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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서        론론

  최근 대한민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첨단전

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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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plan to expand the scale of the domestic MRO industry was proposed by finding the technical 
common points between the aviation MRO and naval vessel MRO industries. The aviation MRO industry is led by 
Europe, North America, and Singapore. Europe and North America have very large aviation industries. The reas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MRO industry in Singapore is that the aviation MRO and ship MRO industries gathered to expand 
the industrial scale. The MRO field is an industry that spans all fields from research & development, production, 
manufacturing, operation, disposal, and crew training. The MRO industry is divided into military and civilian use. 
However, most of them are only differences in the needs of users, and there are no significant technical differences. The 
weapon system used by the military is steadily developing. It is impossible for the military to maintain all equipment at 
a time when troops are reduced. For that reason, it is necessary to share roles in each field. There is a need for an 
MRO industry in which civil and military operations cooperate to maintain all weapon systems at optimal performance. 
And the MRO industry development should be based on the civil market. The scale of the MRO industry should be 
expanded by gathering equipment commonly used in aircraft and naval vessels. This can increase military availability and 
reduce maintenance budgets.

초초    록록

  본 논문에서는 항공 MRO와 해군함정 MRO 산업의 기술공통점을 찾아 국내 MRO 산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 MRO산업는 유럽과 북미, 싱가폴에서 주도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는 항
공산업 규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싱가폴에서 MRO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항공 MRO와 선박 MRO 산업
이 모여 산업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MRO분야는 연구개발, 생산, 제조, 운용, 폐기 및 승조원 교육
훈련까지 전 분야에 걸친 산업이다. MRO산업은 군수용과 민수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대부분 사용자
의 요구사양 차이일 뿐 기술적 차이는 크게 없다.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 
병력이 감축되는 시기에 군이 모든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각 분야별로 역
할 분담 필요하다. 모든 무기체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하기 위해 민과 군이 협력하는 MRO 산업 필요
하다. 그리고 MRO 산업육성은 민수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항공기와 해군함정에서 공통적으로 사
용되는 장비를 모아 MRO 산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의 가용성 확대와 정비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 

Key Words :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항공정비 또는 정비산업), Maintenance(정비), Repair(수
리), Overhaul(총분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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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Strong Maritime forces Accomplished with 

Revolutionary Technology) NAVY로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개발 등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다가오는 해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에 발맞춰 해군비전을 설계

하였다[1]. 해군은 앞으로 항공모함(함재기 포함), 잠

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초계기, 대잠헬기 및 무인체

계 등 다양하고 최첨단 입체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첨단화 전력만큼 획득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

고 있으며, 획득 후 운용유지를 위한 비용도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요단계부터 총수명주

기(운용유지 및 성능개량)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획득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 있게 진행되고 있다[3]. 

군의 첨단전력은 국가방위를 위한 필수적으로 사용되

는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포함)이지만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호 보

완적인 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국가방위와 

국내산업 발전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성장시켜야할 필

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을 항공과 

함정(해양)산업과 연계되는 시장분석과 총수명주기적

인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현재 해군운용유지

분야에 대해 발전적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항항공공  MMRROO  정정의의  

  MRO는 일반적으로 항공산업에서 주로 통용되고 사용

되어 왔다. MRO 산업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향상

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및 재생정비(Overhaul)의 약자로 MRO를 사용하고 있

다. 일반 기업에서는 유지, 보수, 운영(Operation)의 

의미로 사용하고, 기업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분야 

의미하고 있다. Table 1은 국내 항공 주요산업분야를 

나타낸다.

구   분 내    용

항공기 제조 

산업

항공기 완제품, 엔진 등 주요부품 

개발 및 생산

항공 

운송사업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업

MRO 산업
운항정비, 기체중정비, 엔진중정비, 

부품중정비

Table 1 Major Business Sections in the Aviation 
Industry

  국내 항공 MRO 산업은 Table 2와 같이 군수분야와 

민수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 대항한공(민수/

군수), 아시아나(민수) 등 대형항공사의 정비본부 및 

KAI(군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군수)을 중심으로 수

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구성품은 해외 업체와 협력

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 MRO 산업을 노동ㆍ기술 집약

적 서비스업으로서 새로운 고용 창출원으로 인식하고 

국내 지역별 핵심ㆍ유망 산업거점을 지정하여 해외투

자 유치 등 정부차원의 육성정책 시행 중에 있다. 산

업부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지역별ㆍ기능별 특화

계획과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 ~ ’24)에 항공

기 제작 및 정비산업 활성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으로 1단계 자립기반확충, 

2단계 핵심 MRO육성, 3단계 해외시장 진출로 진행된

다. 1단계로는 ①기체정비 시설 지원, ②성능시험 인

프라 구축, ③R&D 및 기술융합 촉진, ④전문인력 양성

으로 진행하고, 2단계로는 ①투자환경 조성(MRO 부지 

시설 지원,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력 확보 지원), ③세

계수준 MRO업체 육성, ④지역별 산업 클러스터화 유도

가 있다. 3단계로는 ①MRO 패키지 수출, ②국제적 항

공부품 조달업체 육성을 진행한다.

  국내 항공산업 및 관련 정책현황으로 국내 항공기 

MRO는 항공기 보유사 직접적인 정비를 수행하기도 하

구  분

(국내 사업비중)
운항정비 중 정비 엔진 정비 구성품 정비 성능개량/개조

군  수
(2조 5천억, 

58.8%)

* 부대정비

 - 일일점검

 - 비행 전, 후 점검

* 야전정비

* 창 정비

군ㆍ민수 동일

* 장비치환

* 기체 수명연장 

민  수
(1조 7천억, 

41.2%)

* Line 정비

 - 일일, 주간점검

 -“A”Check +“B”

* 중 정비

 -“C”Check

 -“D”Check

* 임무변경

  (여객 ➝ 화물)

Table 2 Domestic Aviation Industry Sect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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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Fig. 1과 같이 대부분 MRO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여 MRO 업체는 정비, 수리부속 등 제반사항을 전담 관

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공항이나 MRO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Fig. 1 Domestic Aircraft MRO Industrial Structure

  해외 MRO산업의 경우 과거 항공 산업과 관련한 정비

서비스 영역에서 탈피하여 해상ㆍ지상분야를 포함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Table 3은 MRO산업이 기존에는 

운용단계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면 최

근에 MRO 산업은 연구개발, 생산/제조(+승조원 교육훈

련), 운용, 도태까지 전분야에 걸친 산업영역으로 인

식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Babcock 社는 총 수

명주기에 걸친 군수지원업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영국 

해군 잠수함사업 전체, 수상함 75% 전담 관리하고 항

공, 지상장비 및 핵관련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한 상태

이다. 

33..  국국내내··외외  MMRROO  산산업업현현황황

33..11  해해외외  해해군군  MMRROO  전전문문업업체체
    33..11..11  BBaabbccoocckk  IInntteerrnnaattiioonnaall  GGrroouupp((영영국국))
  Babcock사는 영국 방산기업 중 하나로 방산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관여하고 있

다. 철도, 항만, 조선업, 통신, 석유화학,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 중장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

다. 민간분야는 교통 인프라(철도, 항만, 공항) 분야 

유지보수(런던공항 화물시스템, 철길 등), 경찰차, 소방

차 유지보수 및 개조를 수행하고 있다. 방산분야는 육

ㆍ해ㆍ공군 플랫폼 유지보수 및 개선(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기갑차량 수리 및 부품조달) 및 승조원 교육과 

성능개량 등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사업 

참여로는 방산분야 장보고-III(잠수함) 전투체계 사업 

/ 어뢰발사체계 공급과 민간분야로 국내업체와 협업으

로 에너지사업 등에 두산밥콕사를 설립하여 발전설비 

공급 및 관리분야로 참여하고 있다.  

    33..11..22  SSTT  eennggiinneeeerriinngg社社,,  SSeemmbbccoorrpp  mmaarriinnee社社((싱싱가가폴폴))
  싱가폴의 해군 MRO 전문업체 현황으로 ST 

구  분 무기체계 수명주기 및 업무주체

확장 전

확장 후

Table 3 MRO Industry Ext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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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社, Sembcorp marine社가 있다. ST 

engineering社의 사업분야는 수리사업(ST marine의 계

열사)으로 민간 + 공공 4.5 : 5.5 비율로 합동 투자되

어 설립된 업체이다. 대상선박 : 상업 관련 특수선, 

군용 특수선, 민·군 겸용선이 있으며, 75m 순찰선, 

구조선, 잠수함 지원 선박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자국 외 태국, 오만, 미국, 프랑스 해군 함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 추진상 이점은

  - 지정학적 위치(중계 무역지)의 이점

  - 수리개조 분야의 MRO 고도화

    * 선박 업그레이드 개념 포함, 인건비 저렴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NPA)의 네트워크 지원

  - 인근 해양의 안전성(해적문제 없음)

  - 타 동남아국가 대비 벙커링 기술 우위로 선박에 

공급할 연료품질 우수하다.

  Sembcorp marine社의 사업분야는 선박의 수리, 개조

개장, 수명 연장 및 업그레이드, 선박유형변경 등으로 

수리개조, 중소형선박을 중점으로 세계시장 경쟁력 확

보하고 있다. 대상선박은 특수선박, 중소형선박 등이

다. 자국 외에도 미국, 동남아, 영국, 네덜란드 해군 

함정을 지원하고 있다.사업 추진상 이점은

  - 지정학적 위치(중계 무역지)의 이점

  - 수리개조 분야의 MRO 고도화

    * 인건비 저렴, 전문교육 시스템 구비

  - 전 세계적인 선박의 포화(신조물량 감소), 친환경성 요구

  - 고객과의 장기간 거래로 인한 신뢰관계 구축,

    보안문제 해결

  - 자체적으로 설계, 연구개발, 부품생산까지 진행

    * R&D 인력이 전 세계 1,300여명 배치하였다.

33..22  대대한한민민국국  해해군군  MMRROO
  대한민국 해군 MRO는 연구개발(R&D), 생산/제조, 승

조원 교육, 함 운용에서 좁은 범위의 MRO를 수행하고 

있다. 군직 정비외에도 Table 5와 같이 외주정비 방식

을 진행하고 있다.

구
분

업체명 사업내용 계약방식 비  고

해

군

LIG넥스원

홍상어, 

TACM, 

항만감시체계

PBL

시스템정비

함정 및

항공기에

탑재된 

장비, 

구성품 단위

한화시스템

TASS, 

호위함/구축함 

전투체계

시스템정비

LTS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P-3C/K 엔진 PBL

美. 

롤스로이스
Lynx 엔진 PBL

대한항공, 

KAI
P-3C/K 기체 시스템정비

Table 5 Outsourcing Maintenance of the Korean Navy[2] 

해해군군  외외주주정정비비   영영군군해해군군  MMRROO

  

•  해군이 장비별 납품(정비)업체와 개별계약

  * 해군 내 정비창 운영, 군직정비능력 초과시

    외주정비 추진

•  해군 자체 부품조달ㆍ단종관리 수행

•  해군은 MRO업체와 플랫폼(함정) 단위 계약

• MRO업체는 수리부속 단종관리, 정비지원을 포함한

  제반 군수지원 업무에 대해 전수명주기간 전담관리

•  해군은 별도의 군 정비 시설 미운영

Table 4 Comparison of the Outsourcing Maintenance of the Korean Navy and the MRO of the Royal Navy



134 신승민·오경원

정비지원과 수리부속 조달 등으로 국한되어 MRO를 수

행하기 위한 계약방식으로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수명주기지원(LTS, 

Lifetime Technical Support), 계약자 군수지원(CLS, 

Contractor Logistics Support) 및 시스템 정비 등으

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MRO

는 무기체계별도 계약방식을 별도로 정해진 계약방식

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구  분 주요특징

성과기반 

군수지원

(PBL)

제반 군수지원분야의 성과지표ㆍ목표제

시, 성과 의거 차등지급

수명주기

지원

(LTS)

함정 전투체계의 수명주기간 성능보장을 

위한 정비지원

계약자 

군수지원

(CLS)

민간 업체가 정비지원, 수리부속지원, 기

술지원 등 정비 지원을 일정 기간 동안 

수행

시스템

정비

군직정비가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 정비

업체가 정비지원(체계진단, 이동정비, 부

품재생정비 포함)을 담당

Table 6 Outsourcing maintenance contract method

44..  해해군군  MMRROO  고고려려사사항항

44..11  해해군군  군군직직  정정비비특특성성
  해군 함정은 자체가 하나의 장비/무기체계이면서 여

러 개의 부체계로 구성된 부대이다. 정비는 부대정비

(함정), 수리창, 정비창에서 수행하고 있다. 해군 항

공기도 지정된 시설에서 정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공

군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함정은 원해 작

전수행 등의 이유로 함정 자체에서 함정요원이 부대정

비를 수행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창 정비시에

도 일부 장비는 함정 요원과 정비창 정비요원이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비 

구분
내  용

부대정비

(함정)

 함정에서 예방정비 및 검사를 위한 종합

정비관리제도에 따라 함정 승조원 또는 운

영부대의 정비요원에 의해서 계획정비 또

는 일상적으로 하는 정비

야전정비

(창)

 작전운용과 연계된 정비 일정에 따라 수

리창/정비창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정비

함정 승조원의 정비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정비 수행

창 정 비

(창)

 일정기간 운용 후 함정 전반에 걸친 검사, 

정비·수리사항을 정비창, 군수전대 또는 

민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비, 

필수품목 교환

Table 7 Maintenance Step of ROK Navy

44..22  해해군군  외외주주정정비비  특특성성
  외주정비 유형으로는 국내, 국외 외주정비로 구분된

다. 국내 외주정비는 창정비, 부품정비, 시스템 정비, 

기술용역 정비, PBL, LTS 계약방식이 있으며, 국외 

외주정비는 창정비, FMS(Foreign Military Sale, 대외

군사판매), BOA(Basic Ordering Agreement, 한도액 

계약), 기술용역 정비, PBL, LTS 계약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외주정비 계약은 중앙조달(방사청) 및 부대조달(군

수사)로 구분되며, 해군은 부대조달 계약 비중이 30%

로 타군에 비해 많다. 특히 해군의 외주정비 소요가 

상대적으로 소규모면서 계약건수는 많다. 이는 소량 

다품종인 함정의 특성상 소규모 계약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장비유지 예산
12,379억원

(100%)

5,667억원

(100%)

12,728억원

(100%)

외주정비 예산
5,573억원

(45%)

3,276억원

(58%)

4,388억원

(34%)

외주

정비

계약

방사청 98% 70% 94%

군수사 2% 30% 6%

Table 8 Outsourcing maintenance performance 
status(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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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해해군군  외외주주정정비비  추추진진  간간  주주요요  문문제제점점
  해군의 장비는 장비 간에 걸친 소요/획득과정과 획

득이후 오랜 기간 운용함으로 장비문제 발생시 외주정

비 제도상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정비불가 장비 발생 : 국외도입/파산기업 장비, 

분해 및 진단 불가

  - 정비기간 장기간 소요 : 국외도입 장비*, 기술력 

부족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 업체 견적서 제출 지연, 복잡한 행정절차(중앙

조달), 수리부속 확보 장기화, 해외 정비시 이

송과정 등

  - 외주정비 비용 증가 : 무기체계/장비의 첨단화, 

기업 경영 환경 등의 영향

  - 무기체계 첨단화 및 국외 도입 비중의 증가 : 군

직정비 능력 제한, 외주정비 의존도 증가

  - 다품종 소량으로 구성된 함정 구성품 : 군직정비 

능력 확충 제한, 다수업체 경쟁유도 제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대응

방법들이 개발/논의 되고 있으며, 발전적인 방안으로

는 ➀‘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군직정비 능력 확충방

안 모색 필요 : 핵심 군직정비능력 확충, ➁ 국내 정

비능력 개발 추진 필요 : 기술이전 의무화, 산·학·

연 기술개발 협력체 구성 등, ➂ 수리부속 조달 분야 

업체위탁 확대 필요 : PBL 적용, ➃ 기술력 부족 업체

의 입찰 제한 제도 필요 : 기술성숙도 인증제도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다.

44..44  기기업업의의  수수익익구구조조의의  한한계계
  국내 방위산업은 고객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경쟁하

는 구조이며, 수익에 대한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개발업체를 제외하고는 소수 다품종의 해군 장

비정비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조선소는 함정 건조사업 대비 낮은 이윤으로 정비사업 

참여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조선소 수용가능 물

량(Capacity)의 기준 산정시 가장 큰 요소로는 보유 

중인 건선거의 수량이며, 제한된 건선거에 상대적으로 

고수익의 사업을 하는 것이 조선소에 유리하기 때문이

다. 함정 건조사업과 정비사업의 총 원가의 차이로 최

종 이윤에서 차이 발생한다. 

구분 사 업 명 원 가

이윤율(%)
최종

이윤
항 목 내 용

건조

사업

FFG 

Batch-II

후속함 

양산

2,841.3

억원

기본보상률 1.33 115.9

억원

기술적

위험보상률
0.75

정비

사업

DDH-II

선체 

창정비

84.6

억원

3.45

억원계약위험

보상률
2

* 각 사업별 최종 계약금액은 ➀ FFG Batch-II 후속

함 양산 : 3,157억 ➁ DDH-선체 창정비 : 94억으로 

결정되었다.

Table 9 Example of profit comparison between 
Builded ship and maintenance business[2]

정비산업은 함정 건조 못지않은 기술적 위험이 있지만 

계약규모면에서 크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해군

에서 운용중인 항공기 또한 함정처럼 규모가 크지 않

고 대부분 해외 도입장비로서 국내에서 정비 수요와 

규모가 크지 않다. 하지만 최근 해군은 기존에 운용하

는 함정의 성능개량 사업 등을 통해 신조 건조사업 못

지않은 큰 규모의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44..55  국국외외  도도입입  장장비비의의  기기술술  확확보보  제제한한
  해외에서 도입되는 장비는 수리부속이외에도 정비기

술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기업

들은 기술인력을 Tech-rap을 통해 운용유지의 주도권

을 통한 이윤추구와 기술유출 최소화를 위해 이전을  

꺼려한다. 그래서 부품 국산화·해외 정비품 국내 정

비능력 개발을 위해 정비기술 개발 및 확보를 하고 있

지만 국외 원제작사의 기술보안/지적재산권 등 사유로 

기술이전이 제한되고 최신·첨단기술 적용 무기체계의 

경우 기술보호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➀ 군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업체에게도 

이윤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필요하다. “수리부속 

→ 수리부속, 정비, 성능개량”, “장비·구성품 단위 

→ 체계·플랫폼 단위”로 PBL 적용범위 확대해야한

다. ➁ 국내 정비능력 개발 추진 필요 : 기술이전 협

상,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체 구성 등을 통해 꾸준

한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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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공공군군  MMRROO  현현황황
  공군은 Table 10과 같이 각 정비창에서 군직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비기술 초과 장비에 대해서는 외

주정비 등 해군과 유사하게 운용유지를 수행하고 있

다. 

공군

정비창
정비분야

81창 F-5, KT/A-1, E-737 청정비

82창 F-15K, C-130 창정비, KF-16성능개량

83창 레이더, 공지통신장비, 기상장비 창정비

85창 정밀측정장비 교정/정비

86창
F-15K, F-16 항공전자부품 창정비, 유

도탄 추진체 탄약신뢰성평가

Table 10 Maintenance corps of ROK Airforce  

각 정비창에서는 항공기 기체 및 부품 창정비, 레이

더, 통신장비, 기상장비 창정비, 정밀측정장비 교정 

및 정비, 항공기 유도무기 및 전자계통 창정비를 수행

하고 있다. 3군 공통 정비지원으로 정밀측정장비 교정

정비, 방공포 지원장비, 통신전자, 기상측정장비, 천

마 발사대 등을 정비지원하고 있다.

44..77  해해군군  MMRROO발발전전  방방향향
  MRO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를 확장해야한다. 국

내 MRO산업은 각 분야별로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항공과 함정의 가스터빈엔진, 레이더 및 미사일 등 공

통(유사) 장비에 대해 개발 및 통합 운용유지를 통해 

산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용유지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해군 군수사령부(정비창)는 

Fig. 2와 같이 각 정비 사안별로 각각의 업체와 계약

을 통해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에 오

는 정비기간 확대와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종종 선

정되어 적기에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

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Figure 3과 같이 군에서 계약

을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사가 세부적인 계약방식

을 벗어나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게 PBL사업으

로 운용유지를 위탁,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기 

정비를 통한 작전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Figure 4

는 민간 주도형 운용유지 방안으로 점차 군 병력 감소

와 첨단화되는 장비의 운용유지를 대응하기 위해 MRO 

전문 업체에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군의 작전운용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이 꾸준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춰 방위산업 발전으로 이끌어야 

한다. 

Fig.2 Current maintenance progress method

Fig. 3 Development through PBL Contract

Fig. 4 Private initiative maintena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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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결결      론론

  항공기와 해군함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유사한 장비

가 많다. 예를 들어 추진기관인 가스터빈엔진부터 레

이더 등 전자장비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항공기와 해

군함정은 각각의 MRO 산업으로 구분하다 보니 국내 산

업은 단지를 구성할 만큼 규모가 크지 못했다. 이 때

문에 무기체계는 소량 다품종으로 운용유지 비용이 증

가하였고, 일부 적기에 정비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작

전운용성 보장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방위

산업시장에 애국심만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생태계였

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MRO기업이 꾸준히 가

동할 수 있는 정비물량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항공 MRO 산업과 해군 함정 MRO 산업에서 유사

장비를 모아 산업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작전운용

성 향상과 운용유지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연구를 수행했다.

  기존의 해군 MRO산업은 해군 군수사령부(해군정비

창)이 각각의 MRO업체와 계약 후 함정에 정비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었다. 하지만 업체가 다양하고 

그중 한 개 업체라도 정비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

할 경우 함정 가용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문

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입찰방식이 최소한의 

기준치에만 적합하면 대부분 최저입찰 방식으로 진행

되다보니 기술력이 없거나 업력이 엉뚱한 곳이 선정되

어 정비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번번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

로 해군 MRO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해군군수사령부(해군정비창)는 군직정비기

술 초과 항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PBL(종합업체) 책

임기관이 MRO세부 기술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

을 참여 할 수 있도록 단위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

으며, 기업의 이윤도 신조 건조산업과 다른 이윤율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이윤 보장을 통해, 가용성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리부속 재고보유 및 단종수리

부속 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한

다.

  둘째로, 각 분야별 PBL 책임기관을 통합하여 해군에 

최적의 가용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MRO 체계종합 업

체 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유사시 민간자원을 효율적

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군이 당면한 병력감소와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군수분야도 국가 산업

의 한축으로서 민간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산업 육성

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MRO분야는 연구개발, 생산, 제조, 운용, 폐기 및 승

조원 교육훈련까지 전 분야에 걸친 산업이다. MRO산업

은 군수용과 민수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대부분 사

용자의 요구사양 차이일 뿐 기술적 차이는 크게 없다.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 

병력이 감축되는 시기에 군이 모든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각 분야별로 역할 

분담 필요하다. 모든 무기체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

하기 위해 민과 군이 협력하는 MRO 산업 필요하다. 그

리고 MRO 산업육성은 민수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항공기와 해군함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모아 MRO 산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의 

가용성 확대와 정비예산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후후        기기

  본 연구는 호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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