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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 및 지역 차원에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항공산업 관련 기업 간 연계 정도를 다층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은 한국기업데이터(KoDATA)를 기반
으로 622개 기업데이터를 추출하여 R과 GI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기업적, 지역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거시적
수준에서 어떤 형태와 특성을 가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중앙집중형 형태이면서
분절된 형태의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내 기업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서로 결집되어 있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3개의 대규모 기업의 중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경상남도 내부
에서 조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며, 수도권과의 기업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의 주력산업 발전의 주체이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내 기업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간적
네트워크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둔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
을 위해 어느 지역과 연계를 강화해야 할지, 어느 지역의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business-to-business(B2B) connections in the aerospace 
industry in Korea by using a multi-layered approach to determine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at the 
pan-regional level with the aim of providing a strategic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s 
aerospace industry. For the analysis, data on 622 companies were extracted based on Korea Company
Data(KoDATA) and analyzed from structural, corporate, and regional aspects using R and GIS analysis 
techniques. A macroscopic structural analysis of network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revealed 
centralized and segmented networks, with the companies being interconnected in a trust-based structure
of solidarity and collaboration. A remarkable centrality around an Aerospace Big Three(three major 
aerospace companies) was apparent from the corporate perspective. From the spatial perspective, a 
densely-knit network was found in Gyeongnam province, with high connectivity to the Metropolitan Area
generated through strong B2B networking. These analysis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prepare policies
that focus on leverag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companies, which play pivotal roles in a given 
region as its main industry actors, and their spatial network connectivity. The study results can be used 
for finding strategically important regions for strengthening network connectivity for developing Korea’s
aerospace industry and companies in certain regions around which aerospace industry-related policies 
can be established in order to maximize the desired outcomes.

Keywords : Aerospace Industry, Spatial Information, Network Analysis, Spatial Analysis, Regional Strateg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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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항공산업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성공, 국
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2호기 첫 시험 비행성
공 등으로 인해 국가 미래 주력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탄
력받고 있다. 2020년 세계 항공산업 규모는 약 4,687억
달러 수준으로 2019년 대비 약 36% 급감하였으나, 
2030년경 약 9,462억달러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한
국에서는 경상남도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항공산
업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립이 확정된 경상남도는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 600억원 규모의 미래항공교통
(AAM) 생태계 조성 사업 및 항공우주부품 NC공정 최적
화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
정이다. 그리고 항공 ICT 클러스터와 항공 MRO 산업단
지 조성 등 항공핵심 기술,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 중에 
있으며 2023년 항공 국가산단 조성, 항공 MRO 일반산
업단지 I~Ⅲ 단계 조성 등이 마무리되면 국제허브화로 
나아갈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역불균형, 지역소멸, 지역
주력산업 위기 등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는 여러 방면에
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
구원(KDI)이 2023년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1.8%로 낮췄고, 저성장 쇼크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
을 많이 받은 항공산업은 위기와 회복을 반복하는 민감
한 상태이며, 항공산업이 주력산업인 경상남도는 한국 
항공제조 기업의 70%가량이 위치한 항공산업 집적지로 
항공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항공제
조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및 특별고용지원업
종으로 지정하는 등 긴급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경상남
도가 도내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첨단항공산업을 비
롯해 항공 MRO, 우주산업 기반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위
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관련 기업 변화에 맞춰 정책 지원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까지 면밀한 조사
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항공산업 기능은 전국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
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집적화 기반 조성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잠재적 시장규모는 세계 
상위권 수준인 반면, 항공제조산업의 성장 지연, 민항기 
개발 경험 부족, 연관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의 항공산업 발전계획 등은 기술향상에 초

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공간적 
차원의 인프라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한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통계자료를 활용한 정
성적 논거 제시에서 그치는 수준이고, 데이터 활용면에
서 다양성이 부족하여 실용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데
이터의 경우 대부분 시도, 시군구 등의 행정구역을 기반
으로 한 표본 조사통계로, 조사 주기가 길고 정기성이 담
보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정책 현장에 시의성 있게 대응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지표와 관련 데이터는 시도, 시군구 등의 행정구
역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정부에서도 항
공산업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기반으로 항공산업의 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3].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주항공청 설립과 같은 산업환경 변
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 유발을 통한 산업의 활력 제
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는 산업혁신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기업의 집적화를 넘어 주요 기업 간의 연계 강
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업 간의 연계와 함께 핵
심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클러스
터 형성이 중요함에 따라 공간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항공산업 생태계를 진단
하여 현재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상기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항공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한국의 경상남도를 기준으로 기업의 거래 관계 데
이터를 공간정보로 변환된 기업분포를 포함한 지역적 측
면에서 기업이 집적화가 높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상
남도 내부 네트워크는 조밀하게 잘 형성되어있는지, 외
부적으로는 어느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의 기업이 중심이 되어 항공산업을 이끌고 있
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들
이 수행한 비 공간적 차원의 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에 더
불어 공간에 초점을 두고 공간적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자 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2. 선행연구 검토

특정산업분야의 생태계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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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분석자료 활용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
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와 한국기업데이터를 포
함한 데이터 관련 기업,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기업 간 
거래 내역을 활용한 연구로 구분된다. 산업연관표를 활
용한 연구는 전체 산업 간 연계구조에서 구조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산업 내에서의 기업 간 구조를 파악하
기 어렵다[4].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 간 거래 내역을 활
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
여 연구방법의 기본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5]는 조선업체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효율적 규모를 통해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협력구
조 파악을 통해 소규모 네트워크이지만 중추조직 및 중
재자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6]은 지역전
략산업 정책이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충청권 지역전략산업인 IT산업의 네트워
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지표는 집중도, 연결중앙성, 
사이중앙성, 지니계수 등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지역에
서 네트워크 집중도가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과 소수기관
이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
였다.  [7]은 충청북도 300대 기업 판매 관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네트워크 관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은 노
드 수, 링크 수, 밀도, 평균 연결, 평균 거리, 직경을 활용
한 구조적 측면과 연결중심성, 사이중심성을 활용한 지
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과 기
업 간의 직접적인 관계형성과 다수의 브로커 역할을 하
는 기업을 통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8]은 자동차산업에서의 기업군 간, 기업 상호 
간 거래관계의 특징, 기업군 내 세부집단들의 특징 및 위
상을 분석하여 자동차산업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클러스
터를 발견하고,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9]는 전라남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제조업체의 네트워
크 구조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지표는 밀도, 평균 연결, 
평균 거리 등을 활용하여 구조를 추정하고, 네트워크 구
조에서 위치와 역할을 진단하기 위해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
이 입지해 있는 영남권의 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실태를 
파악하였고,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로 이루어진 구매 및 
판매 네트워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0]은 자동차산업의 지역별 산업생태계의 기업네트워크
를 분석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20여년 동안의 동태적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네
트워크의 기본속성으로 노드 및 링크 수, 평균연결정도, 

밀도, 모듈성을 활용하였으며, 동남권과 수도권의 네트
워크가 축소되고 있고, 충청권과 강원권은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요 기업 소멸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허브기능을 하는 기업에 의해 
네트워크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는 광
주광역시의 에너지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있는 구조를 
기업, 지역 및 산업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
업관점에서는 관련 기업의 유치와 연계전략 필요성, 지
역관점에서는 기업 판로개척, 산업관점에서는 공생을 통
한 연계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다양한 산업과 거래 네
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최근에는 기업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공간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크 구조형성 요인 파
악, 결정요인 도출 등의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11]. 국외
에서는 기업 네트워크 정보를 기반으로 도시공간 차원에
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11,13].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산업분야에서 기업 거래정보 데
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분석지표로는 네트워크 밀도, 상호연
결비율, 노드 간 평균 거리 지표 등을 활용하고, 노드 중
요도를 나타내는 연결, 매개, 근접, 위세중심성 등을 활
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활용된 기업 간 거래정보 데이터는 지역 산업정책 측
면에서 전통적 통계자료에 비해 적시성이 높은 편으로 
실용적인 국토정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데 활용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기업은 공간적 입지, 상호 간 거리 등 도시공간 상 분포
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개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하
되 네트워크를 기업 간 분석에 더불어 공간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지역 간 분석도 시행하고자 한다. 공간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설정은 최근의 정책환경
을 반영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공간 전략은 국내외 환
경변화, 정부별 정책 기조, 시대적 요구 등에 따라 상이
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중 지역주
도의 초광역협력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부산·울
산·경남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
남·충북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초광역권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행정통합까
지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간범위를 시도
별 분석에 더하여 광역경제권 단위로 통합하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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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공
간적 범위를 설정한 차별성을 가진다.

3. 연구방법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본 연구진이 확보가능한 한국
기업데이터(KoDATA) 2021년 기업DB를 기반으로 경상
남도 제조업 위주의 32,9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 항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40),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C25122),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C31310), 항공기용 엔진 제
조업(C31322) 기업을 추출하였다. 

기업 간 거래 데이터는 기업이라는 노드(Nodes)와 기
업 간 거래라는 링크(Links)로 이루어지며, 기업 간 거래 
자체만으로 공간데이터로 볼 수 없지만 기업의 본사, 사
업장 등의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의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구축 후, 기업의 주소지를 지오코딩하여 QGIS를 
활용하여 항공산업의 지리적 분포를 확인하고, 통계 프
로그램 R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기업 속성 
정보는 기업명, 주소지, 산업코드, 종사자 수, 매출액을 
활용하였으며, 기업 속성 누락 및 중복되는 기업 등을 제
외하여 기준 기업, 구매처, 판매처 총 622개 기업을 구축
하였다. 기업은 본사가 입지한 주소를 기준으로 분류하
였기에 실제 생산되는 사업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
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트워크 구조 추정을 위한 지표로는 네트워크 밀도
(Density), 상호연결비율(Reciprocity), 노드 간 평균 거
리(Distance)를 활용하고, 노드 중요도는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네트워크 밀도는 네
트워크에서 노드 간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
되며 총 링크 수를 네트워크 내에서 가능한 모든 링크 수
로 나누어 산출한다. 상호연결비율은 네트워크 내 노드 
간 상호 연결된 비율을 의미하며, 평균 거리의 경우 모든 
노드의 평균 최단 거리로 네트워크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연결중심성은 해당 노드가 네트워크 내
에서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링크의 합으로 산출
되고[14], 연결중심성은 많은 노드와 연계된 노드가 네트
워크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

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15], 일반적으로 연결중심성
이 높은 노드를 중심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근접중심성
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노드들과 근접하는 
정도를 의미하며[16], 특정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
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다른 노드들
과의 거리가 가까운 노드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근접중
심성이 높은 기업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는 위치
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6]. 매개중심
성은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에 파급력을 가진 중심 매
개체(bridge)를 파악할 수 있다. 특정기업이 매개중심성
이 크다는 의미는 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중심에 위치하
여 거래 브로커 역할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위세중심성
은 연결 개수뿐 아니라 연결된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연결중심성 개념을 확장한 지표이다
[17]. 위세중심성은 개별 노드의 중심성과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중심성 지표를 고려하여 영향력 또는 중요도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
업과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 실증분석

4.1 네트워크 구조 분석
한국 항공산업 기업분포를 통해 입지특성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동남권에 위치한 기업이 438
개(70.4%%)로 가장 많으며, 수도권 82개(13.2%), 충청
권 41개(6.6%), 호남권 33개(5.3%), 대경권 26개(4.2%) 
순으로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70.4% 기업이 입지해 있는 동남권의 경우 사
천시, 함안군, 창원시, 김해시 등 경상남도 동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항공산업 거래 기업의 분포는 전반적으
로 동남권과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되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경상남도 항공산업 네트워크의 구조를 
추정하기 위해 네트워크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는 0.001278925이며, 
기업 간 가능한 모든 연결을 고려할 때 약 0.13%의 연결
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상호연결비율은 두 주체가 일방
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경향을 의미하
는데, 해당 네트워크의 상호연결비율은 0.06072874로 
도출되었다. 노드 간 평균 거리는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
았을 경우는 5.22856, 방향성을 고려하였을 경우는 
2.502069로, 각각의 경우에 기업 간 평균적으로 5.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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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Case, %
Range Cities and Provinces Company (rate)

Metropolitan Area

Seoul 57
Gyeonggi 14

Incheon 11
Total 82(13.2%)

Chungcheong 
Region

Daejeon 11
Sejong 2

Chungnam 18
Chungbuk 10

Total 41(6.6%)

Daegyeong Region

Daegu 12

Gyeongbuk 14
Total 26(4.2%)

Honam Region

Gwangju 1
Jeonnam 17

Jeonbuk 15
Total 33(5.3%)

Dongnam Region

Busan 96
Ulsan 23

Gyeongnam 319
Total 438(70.4%)

Jeju Region Jeju 2(0.3%)
Total 622(100%)

Table 1. Company distribution status

Statistics Value
Size 622/494

Density 0.0013
Mean Distance 5.2286/2.5021

Reciprocity 0.0607

Table 2. Network statistics and structure

계, 2.5단계의 링크를 거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
드 간 최대거리는 11로, 891기업을 중심으로 11개의 거
래기업이 연결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본 연구에서
는 기업정보문제로 인해 기업명을 숫자로 표기함).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여 네트워크 형태를 살펴보
면 네트워크 설계자인 [18]의 중앙집중형, 분산집중형, 
분산형으로 구분된 형태 가운데 중앙집중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Table 2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91 기업 중심으로 큰 규모의 
그룹이 형성되고, 792기업 중심의 소규모 그룹으로 형성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91 기업은 사천시에 위치
해 있으며,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인공위성, 발사체 등 
항공우주 전 분야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개발능력을 보
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792 기업은 창원시에 위치한 기
업으로 삼성항공이 항공기 엔진 특수공정 전문업체인 미
국 서머텍사와 합작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이전까지 해외
에서 외주로 처리해온 항공기 엔진의 특수공정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경상남도는 주
요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항공산업의 전후방 단계에 걸쳐 
지리적 이점이 강한 지역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심기업

의 특성은 업력이 오래되고 규모가 크며 산업단지에 입
지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며, 기업운영에 유리한 여건
을 가진 기업이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액,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등에
서 약 70% 비중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산업 
거점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경상남도 지역산업 성장을 
위해 항공우주산업, 조선산업, 기계산업 등 전통 제조업
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ICT 등의 미래 핵심기술과의 융
복합을 적극 도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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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
n
k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Company Industry 
code Value Company Industry 

code Value Company Industry code Value Company Industry 
code Value

1 891 C31311 36 891 C31311 0.002459 891 C31311 1252.4 891 C31311 1.00E+00
2 792 C31321 11 52 C31322 0.002458 119 C31322 226 119 C31322 7.50E-01

3 119 C31322 6 45 C31322 0.002458 92 C31322 160.6667 133 C31322 5.00E-01
4 619 H51100 6 144 C31322 0.002458 133 C31322 90 150 C31322 5.00E-01

5 120 C25122 4 125 C31322 0.002457 150 C31322 90 98 C31322 5.00E-01
6 127 C31322 4 119 C31322 0.002457 98 C31322 83 75 C31322 2.50E-01

7 81 C25122 4 107 C31322 0.002457 75 C31322 78 56 C31322 2.50E-01
8 143 C31322 4 118 C31322 0.002457 20 C31322 74 92 C31322 2.50E-01

9 48 C25122 4 92 C31322 0.002457 56 C31322 73 20 C31322 2.50E-01
10 102 C25122 4 20 C31322 0.002457 69 C31322 60 882 M72129 1.88E-01

Table 3. Centrality analysis results

네트워크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보면 [19,20] 
등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분석결과를 평가한 결과 밀도
는 낮은 편이며, 평균 연결거리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절된 형태의 네트워크임을 알 수 있으며, 상호호혜성
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연결관계가 일방적인 공급처 또
는 납품처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는 노드가 많은 네트워
크로 추정된다.

4.2 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
지역산업의 가치가슬 구조에 따른 기업 간의 연결을 

통해 기술과 지식은 전이되고 확산되므로 기업 간의 네
트워크는 지역 산업생태계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는 요인
이라 할 수 있다[10]. 경남 항공산업 네트워크상 주요 기
업을 파악하기 위해 노드중심성 상위 10개 기업을 추출
하였다. 그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모두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기업은 891, 
792, 119 등의 기업이다. 특히 891은 세 가지 기준 모두
에서 1위로 나타나, 경남 항공산업 네트워크에서 노드 
중심성이 가장 강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노드중심성 기준별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첫째, 
연결중심성은 891기업이 36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
음으로 792 기업이 11로 높았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사
천시,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업코드면에서는 
C25122(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C31322(항공기
용 부품 제조업)가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근접중심성의 
경우 수치상 큰 차이가 없으나, 상위 10위 기업은 모두 
891 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천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산업코드면에서
는 대부분이 C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이었다. 셋

째, 매개중심성의 경우는 기업의 위치와 산업코드가 다양
하게 나타났다. 상위 10위 기업 중 절반가량은 사천시에 
입지하고 있으나, 창원, 세종, 대전, 서울, 부산, 인천, 김
해 등에 분산입지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매개중심성이 
높을수록 지역적인 중심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연결중심성을 제외한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
심성에서 강한 기업은 92, 20 기업이고, 매개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강한 기업은 133, 150, 98, 75, 56 기업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결중심성이 강하면 매개중심성
도 강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항공산업의 경우 891, 119 
기업을 제외하면 연결중심성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중심성에서 강한 2개의 기업은 사천시에 위치한 기
업으로, 891 기업은 종사자 수 5,045명, 매출액 2조 8천
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이며, 119기업은 종사자 수 194
명, 170억원 이상인 891번 기업의 자회사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891과 792 기업은 매개 기업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데, 거래관계를 추적한 결과 45, 52 기업이 두 기업을 매
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근접중심성이 높
으며,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이 많은 편이다. 근접중
심성이 높은 노드들의 경우 네트워크 전체로의 확산을 가
속화 시킨다. 45 기업은 사천시에 위치한 기업으로 한국
군이 운용중인 주요 항공무기체계인 T-50 고등훈련기와 
수리온, 소형무장헬기 등의 항공기용 엔진은 물론 위성에 
탑재되는 정밀 기계가공 부품 등을 생산 및 납품하고 있
다. 또한 항공분야 해외 주요 업체인 보잉과 에어버스 등
에 항공기 동체 부품류를 공급하는 등 해외 방산시장 진
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경남일보, 
2019). 52 기업은 창원시에 위치한 기업으로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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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Region Daegyeong Region

Honam Region Dongnam Region

※ Displays the top 1-2 companies in connection centrality in each region's network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corporate communities across regions

등 국가 중앙행정기관과 현대 위아, 두원 등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항공산업 주요
기업과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3 지역 간 네트워크 분석
지역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상남도를 중

심으로 동남권 내부에서의 네트워크 발달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수도권과의 기업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의 경우 경상남도의 기업들과 
68개의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심 노드는 서울시
의 619, 1004 기업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경상남도의 
기업들과 28개의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충청권 기
업과 경남 기업 간의 네트워크에서 기업 간의 연결은 분

산되어 있다. 천안시의 955 기업이 충청권 노드 중 비교
적 연결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경권은 경남의 기업
들과 20개 연결관계, 호남권은 30개의 연계관계를 가지
고 있지만 경남 기업 간의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연결
은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전남의 1023 기업이 호남
권 노드 중 비교적 연결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지역에서, 792 기업은 국지적 중심성과 광역
적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891기업은 한
국에서 완제품 항공기를 제작하는 유일한 항공 방위산업
체(항공기 종합 개발 회사, 국가 방위산업체)이고, 792기
업은 특수공정 전문기업이다. 2개의 기업은 업력이 오래
되고 규모가 크며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운영에 유리한 여건을 가진 기업
으로 구조적으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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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한국은 지역 위기 상황 속에서 산업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 요구와 함께 산업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상위 계획과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한 경
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 산업의 위
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 항공산
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에 초점을 두고 공간적 네
트워크를 분석함에 있어 구조적, 기업적, 지역적 측면으
로 구분하여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네트워크 구조 특성을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 소재의 2개 기업을 중심으로 두 
그룹으로 형성된 중앙집중형 형태이면서 분절된 형태의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각각의 분절된 네트워크 내 기업
들은 높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서로 결집되어 있는 구조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가 같을 경우 거래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항공산업을 첨단항공우주 
신산업기반으로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를 
위해서는 융합형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적 측면에서 기업 간의 네트워크 분석결과
를 노드중심성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동안
의 항공산업은 중심기업 중심으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 
891, 792, 119 같은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산업은 그 특성상 선도기업 중심으로 산업발전 전
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선도기업의 성장은 연관
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
나 현 정부정책은 항공산업을 구성하는 대다수 중소기업
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부족한 편이다. 경남지역 항공산
업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수직적 거래 네트워크가 
강하여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평적 산업생태계 구
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산업 거래 네
트워크 분석 결과 도출된 고부가가치 기업군에 대한 지
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산업 육성 및 산업전환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지역의 항공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군으로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다. 다양한 기업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어야 각 기업의 역량도 최대한으로 발휘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해 기업이 주도성
을 확립하고 있어야 타 지역과 광역적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셋째, 공간적 측면에서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 내부에서 조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
으며, 수도권과의 기업 네트워크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
며, 이러한 경쟁체제는 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 도
시 간의 경쟁으로 확대 되어지기도 한다. 관계 형성이 강
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더 강하게, 상대적으로 관계 형성
이 약한 지역은 보강하여 전반적으로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력산업 발전의 주체이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내 기업이 어떠한 관계를 가
지고 공간적 네트워크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
해 중점을 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항
공산업 발전을 위해 어느 지역과 연계방안을 강화해야 
할지, 어느 지역의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관
련 정책을 수립하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체
적인 성장전략과 함께 기업간의 협업체계 구축 또는 기
업들의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 신뢰도 높은 기업 간 네
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항공산업을 첨단항공우주 신
산업으로 구조 전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은 산업지원정책을 기반으로 특정 프
로젝트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상
남도 내부 차원에서 항공산업 정책 입안 및 실행이 가
능한 기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확보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 지역인 경상남도는 지역산업정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력산업 구조를 면밀히 파
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타 지역 기업
과의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주력산업 발전과 나아가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책 추진을 위한 선행적 차원에서의 시도 및 
결과를 도출한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항공산업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량적 논거 제시를 통한 정책 실
효성 향상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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