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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efense core technology field, it is important to secure core technologies at a pace that is in line 

with the pa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has become more advanced over time. However, the 

pac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faster than ever, and the need for weapons systems with new 

technologies is increasing.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independently  securing core technologies 

in all fields is almost impossible, considering the required costs and duration.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an overcome these cost and period constraints, and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countries.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core technology has began to overcome 

difficulties in independent development; however, the sharing and joint development of key 

defense-related technologies among countries has encountered various difficulti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of core technology R&D 

projects in the defense sector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competencies (professional skills, 

communication skills, leadership, and foreign language skills) and external factors (legal system, 

interrelationship, cost reduction, and period reduction), and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is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a survey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rived influencing factors had a positive (+) effect on project performance, confirming 

that both individual competency and external factors are important in projec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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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인 국방예산의 축소와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이에 따른 획득비용의 증가로 인해 국제

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Lee & Chung, 2013). 국제기술협력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자국

의 안보와 방위산업과 관련된 수요제한, 막대한 비용수반, 개발소요기간, 기술상의 제약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생산 및 조달 분야에서 상호 비교 

우위 분야를 융합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1) 이런 연구개발 형태는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고비용화에 대응하면서 국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는 각 국가 간의 첨단 

기술보호주의(Kim, S. B., 2020)를 극복하면서 방산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우수기술을 조기

에 확보하는 방산 기술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개발 참여국과의 무기체계 시장 공유를 통

해 안정적 수요창출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방산수출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방 분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방위사업청 조직을 통해 

개청 시부터 국제기술협력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명시2)하여 국제기술협력 추진의 근

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는 2012년 핵심기술 국제기술협력 업무

지침을 제정3)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위사업청 주관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미국, 영국 등 총 12개국과 국제기술협력 MOU를 체결4)하여 체계개발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2021-2035 핵심기술기획서’에 따

르면, 핵심기술연구개발의 전체 과제 741개 중에서 국제기술협력은 대상기간 과제 수가 총 13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다.5) 이처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국제기술협력이 활성화되

지 못한 이유는 국내 연구개발상에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방 분야의 

국제협력은 해당 연구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목적 외에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목표가 얽혀있어 국

내의 연구개발보다 국제협력 시에 개발기간과 일정 등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6) 게다가 연구개

발 참여 주체자 간에 문화적⋅질적 차이와 각기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Oh, J. B., 2006). 실제 우리 군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국제기술협력으로 

추진된 체계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KF-X(보라매) 사업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7)

 1) 방위사업청, 국제기술협력 기본계획, 2013.

 2) 방위사업청 훈령 제65호(‘07.10.30., 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8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구분)

 3)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호(2012.1.3.) 핵심기술 국제기술협력 업무지침

 4) 국방기술 연구개발 소개(책자), 방위사업청, 2021.10.27. 

https://dtims.krit.re.kr/vps/OINF_selectBookInfo5.do?wiselog=BKC000120220107155017454

 5) ’21-’35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책자), 방위사업청, 2021.3.22. 발간

(https://dtims.krit.re.kr/vps/OINF_selectBookInfo10.do?wiselog=BKC000120210322153117415)

 6) 정기현(2002.02.01.). 국제협력 연구개발 발전방안. 국방과기술, 2(276), 10-21. 

http://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241548084354.page?&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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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의 동맹 유지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 및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8) 이 중 국방 분야의 협의 내

용은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확장억제뿐만 아니라 국방부문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이 포함되어 있다.9) 이런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제시된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및 협력센터 설

치 추진10)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군은 과학기술강군이란 목표달성의 일환 중 

하나로 국제협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시기적인 변화의 요구와 최근 국방 분야 국제기

술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방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Lee & 

Chung(2013, 2014)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며, 대부분 민간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핵심기술 분야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관련 영

향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방핵심기술 분야 국제협력 유경험자

를 대상으로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관계를 설문조사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2.1 국방핵심기술 국제기술협력의 개념 및 추진경과11)

국방핵심기술의 국제기술협력은 우리 군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육성이 필요한 미래 무기체

계 핵심기술을 해외 협력대상국과 공동기술개발하는 사업12)으로 국방기술연구개발 중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한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7)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추진된 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으로 분류된 사업을 말함. 과거 국제기술협력으로 보이는 몇몇 

사례들이 있었으나, 이는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이전을 받거나 관련 지원을 받는 형태였음. 국제기술협력은 

기본적으로 양국 정부의 공동 투자가 전제되어야 함.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22.5.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846

 9) 국방부 공식 블로그 국방소식,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국방 분야 주요내용, ’22.5.23

https://blog.naver.com/mnd9090/222743240362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DB,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105번),’22.5.2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973

11) 관련 규정 및 방위사업청 발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작성

12)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연구개발 소개(책자), 202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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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lassification of defense R&D project in Republic of Korea

            Source. Introduction of defense R&D projec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21.13)

우리나라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협력이 시작된 것은 1970년 국방과학연

구소 설립 직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 국방부는 1972년부터 기술지원을 시

작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도 국과연 주도의 국제기술

협력은 계속되었으며, 2011년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MOU를 대한민국 정부(국방

부) 명의로 체결하면서 정부주도의 국방핵심기술 국제기술협력이 시작되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13년 당시 정부 차원의 국제기술협력 MOU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 등 6개국이었으나, 2022년 1월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등 총 12개 국가14)이며 지속적으로 체결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예산 측면에서 살

펴보았을 때, 2022년 국방핵심기술 국제기술협력 예산은 230여억 원으로 전체 국방핵심기술 연구

개발 예산 7,600여억 원 중 3%에 그치고 있다. 정부주도의 국제협력을 2011년에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해볼 때, 협력 국가 확대 등 방향은 최초 목표대로 나아가고 있으나, 활성화 측

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제기술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공통의 관심사 

식별의 어려움, 법과 제도의 차이, 외국과의 협력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소통의 어려움 등 현실

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진의 지속적인 노력

으로 국제기술협력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높이

는 방안을 학문적으로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13) 국방기술 연구개발 소개. https://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5/%ea%b5%ad%eb%b0%a9% 

ea%b8%b0%ec%88%a0_%ec%97%b0%ea%b5%ac%ea%b0%9c%eb%b0%9c_%ec%86%8c%ea%b0%9c(2015%eb%85%84_

4%ec%9b%94)369.pdf

14) 국방기술연구소, 주요사업소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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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협력 이론

국제연구개발협력 관련 이론 중에서 자원준거이론(resource based theory)은 협력을 통해 당사

자 간 보완성이 있는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경쟁우위

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e.g., Sánchez-Sellero & Bataineh, 2022). 이러한 접근은 기

업이나 연구조직이 기술적 노하우와 같은 암묵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해외 파

트너와의 연구개발협력을 추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Kim, D. I.,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는 양 국가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

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타 국가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원준

거이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3 선행연구 고찰

2.3.1 개인역량

개인의 역량은 가장 흔히 예로 전문성이며, 사전적으로 “전문적인 성질 또는 특성”을 말하며, 분

야 전문성이란 특정 전문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식, 경험, 그리고 역량적 측면에서 지속

적인 인정을 받는 능력을 말한다.15) 또한, 전문성은 특정 분야의 다양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높은 

지식수준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Oh et al., 2009). 특히,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본 연구의 대상자를 과학자의 전문성

을 갖춘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설정한다. Choi(2008)은 과학자 전문성의 주요 요소가 지식, 

경험과 문제해결능력 임을 확인하였으며, Oh et al.(2012)는 과학자 전문성 검사도구를 활용한 연구

에서 하위요인이 학습과 연습, 진화적 문제해결 등의 요소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

자의 전문성을 지식, 경험 및 문제해결능력으로 정의한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리더십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Podgórska & 

Pichlak, 2019). 이와 일맥상통하게 Cho, M. K.(2015)은 개인역량 중 하나를 리더십으로 제시하고 

관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Lee, S. B.(2017)은 관리자의 리더

십이 프로젝트 성과를 높이는 영향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정한 NCS16)직업기초능력의 하나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및 자질”이다. Ko(2010)는 국제프로젝트의 

15)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용어사전, (사)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2178278&cid=51072&categoryId=51072

16)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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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공요인 중 하나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정하고, 이를 프로젝트 내부 관계자 간 대화 및 상호 이

해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Cho(2015)는 연구개발인력의 개인역량 중 하나로 내외부 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선정하고, 이러한 역량이 프로젝트 성과와 연관이 있음을 증

명하였다. 

그 외에도 외국어 능력은 언어능력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본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Lee, 

S. J.(2016)은 UN 등 주요 국제기구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요구역량 빈도분석을 통해 ‘어학’능력이 

타 요구역량에 비해 월등히 많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는 국제협력업무에 있어 외국어 

능력이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원 간 언어적 소통이 원

활할수록 프로젝트 성과가 좋아질 수 있다.17)

2.3.2 외부요인

외부요인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및 여건”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다. 즉 외부요인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

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중에서 법⋅제도 요인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시 이해관계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위험요인으로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Eum, J. S., 2013, Hwang, S. 

H., 2015). 이런 의미에서 정책 입안자는 외국의 연구개발 협력과 관련 지식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

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Kafouros et al., 2020).

상호관계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조직 간의 사전에 구축된 관계로 Kim, D. I.(2010)은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일수록 R&D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며, 이러한 국제공동 R&D 네트워크와 교

류 정도가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Hyun, Y. J.(2017)은 국가별 문화의 차이가 집단 

속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며, 이는 곧 프로젝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증명하였다.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성과 향상 요소로 국제기술협력 추진 시에 더욱 중

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한 ｢국제기술협력 기본계획(2013)｣에 따르면 핵

심기술 국제기술협력은 막대한 비용수반 및 개발소요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 

비교 우위분야를 융합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8조 국제기술협력 추진원칙에는 예산절감, 우수기술의 조기 확보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프로젝트를 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술협력의 취지를 바탕으로 기술확

보 측면에서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3.3 프로젝트 성과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개별 사업은 “프로젝트”
18)로 PMBOK19)을 통해 프로젝트는 “고

17) 유성재 외 (1999). 한국의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전략 방향. 정책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8) 프로젝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연구나 사업. 또는 그 계획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영어사전에서는”사업,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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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제품, 서비스 등의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하는 한시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프

로젝트 관리자와 경영진이 지정한 사업범위, 기간, 비용 내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의 완성도로 성과

를 판단해야 한다. Lee, S. B.(2017)은 프로젝트 성과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일정⋅비용⋅요구사항 

충족 정도를 선정하였으며 사용자 만족도 및 수용도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평가하는 요소로 사용

하였다. Kim, S. H.(2019)은 프로젝트성과의 하위요인을 관리성과와 완료성과로 나누었으며, 관리

성과의 하위요인은 수행과정 만족, 일정⋅예산⋅품질 등의 완료 정도로 지정하였으며 완료성과는 

이해관계자 만족, 성과지표 달성 등으로 규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및 방법 

3.1 연구모형 설계

국방핵심기술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역량과 외부요인으로 

그룹화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프로젝트 성과 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

였다(Figure 2). 

<Figure 2> Research model

계획, 일감”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영문 기관명칭에도 “사업”을 “Program”으로 표기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연결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의 집합

19) PMBOK :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로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적 표준이며,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주관한다(Lee, D. H., 2016)



84  선진국방연구 제6권 제1호

3.2 연구가설 설정

3.2.1 개인역량과 프로젝트 성과에 관한 가설

Lee, D. H.(2016)는 획득 분야 전문성과 리더십이 국방 분야 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ho, M. K.(2015)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프로젝트 성과에 연구책임자의 리더

십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연구개발인력의 개인역량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PMBOK 지식

영역관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Kil(2017)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역량이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연구자의 개인역량은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개인역량 중 전문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개인역량 중 리더십의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개인역량 중 의사소통 능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개인역량 중 외국어 능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2 외부요인과 프로젝트 성과에 관한 가설

Hwang(2015)은 정부정책, 조직, 기업환경의 변화나 제도 및 법규의 미비 또는 충돌, 복잡한 의사

결정 시스템 등 외부환경 위험요인이 사업에 내재한 위험에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원가 및 비용분

석, 예산책정 등의 외부요인도 국방연구개발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 D. I.(2010)

은 연구조직의 국제공동 R&D 협력수준 중 네트워크 정도와 교류 정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유성재 외(1999)는 상대국 법, 규정 등 연

구시스템의 이해정도와 정부의 연구지원 체계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ee & 

Chung(2013)은 기술의 중요도, 기술격차 및 기술성숙도가 해당 목표기술의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

한 결정요인으로 주장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 발간한 ｢국제기술협력 기본계획(2013)｣에서는 상대

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인력교환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기술협력이 막대한 비

용과 개발소요기간, 기술상의 제약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외부요인은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외부요인 중 법제도의 차이가 적을수록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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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2. 외부요인 중 상호관계가 좋을수록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외부요인 중 비용절감의 정도가 클수록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외부요인 중 기간단축의 정도가 클수록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및 결과

4.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성예산 및 과제별 책정예산 등을 고려 시 설문 가능 인원은 50∼70여 명

으로 예상했으며, 응답자는 총 58명으로 불성실 응답자 1명을 제외한 57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

였다.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Rank

2nd Senior Researcher 20 35.1

1st Senior Researcher 22 38.6

Chief Researcher 15 26.3

Position
Team Leader 18 31.6

Participating researcher 39 68.4

Age

30’s 8 14.0

40’s 25 43.9

50’s 16 28.1

60’s and older 8 14.0

Years of service

less than 5 years 5 8.8

5 to less than 10 years 9 15.8

10 to less than 15 years 10 17.5

15 to less than 20 years 10 17.5

20 to less than 25 years 5 8.8

25 to less than 30 years 4 7.0

Over 30 years 14 24.6

Period of international 

joint R&D project

less than 3 years 20 35.1

3 to less than 6 years 25 43.9

6 to less than 9 years 6 10.5

Over 9 years 6 10.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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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본 연구는 국방핵심기술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선

행연구에서 검증된 설문 항목을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부록 1).

개인역량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지식, 기술,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전

문성,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및 외국어 능력으로 구성된다. 측정문항은 하위요인별 4개 문항으로 

총 16개 문항이다. 외부요인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요소’로 하위요인은 법제도, 상호

관계, 비용절감 및 기간단축으로 구성된다. 측정문항은 하위요인별 4개 문항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프로젝트 성과는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량적 성과는 ‘일정, 

비용, 성능에 대한 프로젝트 목표달성 정도’, 정성적 성과는 ‘만족감, 신뢰감 등 심리적으로 느끼는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Number of international 

joint R&D projects

1 case 29 50.9

2 cases 10 17.5

3 cases 12 21.1

4 cases 2 3.5

5 cases and more 4 7.0

Countries of international 

joint R&D projects*

USA 41 71.9

UK 7 12.3

France 2 3.5

Australia 1 1.8

Singapore 8 14.0

Israel 8 14.0

India 2 3.5

Sweden 3 5.3

Germany 3 5.3

Areas of international joint 

R&D project

Maneuver 8 14.0

Fire Power 4 7.0

Naval Ship 1 1.8

Aviation 2 3.5

C4I 1 1.8

Protection 19 33.3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9 15.8

Cyber 3 5.3

M&S, etc. Others 10 17.5

Note. * indicates a duplicate respons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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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총 8개 문항이다. 

4.3 분석방법 및 결과

본 연구는 개인역량, 외부요인과 프로젝트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8.0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을 수행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3.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로 측정하여 0.6 이상이면 측정도구가 신뢰성을 갖춘 것

으로 판단하였다(Lee, S. B., 2017). Table 4에서 보듯이 개인역량의 경우 전문성(0.796), 리더십

(0.870), 의사소통능력(0.847), 외국어능력(0.870)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외부요인

도 법제도(0.920), 상호관계(0.921), 비용절감(0.910), 기간단축(0.856)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고, 프

로젝트 성과(정량적 0.916, 정성적 0.883) 모두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주성분 추출,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은 SPSS 등의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며 변수 간의 통계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요인을 추출하고 변수를 축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주

성분 추출과 Varimax 회전방식이다(Choi & You, 2017).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Goodness of fit for KMO sampling 0.755

Bartlett sphericity

approximation χ² 1578.472

df 496

p < .001***

*p<.05, **p<.01, ***p<.001

Item Commonality
Factors

1 2 3 4 5 6 7

Leadership4 0.656 0.801 0.053 0.063 0.080 0.272 0.013 0.021

Leadership3 0.650 0.775 0.042 0.171 -0.044 0.086 0.080 0.043

Communication2 0.854 0.773 0.120 0.192 0.196 -0.151 0.265 0.270

Leadership1 0.675 0.741 0.101 0.226 0.134 0.121 0.126 0.129

Professionalism4 0.656 0.718 0.226 0.023 -0.022 0.108 0.103 0.258

Leadership2 0.658 0.717 -0.013 0.134 0.064 0.336 0.000 -0.096

Communication1 0.761 0.695 0.052 0.157 0.242 -0.154 0.166 0.375

Communication3 0.630 0.661 0.065 0.246 0.145 0.264 0.083 0.178

Communication4 0.793 0.521 0.135 0.324 0.375 0.488 0.108 0.094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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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총 7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응답자들은 개인역량 하위요인 중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동일한 범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값을 보면 리더십 항목이 의사소통능력 

항목보다 높아 의사소통능력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리더십 항목은 과제책

임자에게만 해당되는 반면 의사소통능력은 참여연구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의사

소통능력의 요인적재값 또한 0.5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 항목을 삭제하였

으며, 기타 타당성을 저해하는 2개 항목을 추가로 삭제하였다. KMO 측도는 0.755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 0.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

Item Commonality
Factors

1 2 3 4 5 6 7

Law4 0.843 0.101 0.865 0.191 0.077 0.151 0.092 0.032

Law3 0.753 0.120 0.852 0.180 0.096 0.021 0.197 0.061

Law1 0.836 0.097 0.846 0.153 0.121 0.042 0.220 0.148

Law2 0.798 0.086 0.823 0.196 0.172 0.200 0.003 0.076

Relationship2 0.873 0.270 0.155 0.848 0.141 0.143 0.122 0.047

Relationship4 0.804 0.173 0.197 0.806 0.176 0.158 0.049 0.163

Relationship3 0.821 0.278 0.258 0.771 0.142 0.242 0.065 -0.004

Relationship1 0.774 0.212 0.255 0.756 0.196 0.167 0.132 0.090

Language4 0.843 0.187 0.076 0.126 0.854 0.217 0.068 0.081

Language1 0.796 0.111 0.241 0.222 0.799 0.117 0.147 -0.043

Language2 0.841 -0.109 0.283 0.239 0.773 0.289 0.094 0.050

Language3 0.753 0.328 -0.060 0.065 0.680 -0.068 0.375 0.174

Cost2 0.803 0.138 0.106 0.173 0.320 0.723 0.269 0.215

Cost4 0.795 0.234 0.204 0.291 0.105 0.684 0.347 0.121

Cost1 0.820 0.398 0.193 0.256 0.061 0.680 0.304 0.024

Cost3 0.739 0.261 0.142 0.306 0.288 0.611 0.242 0.204

Time2 0.835 0.021 0.144 0.079 0.075 0.061 0.868 0.210

Time4 0.803 0.140 0.152 0.129 0.185 0.237 0.799 0.125

Time3 0.725 0.171 0.130 0.099 0.161 0.363 0.700 0.146

Time1 0.633 0.342 0.201 0.034 0.183 0.316 0.566 -0.142

Professionalism1 0.842 0.185 0.196 -0.029 0.036 0.106 0.129 0.860

Professionalism3 0.805 0.346 0.118 0.092 -0.055 0.108 0.061 0.803

Professionalism2 0.703 0.058 -0.025 0.164 0.167 0.104 0.149 0.782

Name of Factor P3 E1 E2 P3 E3 E4 P1

Eigenvalue 12.662 3.220 2.265 2.205 1.739 1.499 1.115

Dispersion Ratio 39.570 10.064 7.079 6.892 5.434 4.685 3.485

Cumulative Variance Ratio 39.570 49.634 56.713 63.604 69.038 73.724 7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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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며, 누적분산도 77.209%로 나타나 구성된 7개의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기

타 항목들의 경우 각 독립변수의 하위요인별로 적절히 분류되었고, 요인적재값은 모두 0.5 이상으

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만족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Figure 

3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Figure 3> Modified research model

4.3.2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역량과 외

부요인, 프로젝트 성과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670(p<.01), .557(p<.01)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요

인과 프로젝트 성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569, p<.001). 상관분석 결과 각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계한 연구모형이 설정한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므로 이후 회귀분석을 통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4.3.3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와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개인역량과 외부요인

이 종속변수인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

귀분석 결과(Table 3),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 = 16.515, p<0.001), 회귀모형

의 설명력은 약 38.0%(수정된 R 제곱은 35.7%)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16으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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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20))

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개인역량(β=0.318, p<0.05)과 외부요인(β=0.356, p<0.05) 모두 프

로젝트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외부요인이 개

인역량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하위가설, <가설 2>와 하위가설 모두 채택

되었다.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1.504 0.575 -　 2.615 0.012

Individual Competence 0.403 0.183 0.318 2.203* 0.032 1.816

External Factors 0.304 0.123 0.356 2.463* 0.017 1.816

F = 16.515(p<0.001), R2=0.380, adjR
2=0.357, D-W = 1.869

Note. *p<.05, **p<.01, ***p<.001

<Table 3>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dividual competency and external 

factors and project performance

Ⅴ. 결론 및 논의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방 핵심기술 분야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인역량과 외부요인이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식별하였으며,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통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핵심기술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7개의 유효 설문지를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개인역량(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외국어능력)과 외부요인(법제도, 상호관계, 비용절

감, 기간단축) 모두 프로젝트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역량의 하위요인인 전문성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자(과학자)의 전문성으로, 적

절한 국가를 식별하고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

통능력은 국내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하게 될 때 중요한 역량임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만, 리더십의 경우 응답자들이 의사소통능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20) 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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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이는 리더십도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외부요인의 하위요인인 법제도의 경우 양국 간 차이가 적을수

록 프로젝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술협력 MOU를 체결할 때, 그리고 프로젝트 제안 

및 검토 후 사업협정서(P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식별이 된다. 따라서 각 국가

가 준수해야하는 자국의 법제도 간 한계에 부딪힐 경우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연구결과와 같이 법제도의 차이가 프로젝트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관계의 경우 국가 간, 기관 간 및 개인 간의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과학자교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1년 이상 해당국의 관련 연구소에서 파견 근무를 수행하므로 이러한 프로그램 이후 복귀한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들은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은 목표기술이 어떠한 기술인가와 상관없이 모든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성과 개념에 반드시 포함된다. 이는 프로젝트 착수 시나 프로젝트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도 추가비용이나 지연 등을 최소화하고,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도 있

기때문에 연구결과에서도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검증된 것이라고 판

단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개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개인역량 하위요인 중 전문

성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은 이미 해당 기술 분야에 오랜 시간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연구자 본인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전

문성을 쌓아가는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도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방위사

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해당 법령이나 제도, 절차에 대한 교육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위

사업교육원을 통한 교육을 기반으로 국제협력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고려하여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하위요인인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국제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필요한 역량이므로 국제협력 관계라는 특수성을 적용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과 소통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교육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하위요인으로 외국어 능력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 대부분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기술적 부분이 아닌 회화와 

같은 분야에서는 일부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협상영어와 같은 국제

협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협력대상국과의 사전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핵심기술은 글자 그대로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부와 공유할 수 없다. 특히 국방 분야는 그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핵심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호적인 국가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핵심기술 국제기술협력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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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양국간 수교관계에 있고, 국방 분야에서도 포괄적인 협력관계가 맺어져 있는 국가를 대

상으로 MOU를 채결한 이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 있었던 외국 사람과 수많은 

핵심기술 중에서 어떠한 분야를 협력할 것인지 식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나 연구기관

의 신뢰를 넘어 상대 연구자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

연구소는 정보교환협정과 인력교류제도를 활용하여 사전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제도가 바로 인력교류 제도이다.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요구한 기술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기술이라는 것이 자료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신뢰를 쌓고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주고받는 자료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다

만, 현행 인력교류 제도는 최소 1년 이상 연구자를 파견해야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체제비 역시 파

견하는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어 예산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하지만 국제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의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면 확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장기간 인력파견이 제한된다면 과제발굴을 위한 국외출장 예산을 적극 반

영하여 사전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국제협력 분야의 연구 범위를 국방 핵심기술 분야까지 확대하였고, 국제기술협력 유

경험자 설문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최초의 연구라는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대상인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 유경험자의 수가 다소 부족하여 본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표본에 비해 본 연구의 유

효설문 표본은 57명이었다. 다만, 이것은 대상자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진행된 한계점으로 향

후 국제협력 프로젝트 종료 후에 활성화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과 추적과 성과 결정요

인을 발굴 차원에서 종단연구 설계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진행되어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핵심기술 연구는 분야도 다양하지만, 그 분야에서도 수많은 부분으로 분류가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술에 대한 접근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다. 더불어 국제협력은 협력 대상 국가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상황 속에서 후속 연구는 양적분석 외

에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대상으로 사업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요소와 위험요소 등을 추가적으로 발견하는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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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변수 분류 조작적 정의

인구통계적 사항

⋅직급, 직책, 연령, 근무 년수

⋅국제협력과제 수행 기간, 과제 수, 상대국가

⋅주요 연구분야(육, 해, 공, 공통 무기체계)

개인역량

(독립변수)

개인역량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지식, 기술, 속성

전문성
⋅과학자로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전문지식, 연구경험,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관리자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외국어능력
⋅외국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외부요인

(독립변수)

외부요인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소 

법, 제도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상호관계
⋅참여하는 연구조직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력, 정보 등의 R&D

자원을 교환하는 활동성의 정도

비용절감 ⋅공동연구로 추진시 예상되는 비용절감 정도

기간단축 ⋅공동연구로 추진시 예상되는 기간단축 정도

프로젝트 성과

(종속변수)
프로젝트 성과

⋅정량적 성과 : 일정, 비용, 성능에 대한 프로젝트 목표달성 정도

⋅정성적 성과 : 만족감, 신뢰감 등 심리적으로 느끼는 성과 정도

<부록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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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핵심기술연구개발과 정부 주도 국제기술협력의 성공요인

이재웅*⋅심상렬**

국문초록 

국방핵심기술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첨단화, 고도화되는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핵심기술을 확보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기술진부화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도 빨라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

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의 핵심기

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과 기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간의 관계까지 더욱 밀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기술협력이다. 국방핵심기술 분야의 국제기술협력은 독자 개발 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작되었지만, 국가간 국방 관련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의 국제기술협력 중 국방 분야 핵심기술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정량적, 

정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역량(전문성,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외국어능력)과 외부요인(법

제도, 상호관계, 비용절감, 기간단축)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영향요인들이 프로젝트 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역량과 외부요인 모두 프로젝트 성과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국방핵심기술, 국제기술협력,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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