeasibility. We propose: (1) 

establishing standardized maintenance systems, (2) 

building PBL-based cooperation networks, (3) improving 
economic feasibility, and (4) supporting technical 

capability enhancement.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exp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improve 
competitiveness in naval M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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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 확대에 따라 정비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현대의 해군 무기체계는 구성품의 전자식 , 다기능 통합방식
으로 설계되고 , 고장 시 부품이 아닌 모듈 단위 교체가 이루어진다 . 

또한 기존 무기체계를 장기 사용(개발 후 20~40년)하면서 기술 
진부화 , 부품 단종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임무수
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구하는 창정비 개념으로는 기술 진부화를 
해결할 수 없어 성능 개량을 포함한 정비개념의 변화가 요구된다 .

특히 해군의 운용장비 정비지출 중 국내외 외주정비 비율이 약 
50 %를 차지하고 있으며 , 향후 5년간 평균 약 47 %를 유지할 것으
로 전망되는 등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전문적 정비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
사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의 체계적인 발전과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군 MRO 사업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이
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해군 MRO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 또한 , 민간의 해군 MRO 참여를 활성화하여 기
술 진부화 , 첨단 함정 운영유지 등의 문제 대처에 기여하고자 한다 .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1818/JKNST.2025.3.8.1.13&domain=http://journal.knst.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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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군 MRO 경과 및 정의

먼저 해군 MRO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 
MRO, 창정비 , 외주정비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
다 . “국가정비민군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 부품국
산화를 중심으로”(2010)와 같이 주요 연구들이 부품 
국산화를 다루었지만 국방 MRO와 관련한 언급 및 
개념정립은 부족하였다[1]. ‘국방 MRO’는 정의부터 
공식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기에 관련한 선행연구 
역시 국방 MRO 개념 정립이 부재한 상황이다 .

2.1 국방 MRO 정책 변화의 텍스트마이닝 분석

국방 MRO에 대한 역대 정부의 주요정책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했다 . 이 중
perplexity 지수는 모델의 예측 능력을 평가하는 지
표로 , 주어진 확률 분포와 실제 분포 간의 차이를 측
정한다 . 이 지표는 모델이 얼마나 잘 일반화되어 있
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 , 정책 문서와 같이 시계열적 
특성을 가진 텍스트의 분석에 특히 유용하다[2-4]. 

Coherence는 토픽 내 단어들 간의 의미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 특정 토픽의 단어들이 서로 얼마
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이는 정책의 주제적 
응집성과 일관성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다 . 이들 두
지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 토픽모델의 통계적 성능
과 의미적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었다[5].

분석 결과 , 이명박 정부는 perplexity 점수가 토픽 
수 4개 지점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 coherence 

점수 역시 같은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
하여 , 4개의 토픽의 최적의 수로 도출되었다(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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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ores of Lee Myung-bak government

박근혜 정부는 perplexity 곡선이 토픽 수 5개 지점
에서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 coherence 값도 이 지점

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 , 5개의 토픽이 가장 적절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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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ores of Park Geun-hye government

문재인 정부는 perplexity 값이 토픽 수 7개 부근에
서 급격히 개선되었고 , coherence 값이 지점에서 가
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 7개의 토픽이 최적의 수로 
결정되었다(Fig.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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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ores of Moon Jae-in government

윤석열 정부는 perplexity 점수가 토픽 수 4개 지점
에서 뚜렷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 coherence 값도 
동일 지점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 , 4개의 토픽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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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ores of Yoon Seok-yeol government

위 분석을 기준으로 각 정부별 토픽을 재정렬하고 
word-cloud 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정책 이슈들을 
파악했다(Fig. 5 참조). 이명박 정부 시기 , 항공산업
발전기본계획(2010~2019)이 발표되어 항공 MRO 산
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시행이 기대되었다 . 또한 해



Sangbaek Kim et al., Study on Enablement Strategies for Civilian Participation in Navy MRO K NS T

Journal of the KNST 2025; 8(1); pp. 13-22 15

당 계획과 관련된 지역별 항공 클러스터의 주요 이슈
가 대두되었다 . 박근혜 정부 시기는 지자체별 MRO

에 대한 관심이 큰 시기로 분석된다 . 경북 영천 보잉 
MRO 센터가 설립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 이후 
해당 센터의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철수하며 이슈가 
약화되었다 . 문재인 정부 시기 , 100대 국정 과제 중 
88번 항목인 ‘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
와 성과 기반군수 확대로 민간산업활성화 지원 관심 
증대 ’라는 소주제가 등장했다 . 2019년도에는 일부 정
치권의 주도로 ‘MRO 단지 조성 논의로 인한 지자체 
MRO 산업단지 조성 ’이 언급되었다 . 윤석열 정부 시
기 , ‘K-방산 ’ 호조로 인해 방산 수출이 증가했고 , 이로 
인해 후속 운영유지 이슈가 부각되었다 . 수출 관련 체
계업체에선 후속군수지원(이를 민간업체에서 주로 
MRO로 표현) 이슈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 .

이러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정부별 MRO 정
책의 중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초기의 산업 육
성 중심의 정책 방향이 점차 민간 참여 활성화와 수
출 연계로 진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에는 
방산수출 증가와 연계한 MRO 산업 육성이 강조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2 국방 MRO 관련 최근 방산업체, 방사청, 지자체 동
향 분석

방산업체들은 운영유지분야 시장 진출 의지를 확
대하고 있다 . 첨단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용이 기존 
재래무기에 비해 급증하였으며 , 수출 무기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을 외국군으로부터 요구받는 등 시장변
화에 따른 운영유지 시장 진출 의지가 확대되고 있
다[6]. 이로 인해 방산업체들은 정비를 포함한 무기
체계의 운영유지 시장을 포괄하여 MRO로 명명하

고 , MRO 사업부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거나 MRO 사
업 발굴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 최근에는 일부 
방산업체들이 해외 함정 MRO 사업과 국내 해군 함
정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국내외 MRO 시장에
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방사청은 국방 MRO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7]. 최근에는 민간 MRO 역
량 확대를 위해 정비인프라 확대 , 부품 등 공급망 관
리 , 사업성 충족을 위한 물량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 또한 , 부품조달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중
소협력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마
련하는 등 방산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

지자체에서도 방위산업에서 MRO 분야를 육성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8]. 경상남도
는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함정 MRO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강원도는 국방 분야 중소
벤처 기업 육성 및 첨단 방위산업 선점을 위한 ‘첨단 
방위산업 육성전략 ’을 수립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산 MRO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 이러한 지자
체들의 노력은 방사청의 방산 혁신 클러스터 등 육성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2.3 국방 MRO의 개념과 특성

MRO 용어는 항공 분야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개념
의 혼란 없이 여러 영역에서 널리 사용 중이다 . 항공 
분야에서는 MRO를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
를 위한 운항 , 기체 , 부품 , 엔진 등 정비를 총칭”으로 
정의한다 .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방 MRO

를 “장비의 안정적 운용과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 활

(a) Lee Myung-bak 

government

(Feb 2008 – Feb 2013)

(b) Park Geun-hye 

government

(Feb 2013 – Feb 2017)

(c) Moon Jae-in 

government

(May 2015 – May 2022)

(d) Yoon Seok-yeol 

government

(May 2022 – present)

Fig. 5. Word-cloud analysis results b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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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총칭”으로 정의한다 . 이에 더해 제품 성능 개량
을 포함하는 ‘MRO-U(upgrade)’, 예방 및 예지정비
를 추가한 ‘MRO+’, 교육 , IT 서비스 , 자산 관리 등을 
추가한 ‘Total MRO Solutio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

현재 대한민국은 2차 인구절벽이 도래해 국방인력
확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 정비인력이 부족해지는 
한편 국내 방산 수출의 증가는 수출 이후 후속군수지
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을 요구한다 . 따라서 장
비 자체 개발 및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K-방산 수출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방 MRO

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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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orts analysis (2018-2022) in defense industry 

sector of defense companies

3. 해군 MRO 현황 및 과제

해군 MRO는 함정의 안전한 운항과 전투력 유지를 
위한 정비활동의 총칭으로 , 국방 MRO의 한 분야이
다 . 특히 함정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운용환경에서 장
기간 운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 정비(mainten-

ance), 수리(repair), 분해점검(overhaul)에 있어 차
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

3.1 해군 MRO 운영 현황

Fig. 8과 같이 향후 5년간 해군 정비원별 정비비 현
황을 분석한 결과 , 정비 주체별로 살펴보면 군직정비 
비율은 매년 평균 약 34 %, 외주정비 비율은 평균 약 
47 %, 해외외주정비 비율은 약 19 %를 차지하고 있
다 . 특히 국내 외주정비 비율은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이는 전문적 정비 능력을 갖춘 민간업
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정비
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기존의 기계적 정
비에서 전자식 통합정비로 변화하면서 , 민간의 전문 
기술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현재 해군 MRO 체
계에서는 정비 절차 , 기술문서 , 품질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이는 정비 품질
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 신규 업체의 진입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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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 전반적인 정비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
다 . 특히 , 미 해군의 NAVSEA(Naval Sea Systems 

Command)는 Ships’ Maintenance and Material 

Management(3-M)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정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 이는 해군 MRO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꾸준히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해
외외주정비에 대해선 ‘해외정비품 국내 정비 능력개
발제도 ’ 활성화를 통해 앞서 언급한 외주정비 문제와 
정비비용 경제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9]. 특히 
해외 원제작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정비비용 상승
과 함께 정비기간 증가로 이어져 전투태세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2 해군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제도 실태

해군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은 해외정비를 
하는 군 운용장비 및 구성품 , 결합체 중 국내정비 가
능성 ,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해외정비를 국내정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국방부 훈련 제2413호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련 ’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업무단계와 개발
업체 평가 심의절차는 Fig. 9과 같다 .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제도의 현 실태를 
개발전환 성공률과 경제적 이득액의 2가지 관점으로 
분석한다 . 분석을 토대로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
하고 개발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
다 . 본 내용은 해군 군수사령부의 2022년도 해외정
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국내정비 전환실적과 2022

년도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국내정비율 자
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10].

분석결과 2012년 이후 승인품목 70건을 대상으로 
48.1 %의 전환 성공률을 달성했다 . 또한 2,247건의 
개발수량에 대해 약 4천만 달러의 이득액이 발생하
여 국내 개발금액이 해외정비단가보다 저렴한 것으
로 나타났다 .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 국내 개발
단가(4,579,974$)는 해외 정비단가(6,901,162$) 대
비 약 66 % 수준으로 ,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
되었다 . 이는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제도의 
확대가 경제성 측면에서도 타당함을 보여준다 .

Item Price/case

New unit price 12,947,520 USD

Overseas maintenance unit price 6,901,162 USD

Number of developments 2,247 cases

Domestic development unit price 4,579,974 USD

Domestic development amount 60,124,477 USD

Profit amount 41,539,206 USD

Table 1. Economic analysis of the overseas maintenance 

parts domestic maintenance capability development sys-

te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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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Fig. 10과 같이 개발포기 28건에 대한 해외
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 

업체포기(44 %), 견본품 미확보(31 %), 경제성 결여
(15 %), 기타(대체품 개발획득, 부품획득 불가) 순으
로 나타났다 .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 가지 원인에 
대해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

첫째 , Fig. 11과 같이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
발포기의 세부 원인을 분석한 결과 , 해당 사업에 참
여하는 기업 특성상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 특히 신규 참여 업체들의 경우 , 정비 기술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품질 보증 요구사항을 충족시
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Fig. 12와 같이 견본품 미확보로 인한 실패의 

세부 원인을 분석한 결과 , 장비 특성상 일정한 정비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
다 . 이는 정비 물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체들이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셋째 , 경제성 결여 항목의 경우 , 경제적 수리한계
인 신품 단가 대비 65 %를 초과한 것으로 산정되어 
국내정비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다 . 이는 초
기 투자비용과 기술 개발 비용이 높아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외정비품 국내 전환의 성공
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 향상 지원 , 정비 소요 예측 
체계 구축 ,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포
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협
력 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3.3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제도 현안 분석 및 
시사점 

해군 MRO의 현황과 해외정비품 국내 전환 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기술력 부족 문제이다 . 정비 업체의 44 %가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전자식 , 다기능 통합방식의 정비 기술이 요구되고 있
으나 , 국내 업체들의 기술 수준과 정비 경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는 단순한 기술 역량의 문
제를 넘어 품질 보증과 신뢰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

둘째 ,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이다 . 신품단가 대비 
65 %를 초과하는 정비비용이 국내 전환의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초기 설비투자 , 기술 개발 ,

인력 확보 등 비반복적 비용(non-recurring costs)

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불확실한 정비
물량으로 인한 투자 회수의 어려움도 경제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셋째 , 정비체계 표준화 부재이다 . 현재 정비 절차 , 

기술문서 , 품질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가 미
흡하여 신규 업체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 이는 정비
품질의 일관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 기술 전수와 교
육 훈련의 효율성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넷째 , 협력 네트워크 미흡 문제이다 . 대기업-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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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기술 협력 , 정보 공유 , 공동 개발 등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
담을 안고 있으며 , 산업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 향상
이 제한되고 있다 . 

4. 해군 MRO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언

앞서 분석한 해군 MRO의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하
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한다 . 각 방안은 현재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군 
MRO 체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4.1 표준화된 정비체계 구축

표준화된 정비체계 구축은 소규모 업체들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적 접근성을 높이는데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 . 현재 해군 MRO 분야에서는 정비 
표준화 부재로 인해 새로운 업체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 이는 전반적인 정비 품질과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을 제시한다 .

무기체계의 모듈화 설계 추세에 맞춰 , 정비 인터페
이스의 표준화를 통해 부품 호환성을 확보하고 정비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다 . 이를 위하여 자동차 산업의 
AUTOSAR(automa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나 항공산업의 모듈형 정비체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
다 . 자동차 산업의 경우 , AUTOSAR를 통해 소프트웨
어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하드웨어 독립성
을 확보하여 다양한 공급업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
였다 . AUTOSAR는 설계자가 독창적이면서 혁신적
인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 세부 통합 
구현에서 독창적인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 

정비 매뉴얼 표준화는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그 효
과를 확인하였다 . AQEC(aerospace qualified elec-

tronic component)와 COTS/NDI(commercial off-

the-shelf/non-developmental item) 계약은 항공우
주 산업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부품을 활용하
여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전략이
다[11]. AQEC의 COTS/NDI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 

계약 종료 시 해당 부품의 정비 매뉴얼과 기술 데이
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후속 업체들의 정비 
역량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12,13]. 이러한 접근은 기
술 데이터 패키지(TDP)의 체계적 구성과 표준 매뉴
얼 구조 정립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 

실제로 미 해군의 NAVSEA는 함정 정비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14]. 

NAVSEA는 정비 표준화를 위해 PMSMIS(Planned 

Maintenance Syste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여 함정 및 육상 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문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특히 Ships’ 

Maintenance and Material Management(3-M) 시
스템을 통해 예방 정비와 교정 정비 데이터를 체계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비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
였다 . 

NAVSEA는 NAVSEAINST 4790.8 및 OPNAVINST 

4790.4와 같은 표준화된 지침을 통해 정비 및 물류 
운영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 특히 RCM(reli-

ability-centered maintenance) 프로세스를 도입하
여 정비 작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 이는 함
대 전체의 정비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고 유지보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러한 표준화 체계를 해군 MRO에 도입할 경우 ,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와 운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기회를 제공
하고 경쟁 체제 구축을 통한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기술 축적과 발전이 용이해지고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4.2 PBL 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

PBL 기반 협력 네트워크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을 기반으로 한 정비 
분야에서의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 미 국방부의 F-35 

프로그램의 JPO(Joint Program Office)는 PBL 계약
을 통해 정비 성과목표 설정 ,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 , 협력업체 간 기술 , 정보 공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특히 부품 공급망 관리 , 정비 기술 데
이터 공유 , 협력업체 교육 , 훈련 지원 등이 통합적으
로 이루어지며 , 이는 국내 해군 MRO 체계 구축에 있
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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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T(DMSMS management team) 운영은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 , 부품 단종 관리와 기술 지
원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5]. 미 국방부는 
DMSMS(diminishing manufacturing sources and 

material shortages)를 통해 DMT 운영 지침을 제공
하고 있다[16,17]. DMT는 부품 수명주기 분석 , 단종 
위험 평가 , 대체 부품 식별과 같은 부품 단종 관리뿐
만 아니라 , 정비 기술 자문 , 품질 보증 지원 등 기술 
지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은 운영유지 분야 시장 진출 
의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 이를 MRO 사업으로 명명
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 이러한 흐름에 맞춰 PBL 주관 업체를 중
심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

이러한 PBL 기반 협력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비 계
약을 넘어 기술력 향상과 산업 생태계 발전의 토대
가 될 수 있다 .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
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해군 MRO 분야에서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된다면 , 국내 정비능력 향
상과 함께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4.3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해외정비품 국내 전환 실패 원인 중 15 %를 차지
하는 경제성 결여 문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특히 신품 단가 대비 65 %를 초과하는 정비
비용이 국내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할 때 ,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을 제시한다 .

첫째 , VE(value engineering) 제도의 도입이다 . 미 
국방부에서는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계약
에 VEI(value engineering incentive) 조항을 포함
시키고 있다[19]. VEI는 기술적 개선이나 계약의 전
환을 통해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을 때 , 그 절감액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프로그램 내 자금이 부족
한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재투자되어 , 전반
적인 사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

둘째 , NRCs(non-recurring costs) 회피 전략의 수

립이다 . NRCs는 연구개발 , 시험평가 , 생산 설비 구
축 등에 최초 1회 소요되는 비반복적 비용을 의미하
며 ,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주요 장벽으로 
작용한다 . 이러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 해군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과 같은 단계적 지원체계 도입
이 필요하다[20]. SBIR 프로그램의 경우 3단계로 구
성되며 , 주로 1, 2단계에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
다[21]. Phase 1에서는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최
대 6개월간 지원하고 , Phase 2에서는 주요 R&D 노
력을 위해 최대 2년간 지원한다[21]. 이러한 단계적 
지원은 중소기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효과
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셋째 , CPIF(cost-plus-incentive-fee) 계약 방식의 
도입이다 . CPIF는 예측 불가능한 비용 발생에 대한 
위험을 정부와 계약자가 분담하면서 , 동시에 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미 국
방부의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따
르면, CPIF 계약은 특히 복잡한 연구개발이나 초기 
생산 단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2]. 이 계
약 방식은 목표비용과 목표수수료를 설정하고 , 실
제 발생 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
영된다 . 이를 통해 계약자는 비용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며 , 정부는 비용 초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하여 경제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 특히 국내 해군 
MRO 분야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도입된
다면 ,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와 함께 전반적인 정비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4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기술력 부족 문제는 해외정비품의 국내전환 실패
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 이는 단순
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접
근이 필요한 과제이다[23].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기술력 향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
시한다 . 

먼저 , 기술자문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 

현재 해군 MRO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정비 경험 부
족과 기술력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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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 일본의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는 항공우주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
문을 제공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24].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 해군 기술 연구소나 방산 전문기업
을 중심으로 기술자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

정비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 정
비 이력 , 고장 데이터 , 부품 수명 정보 등을 체계적으
로 수집 ·분석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정비능력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다 . 미 공군의 REMIS(Reliablity 

and Maintainability Information System)는 이러
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의 좋은 사례이다[25].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 정비(predic-

tive maintenance)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체계화도 필수
적이다 .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비 교
육을 표준화하고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접
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또한 이러한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 측정과 피드백이 중
요하다 . 이러한 기술력 향상 지원체계는 단기적으로
는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 , 장기적으로는 해군 MRO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국내 
방산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 체계적인 기술력 향
상 지원은 후속군수지원 역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군 MRO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
석하고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다 . 해군 MRO는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과 장기운용
에 따른 기술 진부화 , 부품 단종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한 시점이다 . 

특히 해외정비품의 국내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업
체 포기(44 %), 견본품 미확보(31 %), 경제성 결여
(15 %) 등의 문제는 MRO 분야의 민간참여를 저해
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핵심 방안을 제
시하였다 . 

첫째 , 표준화된 정비체계 구축을 통해 정비 절차
와 기술 데이터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민간업체의 진

입장벽을 낮추고 정비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둘째 , PBL 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
술력 및 정비경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 대기업-중
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셋째 , VE 제도 도
입 , NRCs 회피 전략 , CPIF 계약방식 도입 등을 통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넷째 , 기술자문 지원 , 정비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등
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이러한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 민간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해군 MRO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특
히 국내 방산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 정비 분야에
서의 MRO 협력체계 구축은 후속군수지원 역량 확
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PBL 기반 성과관
리 체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 예를 들어 인센티브 
성과등급 평가기준 및 대금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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