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1권 제4호 2020년 7월

www.kicem.or.kr (pISSN 2005-6095 / eISSN 2465-9703)
http://dx.doi.org/10.6106/KJCEM.2020.21.4.030

KJCEM 21. 4. 030~037
July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외건설수주는 우리 경제의 숨겨진 활력소이다. 일반적

으로 한 나라의 경제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의 총액과 그 성장률로 가늠한다. 그런데 이 국내총

생산은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해

외에서 수주된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진출한 우리 국민의 

소득은 당해년도 국내총생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반

면, 자재수출 등 해외건설수주에 따른 파급효과는 당해년도 

국내총생산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차년도 건설수주에도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7).

이처럼 해외건설수주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한다. 따라서, 해외건설수주를 전망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해외건

설수주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보

다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건설수주액을 설명하는 다양한 시계

열 모형을 비교-검증하여, 예측력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해

외건설수주액 예측모형을 선택-제안하고(모형선택), 이를 

다른 국가의 해외건설수주액 예측에도 적용하여 개발된 모

형의 보편성을 확인한다(일반화 검증). 이를 통해, 세계 건설

수주 시장 전반을 분석하는 보편적 모형개발 가능성을 시사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2.1 해외건설수주 동향과 영향요인

2.1.1 해외건설수주 동향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을 포함한 해외건설수주 동향

은 해외건설협회에서 집계한다. 1981년부터 집계된 우리나

라 해외건설수주액 추이를 살펴보면, 1981년대 중동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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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136억 달러를 수주했던 실적은 이후 2005년까지 

150억 달러 미만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건설수주에 나선 결과 2010

년 715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이후 600억 달러 전후

를 기록하던 해외건설수주액은 2015년부터 감소하여, 2018

년 321억 달러에 수준에 머물렀다.

2019년도 해외건설수주액은 2018년보다 31% 감소한 223

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06년 164억 달러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에는 중동과 아시아지역 수주

액이 2018년보다 각각 48%, 23%가량 떨어진 것이 실적 저

조의 원인으로 보인다.

Table 1.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by region

Region
2019 2018 YoY % 

GrowthMil.$ %  Mil.$ %

Asia 12,539 56.2 16,207 50.5 -22.6

Middle East 4,757 21.3 9,204 28.7 -48.3

Europe 2,469 11.1 3,708 11.5 -33.4

Africa 1,713 7.7 1,222 3.8 40.3

North America·Oceania 566 2.5 1,041 3.2 -45.6

South America 280 1.2 733 2.3 -61.7

Total 22,327 100 32,115 100 -30.5

업계는 이 같은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 감소에 대한 원

인을 ①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등 산유국의 발주 감소, ② 

2013년 해외 플랜트공사 사업에서 부실 실적(1조원 손실)이

후 체질 개선 미흡, ③ 프로젝트관리 능력 부족에 따른 해외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 ④ 계속되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해외프로젝트 수주 기피 ⑤ 미중간 무역전쟁 등에 따른 미

래불확실성 증가, ⑥ 중국 업체의 성장으로 가격 경쟁력 저

하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Maeil Business News Korea, 2019).

2.1.2 해외건설수주 영향요인

해외건설수주액은 발주자 요인, 입찰자 요인의 영향을 받

는다.

첫째, 발주자 요인은 ‘입찰대상이 되는 건설물량의 발생’, 

즉 건설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건설업은 발

주자의 발주와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수주형 산업’

이다. 따라서 발주자가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발주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데, 대체로 국제유가가 그 가늠자

가 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전망이 어두

워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대체로 건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Park (2014)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해외건설 수주액은 

0.77, 국제유가와 세계경제성장률은 0.89의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Aimer (2016)도 국제유가 상승은 건설

업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해

외건설의 발주는 대체로 자체 산업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산

유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산유국

의 자본력이 증가하여 많은 건설을 발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은 산유국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세계경기를 활성화하고, 주가지수와 같은 다른 경기지수에

도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ebiyi et al., 2009).

둘째, 입찰자 요인은 ‘발생한 건설물량에 대한 입찰’, 즉 공

급자 요인을 의미한다.

Olatunji (2010)는 환율이 상승할 때에 해외건설에 대한 

입찰이 증가하여 해외건설수주액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

다. 일반적으로 입찰가격은 기축통화로 결정되는데 반해, 본

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자재와 인력, 본국에서 공시되는 사

업수익은 본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본국통화 기준의 사업수익은 고평가되면서도 본

국발 자재와 인력에 대한 달러평가금액은 낮아져 원가구조

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환율의 상승은 해외건

설에 대한 공격적 입찰을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ChosunBiz, 

2019).

또한 환율 및 그에 따른 가격경쟁력은 단기간에 쉽게 바

뀌지 않는 기술력이나 평판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기회요인 

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입찰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국제유가와 환율은 각각 발주자와 입찰자 요인으

로서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건설수주액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201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에 대한 정량

적, 계량경제학적 접근이 시도되었는데, 각 연구들은 공통적

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을 대외경제요인을 독립변수로 활용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국제유가, 환율과 같은 대외

Fig. 1.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trend (unit: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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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요인은 대내요인에 비해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Park et al. (2012)은 GDP, 물가지수, 국제유가에 대한 

Granger Causality Test를 통해, 이들 변수가 지역별 해외건

설수주액(중동,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중남미)에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Jung (2012)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에 대한 국제유가, 환율, GDP, 무역수지, 코스피지수

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건설수주액에는 국

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환율, GDP, 무역수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코스피지수와 같은 순수국내경기요

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Park (2013)도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에 대한 국제유가, 환율, 국내건설

수주액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대외적 요소인 해외건설수주

액(자기상관효과), 국제유가, 환율이 해외건설수주액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내적 요인인 국내건설수주액은 해

외건설수주액과 상호독립적인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Kim (2018)도 해외건설수주액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국제

유가, 환율, GDP를 활용하였다.

Table 2. Prior researches on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Research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Method

Park et al. 

(2012)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Oil price, GDP, Price index 
Granger 

Causality Test

Jung 

(2012)

Oil price, Exchange rate, GDP, Trade 

balance, KOSPI Index
VAR

Park

(2013)

Oil price, Exchange rate, Domestic 

construction orders
VECM

Kim

(2018)
Oil price, Exchange rate, GDP ARIMA,VECM

이상의 연구에서 다양한 독립변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물

가지수와 주가지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해외건설수주액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3). 또 연

구배경에서 해외건설수주가 GDP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듯이, 

GDP나 무역수지는 해외건설수주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서의 성격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

자 요인에 해당하는 국제유가, 입찰자 요인에 해당하는 환율

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2.2 시계열 분석방법론 및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 동
향 관련 연구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 동향 연구에는 주로 ARIMA, VAR

모형과 같은 시계열 분석방법이 활용된다. 

2.2.1 ARIMA 모형을 활용한 해외건설수주 동향 연구

ARIMA 모형(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자기회귀적분이동평균모형)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

에 널리 활용된다. 대체로 경제현상과 관련된 시계열 데이

터는 자기상관 혹은 이동평균 하나의 모형으로 정의하기 어

려우므로(ARMA모형), 1차 또는 2차 차분을 통해 안정성

(stationarity)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부응하

기 위한 방안이 ARIMA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ARIMA 모형은 ARIMA (p,d,q)모형으로 표

기하는데, p는 자기상관의 차수, d는 차분의 횟수, q는 이동

평균의 차수를 의미한다. 불안정한 시계열이 d번 차분을 취

하고 나면 안정적인 ARMA (p,q)모형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Lee, 2012).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Moon, 

1997).

         (1)

ARIMA (p,d,q)를 후방전위연산자(B)를 이용하여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Lee, 1994).

              
단,

이 표현식에서 ∆d는 해당시계열이 d차 적분된 확률과정

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이 시계열은 d차 차분되었을 경우 

안정 시계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RIMA 모형을 사용할 때에는 Ljung-Box통계량, 편자기

상관, 자기상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p, d, q를 결정하

게 된다. Kim (2018)은 이상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해외건

설수주액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

은 ARIMA (3,1,1)을 통해서 가장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ARIMA 모형은 자기상관, 이동평균 등 연구변수의 변화추

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다른 독립변수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독립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이 최근 몇 년간 지속

적으로 상승하였다면, 자기상관(직전 p개 년도값)과 이동평

균(최근 q개 년도값 평균) 모두 높은 값이 입력되어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하락

국면으로의 전환, 다른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

계점을 가진다. 이에 최근에는 독립변수와 그 상호작용까지 

반영하는 VAR (Vector Autoregressive)모형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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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VAR 모형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

ARIMA 모형은 일변량 분석으로 변수들 사이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지만 VAR 모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를 

각각의 선형방정식으로 표현된다. VAR 모형은 n개의 선형

방정식으로 구성되는데, 모형 내의 모든 변수의 현재 관측치

를 내생변수로, 그리고 모든 시차 변수들은 외생변수로 간주

한다. 일반적인 p차 VAR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여기서 는 크기가 k인 내생변수 벡터이며, Y는 크기가 d

인 외생변수의 벡터이다. 그리고 A, B는 추정되어야 할 상관

계수로 이루어진 행렬이 된다. 는 와는 상관성을 가질 수

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lag 변수들과 우변의 어떤 변수들과

는 상관성을 갖지 않는다.

           (4) 

Lag 변수들은 우변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그 추정치는 

일관성을 가진다.

VAR 모형은 단기균형뿐만 아니라 장기균형을 분석할 수 

있고, 가성회귀를 가지지 않으므로 유용한 예측 방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계열 변수를 차분하여 안정화된 변수

를 모형에 적용하면 시계열의 고유한 수준(level) 정보를 잃

어버릴 수 있어 공적분 관계 존재시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분석하면 

수준정보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오차수정모형

은 차분된 종속변수를 오차수정항과 차분된 시차변수의 함

수로 간주한다.

         (5)

위의 식을 공적분 관계에 있는 방정식 체계의 ‘오차수정모

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는 안정적인 벡터로 변수들 간의 

균형조건으로부터의 이탈을 특정하는 부분이고, B는 균형관

계로부터의 이탈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는가를 측정하는 오

차수정속도 파라미터의 행렬로 볼 수 있다.

공적분식의 전기잔차인 오차수정항은 장기균형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불균형오차로 차기에 오차수정계수에 

의해 조정된다. 따라서 오차수정모형은 변수 사이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는 또 다른 방법인 동시에 변수 사이의 동태

조정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상의 VAR 모형(Jung, 2012), VECM (Park, 2013; Kim, 

2018)은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에 대한 연구에 두루 활용

되었다. 

3.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 모형선택

3.1 분석개요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를 설명하는 다양한 시계열 모형

을 비교-검증하여, 예측력 관점에서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

액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예측모형을 선택하였다.

3.1.1 분석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자료원)는 1981년부터 2019년간 

집계된 연도별 해외건설수주액(해외건설협회), 두바이유가

(Bloomberg), 원/달러환율(한국은행)이다.

두바이유가와 원/달러환율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

하였듯이 각각 발주자 요인, 입찰자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임

과 동시에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실증적인 타당성이 

검증된 독립변수이기에 이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또 

여러 국제유가 가격지표 중에서 두바이유가를 사용한 이유

는 두바이유-브렌트유 및 두바이유-서부텍사스유 가격간

의 상관계수가 평균 0.8에 달해(Lee, 2017) 상호대체가 가능

한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동지역 

유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3.1.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한다. 세 모

형은 다른 독립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① 선행연구(Kim, 

2018)의 ARIMA (3,1,1)모형과 국제유가 및 원/달러환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② 동적 회귀모형과 ③ VAR모형이다. 

해외건설수주액 단위가 커서 각 변수는 로그변환하였으며, 

VAR모형은 단위근 검정 등을 통해서 Standard VAR모형을 

사용했다.

이들 각 모형에 대해서, 1981~2015년 데이터로 모형을 수

립하고, 최근 4개년(2016~2019년) 데이터를 예측하였다. 이

에 따른 모형의 선택은 2016~2019년간 예측치와 실측치 

간의 오차를 설명하는 MAPE, RMSE, MAE가 낮으면서도, 

2019년 예측치를 2018년 예측치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

는 모형을 선택하였다.

3.2 분석결과

1981~2015년 데이터로 수립한 세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

음과 같다. 분석결과 도출되는 모형적합도(R2)는 모형2(동적 

회귀모형)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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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 and model fit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ARIMA (3,1,1)

Model 2 

Dynamic Regression

Model 3 

VAR Model

AR(1) -0.897** 0.624** 0.861**

AR(2) 0.039 - -

AR(3) 0.242 - -

MA(1) 0.999 - -

Oil price(t) - 0.634** -

Exchange rate(t) - 0.575** -

Oil price(t-1) - - 0.333*

Exchange rate(t-1) - - 0.164

Model fit (R2) 0.210 0.881 0.818

* p < .05, ** p< .01

그러나 적합도만으로 모형2가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형1과 3은 전기[前期]의 자기상관 및 독립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도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

만, 미래 독립변수를 예측하지 않아도 종속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모형2는 당기[當期]의 유가와 

환율로 당기의 해외건설수주액을 추정하기 때문에, 전기 값

을 활용하는 모형1, 모형3에 비해서 적합도 측면에서는 유

리하지만, 예측을 함에 있어서는 독립변수가 수집되지 않은 

미래(여기서는 2020년 이후) 예측을 위해서는 독립변수를 

예측해서 활용해야 하므로 모형을 활용한 예측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모형의 설명력보다는 예측의 정확도를 

중심으로 모형을 선택하였다. 세 가지 모형을 활용한 예측결

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mparison of prediction accuracy and trend fitness

Model 1 

ARIMA (3,1,1)

Model 2 

Dynamic Regression

Model 3

VAR Model

Prediction 

accuracy

MAPE 3.041 2.780 1.576

RMSE 0.548 0.503 0.303

MAE 0.519 0.475 0.274

Trend 

fitness

Actual 2018 $ 32,116M

Predicted 2018 $ 43,804M $ 41,600M $ 34,860M

Actual 2019 $ 49,407M $ 46,136M $ 33,792M

YoY 2019 Increased Increased Decreased

2016~2018년 예측치에 대한 오차는 MAPE 3.041 이하, 

RMSE 0.548 이하, MAE 0.519 이하로 비교적 낮게 산출되었

다. 예측치의 오차가 가장 낮은 모형은 모형3이었으며, 선행

연구(Kim, 2018)에서 활용한 모형1은 세 가지 모형 중에서 

4개년 예측치와의 오차가 가장 컸다.

세 모형은 2016~2018년간 해외건설수주액을 실측치에 비

해서 높게 예측하였다. 왜냐하면 각 모형은 모두 전기 해외

건설수주액(1차 자기상관계수)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

는데, 2014년 해외건설수주액이 66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

기 때문에 이후의 예측치도 2014년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감

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 모형의 

2018년 예측치도 실제치보다 8% 이상 높게 예측되었으며, 

2019년 예측치도 2018년 실측치보다는 높게 예측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 예측치의 경향성이다. 모형1은 

2018년 대비 2019년 해외건설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하였지만, 모형3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형1에서는 자기상관, 이동평균 측면에서 예측치가 낮아질 

요인이 적었지만, 모형3에서는 2017년 대비 2018년 두바이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그에 영향을 받은 

2019년 해외건설수주액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제

로 2019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223억달러로 2018년 대비 

31% 감소하였다(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2020).

이상의 분석결과, 예측력의 정확성과 추세부합성 측면에

서 모형3이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택된 모형을 활용하여, 중국의 해

외건설수주액을 예측하고, 그 예측정확도 및 추세부합성을 

검증확인 하였다.

4. 해외건설수주액 모형에 대한 일반화 검증

4.1 분석개요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VAR

모형이 중국의 해외건설수주액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한국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VAR모형이 여러 나라에 

일반화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4.1.1 분석 데이터

중국 데이터(자료원)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 

해외건설수주액(중국국가통계국), 두바이유가(Bloomberg), 

위안/달러환율(중국국가통계국)이다. 데이터 기간은 우리나

라 데이터와 동일한 1981년부터 2019년까지로 하였다.

중국의 해외건설수주액은 1981년 이후 거의 매년 증가하

였다. 1981년 2억 달러에 불과하던 해외건설수주액은 2005

년까지 296억 달러로 연평균 21%씩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Fig. 2. Comparison of actual and predicted values   of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aft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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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이후에도 연평균 11%씩 

성장하면서 2017년 2652억 달러에 이르렀다. 중국 상무부

에 따르면, 2019년 중국 해외건설수주액은 2018년 2418억 

달러 대비 7.6% 증가한 2602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이 같은 성장배경에는 중국정부 지원, 풍부한 자금력, 기

술력 성장이 꼽히는데, 이 중 정부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재원조달이 어려운 해외 프로젝트

에 정부가 자본을 먼저 투자하고 이후 운영비 등으로 비용

을 만회하는 ‘투자형 개발사업’에 강세를 띠고 있다(Daily 

Construction News, 2015). 중국 건설기업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높은 점유를 지속하며 북미와 유럽으

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에 힘입은 투자개발

형 사업 참여에도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6).

중국의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내수 건설시장의 성장

세 또한 5% 내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

설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국 기

업들은 변화된 경제 전망 및 글로벌 건설 환경에 적합한 다

양한 전략들을 구사하며 선진국을 포함한 해외 건설시장으

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 시

장 진출을 위한 인수ㆍ합병 및 투자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

이고 있으며, 이는 사업 영역의 확대와 해외 생산 능력 향상, 

조달 역량 강화, 제조 원가 절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전략은 자체 기술력 강화보

다는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며, 이는 국영 

기업으로서의 풍부한 재정적 역량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직

접 투자를 확대하고 NDB (New Development Bank),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 여러 개발

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신규 사업을 발굴, 자국 기업들의 사

업 참여 기회를 창출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

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지분이 높은 AIIB, NDB뿐만 아니

라 EBRD와의 연계를 통한 건설사업 지원이 예상되며, 중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6).

4.1.2 분석 방법

한국과 중국의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한국의 해외건설수

주액을 분석한 모형을 그대로 중국의 해외건설수주액 분석

에 적용하였다. 한국모형과 같이 1981~2015년 데이터로 모

형을 수립하고, 최근 4개년(2016~2019년) 데이터를 예측하

여, 예측치와 실측치 간의 오차를 설명하는 MAPE, RMSE, 

MAE 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외건설수주액 단위가 커서 

각 변수를 로그변환 하였다.

4.2 분석결과

1981~2015년 데이터로 수립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해외건설수주액에 대한 모형적합도(R2)는 

중국모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해외건설수주

액은 거의 단조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므로, 유가나 환율같은 

독립변수보다 자기상관에 의한 증가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자기상관과 국제유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은 유의수준에는 미달하지만 환율이 증가할수록 건설수주

액이 증가한다는 회귀계수의 방향성은 충족하고 있다. 다만, 

변동환율제를 택한 대한민국 환율의 회귀계수가 크롤링제

를 택한 중국 환율의 회귀계수보다 높은 점은 추후 국가간 

메타분석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5.  Regression coefficient and model fit of Korea-China VAR 

model

Independent Variables China VAR Model Korea VAR Model

AR (1) 0.939** 0.861**

Oil price (t-1) 0.121* 0.333*

Exchange rate (t-1) 0.011 0.164

Model fit (R2) 0.986 0.818

* p < .05, ** p< .01

모형을 활용한 2016~2019년 예측치에 대한 오차는 

MAPE 1,420, RMSE 0,121, MAE 0.109로 한국모형에 비해

서 오히려 낮았다. 또한 2018년 대비 2019년 해외건설수주

액이 증가한다는 경향성도 올바르게 예측되었다. 다만, 한국

모형의 예측치가 실제치보다 항상 높게 형성된 것에 반해, 

중국모형은 예측치가 실측치보다 낮게 형성되는 점에는 차

이가 있다. 이는 한국과 달리 해당기간 해외건설수주액 증가

폭이 커서 생긴 차이로 해석된다.

Fig. 3. China's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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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Korea-China model prediction accuracy and trend fitness 

comparison

China VAR Model Korea VAR Model

Prediction 

accuracy

MAPE 1.420 1.576

RMSE 0.121 0.303

MAE 0.109 0.274

Trend

fitness

Actual 2018 241,804 32,161

Predicted 2018 229,893 34,860

Actual 2019 241,447 33,792

YoY 2019 Increased Decreased

* p < .05, ** p< .01

이상의 분석결과, 한국의 해외건설수주액을 설명-예측하

는 VAR모형은 중국의 해외건설수주액을 설명-예측하는데

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이

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여, 주요 국가의 

해외건설수주액을 비교예측해 볼 필요가 있으며, 회귀계수

를 상호비교하는 메타분석도 시도해 볼 만 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

외건설수주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고 외국의 해외건설

수주액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해외건설수주액을 잘 설명하는 변수(국제유가 및 환

율)를 선정하여, 예측력이 높은 모형(VAR모형)을 개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VAR모형은 기존 ARIMA (3,1,1)모

형보다 예측치의 정확도와 추세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VAR모형은 미래 독립변수 값을 예측하여, 종속

변수에 대한 동적인 예측(Dynamic Forecast)도 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활용용이성도 확보하였다. 

둘째, 국제유가와 환율을 활용한 VAR모형이 한국의 해외

건설수주액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외건설수주액도 잘 예측

함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은 해당 국가에 과잉최적화되어 있어 다른 국가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대한 예측에도 잘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모형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을 가지고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이 중국에 대해서는 좋은 

예측력을 보여주었지만, 그것만으로 모형의 보편성이 있다

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중국 이외의 주요 해외건설수

주 국가에 대해서도 모형을 적용-분석함으로써 모형의 보

편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분석과정에서 국가별로 국제

유가 및 환율에 대한 회귀계수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를 활용한 메타분석 혹은 국제유가 및 환율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의 해외건설수주 판도의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모형은 자국통화 환율변화에 따른 자국 해외건

설수주액 변화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해외건설은 여러 나

라의 건설업체가 입찰을 하는 경쟁시장이다. 입찰과정에서

는 각 기업들은 자국의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

소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기축통화(달

러)에 대비한 자국통화의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경쟁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많은 해외건설을 수주할 가능성이 

생긴다(ChosunBiz, 2019). 이는 경쟁국가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주요 해외건설수주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환율

변화효과 뿐만 아니라, 경쟁국가의 환율이 발주자 요인, 입

찰자 요인에 더한 제 3의 ‘경쟁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

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요 해외건설수주 국가간에 서로의 환

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동적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건설수주액의 지역별 

분포, 적절한 유가지수 선택도 향후 연구가 고려해야 할 요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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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해외건설수주액을 설명하는 다양한 시계열 모형의 비교와 검증을 통해, 예측력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해외건설수
주 예측모형을 선택하고(모형선택), 이를 다른 국가의 해외건설수주 예측에도 적용하여 개발된 모형의 보편성을 확인하는데(일반화 
검증) 목적이 있다. 연구에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해외건설수주액, 두바이유가 및 국가별 환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6~2019년간 예측치와 실측치 간의 오차(MAPE, RMSE, MAE)가 낮고, 2018-2019년간 해외건설수주액 증감여부를 정확하게 맞
추는 모형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VAR모형이 선택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중국 해외건설수주액을 예측한 결과도 실제
와 부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추후 세계 건설수주 시장 전반을 분석하는 종합적 모형개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키워드 : 해외건설수주액, 시계열분석, VAR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