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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중 경쟁은 무역, 기술, 군사 등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래 경쟁력

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경쟁이라는 점에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을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Segal 2019; Schoff and Ito 2019). 그런 면에서 드론 산업은 미중 경쟁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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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는 대표적인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은 민간용 드론 부문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

탕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위치를 구축하였다. ‘드론 굴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드론 굴기는 어

떻게 가능했는가? 중국의 드론 굴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드론산업에서 미중 경

쟁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드론 산업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미국과 중국 드론 산업의 

상이한 발전 경로, 특히 중국 드론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주요 특징들을 기업 전략, 산업 

정책, 드론 산업 관련 생태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드론 굴기에 직면한 

미국의 대응 전략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검토하고, 드론 산업에서 전개되는 미중 경쟁의 양

상을 고찰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드론 산업의 특징을 시장 규모, 부문별 비중, 기업

별 비중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중국의 드론 굴기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

을 기업 수준과 산업 수준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기업 수준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 기업인 

DJI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구한 사업 전략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산

업 수준에서는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및 규제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함

께 선전의 생태계가 중국 드론 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드론 산업을 중

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경쟁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특히, 중국의 드론 굴기에 직면한 미국 정부

의 중국 견제 정책의 주요 특징과 이에 대한 중국 드론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마지막

으로 결론에서는 이 글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논의하고 드론 산업에서 펼쳐질 향후 미중 경

쟁을 전망한다.

II. 드론 산업의 특징

1. 산업 동향

드론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한 종류

로 볼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의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와 지상 또는 우주의 통제 시스템, 통신 

시스템, 지원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드론은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군사용 드론

은 유형별로는 고정익(fixed wing)과 회전익(rotary wing)으로, 용도별로는 수색구조용(search 

and rescue), 군사용(national defense), 군사 훈련용(military exercises) 등으로 나누어진다. 상

업용 드론 역시 유형을 기준으로 하면 고정익(fixed wing) 드론, 로터리배이드(rotary bade) 드

론, 하이브리드 드론으로, 용도별로는 일반 소비자용 드론과 전문가용 드론이 농업/환경,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정부, 건설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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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드론 시장의 규모는 2019년 기준 96.2억 달러이며 2025년가지 연평균 6.6%의 성장

률을 기록하여 132.3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uters Plus, 

<https://www.reuters.com/brandfeatures/venture-capital/article?id=107503>).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19년 26.4억 달러에서 2025년 162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Market 

Watch,<https://www.marketwatch.com/press-release/commercial-drones-market-2019-gr

owth-stimulators-market-size-volume-revenue-price-and-gross-margin-forecast-to-20

25-2019-08-14>; Grand View Research,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global-commercial-drones-market

>). 상업용 드론 시장의 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농업 등 1차 산업과 운송분야의 규모

가 빠르게 확대되어 202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규모는 2024년 90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Global Market Insights, 

https://www.gminsights.com/pressrelease/consumer-drone-market>), 이후 다소 완만한 성

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2018년 북미 지역이 최대의 드론 시장

이며,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육상, 해상) 정찰 활동에 드론을 활용하는 등 민간용과 군사용 드론

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부문별 세계 드론 시장 성장 전망

출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2019)

2018년 기준 군사용과 민간용을 포함한 전체 드론 시장의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

다. 중국의 DJI가 전체 시장의 24%를 점유하고 있고, Proprietary와 Sensefly Ebee가 각 각 

12%, 10.2%의 시장 점유율로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Aeryon(8.0%), Gryphon(6%), 

Altrain(5%) 등이 4위, 5위, 6위 드론 생산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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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별 드론 시장 점유율

출처: 

<https://www.envisioninteligence.com/wp-content/uploads/2018/10/DRONE-MA

RKET-SHARE-BY-COMPANY-2018.jpg>. 

2. 부문별 동향

1) 군사용 드론

군사용 드론은 전체 드론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6.6%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2001년 최초로 드론을 전투에 사용한 이래 29개

국이 전투용 드론을 도입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10개국(미국, 이스라엘, 영국, 파키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란, 터키, 아제르바이잔, UAE)은 군사 작전에 드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에 이

르고 있다. 군사용 드론 산업은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군사용 드론 분야 주요 기업은 

아래와 같다:

•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 (U.S.)

• Lockheed Martin (U.S.)

• AAI Corporation – Textron Systems (U.S.)

• American Dynamics (U.S.)

• BAE Systems (U.K)

• AeroVironment Inc. (U.S.)

• Israel Aerospace Industries Ltd. (Israel)



5/21

• Northrop Grumman Corporation (U.S.)

• Aeryon Labs Inc. (Canada)

• Boeing (U.S.)

보잉이 2014년 수소연료 추진 드론인 팬텀아이(Phantom Eye) 등 차세대 드론의 개발에 성

공한 것을 필두로 미국의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방

산 기업인 중국항공공업(中国航空工业集团公司: AVIC)이 군사용 드론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항공공업은 특히 중국의 방대한 군수 시장을 선점하

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LIEOE, Micro-Air Vehicle(MAV), Sky Eye, Sky Dragon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향후 중국항공공업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나

감에 따라 군사용 드론 산업에서 미중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민간용 드론
2019년 기준 민간용 부문의 주요 드론 기업은 DJI, Parrot, Yuneec, Kespry, Autel 

Robotics, Insitu(농업, 에너지), Delair, EHANG(Beijing Yi-Hang Creation Science & 

Technology Co), Aeryon, CyPhy 등이다. 미국 기업들이 군사용 드론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민간용 드론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보잉, 제너럴, 아토믹스, 록히드

마틴 등 전통적인 방위 기업들이 군사용 드론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DJI로 대

표되는 중국 기업들이 민간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DJI가 2016년 이후 제1위로 부상한 이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DJI, Parrot, 3D Robotics의 3강 체제가 형성되었으나, 2016년 3D Robotics가 생산중단을 

선언함으로써 3각 구도가 붕괴되었다. 이후 DJI가 세계 최대의 드론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DJI는 취미, 촬영용 드론 제품을 기반으로 감시, 농업 분야 등 상업용 시장으로 분

야를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군사용 드론 시장에도 진입하

고 있다. 다만, 드론 서비스 부문에서는 미국의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200개 

이상의 드론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상위 50개 업체 가운데 Zipline, Measure, Flirtey 40%가 미

국 기업이다.

전체 드론 시장에서 민간용 드론의 비중은 군사용 드론에 비해 작으나,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

로 더 빠르기 때문에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용 드론은 일반 소비자용 드론 중심으

로 성장해왔으나, 2020년대 이후 상업용 드론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드론 산업은 군사용에서 시작하여 민간용 드론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민간

용 드론의 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고, 인프라, 운송, 보안,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보험, 통신 분야에서도 드론 수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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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향후에도 드론 서비스 산업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문별로 상당한 부

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통 방산 업체와 드론에 특화한 기업 사이의 이합집산이 진행됨에 따라, 세계 드론산

업의 지각 변동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거대 기술 기업인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차세대 

배송 시스템인 Amazon Prime Air를 구축하고 구글의 모기업인 Alphabet 역시 태양열 기반의 

드론 제작 업체인 Titan Aerospace를 인수하는 등(Statt 2014), 기술 기업들의 드론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1)

III. 중국의 드론 산업의 정치경제

1. 기업 수준: DJI

1) 기업현황
중국 드론 기업들은 중저가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발빠

르게 확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은 기술력 향상의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 드론 기업들이 취득한 특허 수가 2010년 이후 급격하

게 증가한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드론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2010년 184건에서 

2014년 1,561건, 2015년 4,203건, 2016년 9,281건, 2017년 11,915건으로 급증하였다. 한 가

지 특징은 특허 출원이 상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허 출원

의 대부분이 발명 특허와 실용 특허라는 것은 중국 드론 기업들이 기초 과학 연구개발보다는 상

업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 드론 산업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DJI를 빼놓을 수 없다. DJI는 2006년 설립되어 

2013년 팬텀 출시를 계기로 드론 산업의 최강자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 종업원수가 

거의 6,000명에 육박하는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 DJI는 2018년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

다. DJI는 전세계 유니콘 기업 중 14위이며, 기업 가치는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Forbes, <https://www.forbes.com/profile/frank-wang/#5a6a246d4125>).

DJI의 성공 요인으로는 혁신성, R&D 투자에 기반한 기술 개발 역량, 빠른 신제품 출시 사이

클, 다품종 생산 체제 구축, 시장 형성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화 지향, 가치 사슬 생태계 형성 등

이 제시된다(MBN 중국보고서팀 2018).2) ‘드론 산업의 애플’로 불리기도 하는 DJI는 ‘대강(大疆)’

1) 구글은 2017년 이 사업을 포기하였다. “Google shuts down Project Titan drone program.”
<https://www.businessinsider.com/google-shuts-down-project-titan-drone-program-2017->.
2) DJI의 비약적 성장을 설명하는 데 창업자 왕타오(汪滔)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드론 업계의 스티

브 잡스(Steve Jobs)’라는 별칭을 가진 왕타오는 홍콩 과기대 로봇학과 졸업하고, 2006년 DJI를 창립
하였다. DJI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48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는 중국 부호 순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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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음과 혁신을 뜻하는 ‘창신(創新)’의 의미’를 혼합해서 만든 이름이다. 이는 DJI가 혁신에 우

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짐벌, 레이더 센서, 소프트웨어, 카메라 등 드론의 모든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Chen and Ogan 2017).

기업 전략 면에서 군사용에 치중하였던 기존 드론 기업들과 달리 DJI는 시장 규모는 작으나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드론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DJI는 2011년 일반 소비용 

드론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였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200만원대 가격을 

책정하여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드론 시장의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데 기여하

였다(MBN 중국보고서팀 2018). DJI는 2013년 ‘팬텀(Phantom)’ 시리즈를 679달러에 판매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자들과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Chen and Ogan 

2017). DJI의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은 시장의 변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 결과 DJI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에서 탈피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

버(first mover)’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2) 연구개발에 기반한 기술 혁신 역량
DJI가 민간용 드론 산업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R&D에 기반하여 빠

르게 기술을 혁신하는 능력과 이에 기반하여 다품종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결과이다. DJI는 총

매출의 7%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연구 인력도 전체 근로자의 1/4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자체적인 기술 혁신 능력을 배양, 유지하고 있으며, DJI는 무인기 제작 기술, 비행 안전, 무선통

신, 제어 시스템 등 민간 드론 방면에서 기술적 차원에서 경쟁 기업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을 갖

춘 것으로 평가된다. DJI는 1,5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4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

다. 드론 제품은 물론,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데 성

공하였다.

DJI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용 드론에서 산업용 드론,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산업용 드론인 매트리스 600프로는 영화 또는 항공 사진 등 전문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드론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카메라 장착, 위성 데이터 활용 

등의 면에서 ‘Ready to Fly’(RTF) 드론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제품 출시 주기 축소와 다품종 생산 체계

DJI는 축적된 기술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신제품 출시 주기를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압축

함으로써 드른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DJI의 드론은 일반 소비자, 전문가, 기업용 제품으

로 구분되는데, 각 분야별로 다수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https://www.dji.com). 일반 소비자용

위, 전세계 부호 순위 325위를 차지하고 있다(Forbes, 
<https://www.forbes.com/profile/frank-wang/#5a6a246d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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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매빅 시리즈, 스파크 시리즈, 팬텀 시리즈, 오즈모 시리즈(짐벌), FPV 시리즈, 로보마스터 

시리즈를 출시하였다. 전문가용 제품으로는 인스파이어, 통합 시스템, 카메라 짐벌, 카메라 안정

화 시스템, 프로젝 엑세서리 등이 있으며, 드론 솔루션, 페이로드,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업 솔루

션도 출시하고 있다.

4) 글로벌 전략

DJI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전략을 실행

한 결과 현재 세계 100여 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물론 수요 측면에서 북미 시장이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중국 전통 제조업의 경우, 정부의 보호, 

육성 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점진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

을 추구하였는데, DJI는 이와 차별적인 전략을 추진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DJI는 초기 단계부터 전체 매출 가운데 해외 매출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2. 산업 수준

1) 선전(深圳)의 생태계
중국 드론 산업은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선전의 산업 생태계를 활

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중국이 획득한 국제 특허의 40% 이상을 선전이 차지하는데서 

나타나듯이, 복제품의 대명사였던 선전이 혁신의 도시로 탈바꿈하였다(The Economist 2017). 

2018년 기준 상장된 기업의 수가 125개에 달하고, 그 시장 가치는 4,0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

다. 선전 GDP의 4%를 연구개발에 지출하는데, 이는 중국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선전의 장점으

로는 스피드, 물류 관리(logistics), 품질과 비용, 생태계, 사고방식(mentality)을 들 수 있다(“5 

Reasons Why You Should Manufacture in Shenzhen” 2018). 선전이 이러한 장점을 갖게 된 

데는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국내 기업, 외국 기업들이 자신의 역할을 집합적으로 수행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Yang 2014).

선전 지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의 집합소로 기술 혁신의 발원지일 뿐 아니라, 이를 신속하

게 제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건비와 부품 조달 비용 면에서 가격 경쟁력까

지 갖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와 비교할 때, 기술 및 디자인 기업과 시제품 제작 

기업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전 지역 생태계의 이점이 

있다. 선전의 특징은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핵심 역량을 보유

하고 생산 공정의 대부분을 아웃소싱하는 데 반해, 선전의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개방적 

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에서 제조와 생산까지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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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open innovation)’ 또는 ‘개방적 소싱(open sourcing)’이 선전 생태계의 특징인 셈이다

(Fernandez, Puel, and Renaud. 2016). 선전은 스타트업들의 메이커 스페이스(makerspaces)

이자 촉진자(accelators)이며 인큐베이터(incubators)이기도 하다.3) 스타트업들이 제품을 개발하

는 데 필요한 부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쉬울 뿐 아니라 신속하다는 것이 선전 생태계의 장

점이다(“Shenzen: the land of opportunity for hardware startups” 2018). 선전 자체가 가히 혁

신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다(Ehret 2018). 

선전 생태계의 이러한 특징은 중국 드론 산업 발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선전 지역은 

2017년 기준 중국 드론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60만대 이상의 드론을 수

출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선전 지역의 스마트폰 기업들을 포함한 기존 제조업체들이 드론 산

업에 참여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스마트폰 생산 과정에서 구축한 가치 사슬의 상당 부분을 드론 

제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 드론’을 출시한 샤오미(北京小米科技有限

责任公司)인데, 샤오미가 직접 드론을 제작하지는 않지만 기존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드론

을 판매하고 있다.

선전 지역에는 300개 이상의 드론 기업이 선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드론 기업들이 선전 지역에 집

중되어 있는 것은 선전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드론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기

술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선전 지역에는 드론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칩, 가

속 센서, 소형 고품질 센서, 모터, 배터리 전자 부품 등을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 용이하게, 그것

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JI는 선전 지역의 생태계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다. DJI가 선전

의 생태계 속에서 출발하여 유니콘 기업이 되어, 다시 드론 분야의 새로운 창업을 촉진하는 선순

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선전에는 DJI뿐 아니라, Ehang, Harwar, Walkera 등 드론 생산 업체와 

부품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선전 지역에서는 드론 제작

뿐 아니라, 우주 관광 등 드론 관련 서비스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2)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관계
중국 드론 기업들이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한 것도 중국 드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

게 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DJI는 미국의 벤처 캐피털 악셀 파트너스(Accel Partners)로부터 7

천 5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세계 3위 업체인 유닉(Yuneec)은 미국 인텔로부터 6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유닉은 인텔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드론개발을 추진 중

이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전문 기업인 제로텍(Zerotech)은 퀄컴 벤처(Qualcomm 

3) 선전의 대표적인 메이커스페이스로는 x.factory, Troublemaker, SEGMaker, Shenzen Open Innovation 
Lab, SteamHead 등이 있다. (“6 Coolest Makerspaces of Shenzhen, China” 2018). Chaihuo Mak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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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s)가 중심이 된 투자자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중국 드론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으며, 시스템 개발, 서비스 플랫폼의 활용, 중계 방송, 판매와 홍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서 국제 협력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 드론 기업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국내 부품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해외 기업과의 다양한 차원의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과거 수년 간 형성한 가치 사슬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정부-기업 관계

1) 산업정책
중국 드론 산업 역시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산업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에 

힘입어 성장한 것이 측면이 있다. 중국 제조 2025에 항공우주 산업(aerospace and aviation 

equipment industry)이 포함되어 있는 데서 나타나듯이, 중국 정부는 우주 및 항공관련 산업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전략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드론 산업도 항공우주 산업의 

일부로 중국 정부는 2015년 5월 발간한 <중국 제조 2025> 보고서에서 드론산업의 진흥 계획을 

밝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2016년 National Standardization Work Priorities (No. 7)에서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에서 ‘전략적 표준화’(strategic 

standardization)를 추진하였데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산업 표준화가 급진

전되었는데, 중국민용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China: CAAC)은 드론 작동과 관련

한 규제를 2016년 개정하였다.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도 드론 기업들의 순차적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중국 정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드론 산업에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공

표하였다. 중국 정부의 드론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은 국무원이 2017년 발표한 ‘차세대 AI 개발 

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에 나타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드론 산

업을 AI 산업 발전을 위한 역점 분야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였다(国务院 2017). 이때 핵심은 소

비자 및 상용 드론 부문의 발전을 우선 추구하고, 이후 전문가용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 드론 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과 차별화되는 점이 다

수 발견된다. 전통 제조업의 발전이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기업들을 따라 잡는 추격 전략을 활용

한 것이었던 반면, 산업 형성 초기 단계부터 중국 기업들이 진출했기 때문에 기존의 추격 전략과 

차별화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난다(Lee, Gao, and Li 2017). 첫째, 기존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산업정책의 경우,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중국 정부가 보호와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특

정 산업에 대한 타겟팅을 하는 이른바 ‘승자 선택’(picking winners)의 방식을 취하였다. 반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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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산업의 경우, 산업정책의 수혜를 입기는 하였으나,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산업정책이 광범위

하게 실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드론 산업에서 정부 주도의 전략적 산업정책이 실행되었

던 것은 사실이나, 산업화 초기 단계는 (민간) 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드론 산업은 정부가 승자를 선택하는 방식의 산업정책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민간) 기업이 산업가 시장의 형성을 

주도하고, 이후 시장의 확대 과정에서 산업정책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드론 산

업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산업을 육성한 사례라고 하기보다는, 정부가 시장의 신

호(market signal)에 시의적절하게 반응한 결과이다.

둘째, 산업 발전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역할,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 경쟁 환경의 조성 등에

서도 드론 산업의 특징이 발견된다. 중국 정부는 전통 제조업을 육성하는 추격 단계에서는 자본 

조달과 기술 습득의 필요성 때문에 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의 생존 공간을 확보해 주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

러나 드론 산업의 경우,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발전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국내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외국 기

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국내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관리된 경쟁’(controlled 

competition)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기존 산업화 전략과 달리,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과감한 규

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 사이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셋째, 드른 산업의 특징은 기술 개발 측면에서 발견된다. 토착적인 기술 능력을 우선 배양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라이센스 생산 방식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역 엔지니어

링’(reverse engineering) 방식으로 해외의 선진 기술을 습득했던 한국 또는 일본과 달리, 중국

은 추격 단계 초기부터 외국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여 선진 기술을 직접 이전받는 방식을 추구하

였다. 중국이 한국, 일본과 달리 이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상

대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국내 시장의 규모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때로는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사실상 강요하기도 하는 등의 정책을 취

하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 개발 전략은 ‘개입에 의한 혁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

로 기술 이전을 강제한다는 데 있다. 한편, 드론 산업의 경우 중국기업들이 산업 발전의 초기부

터 적극적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매개되어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에 기반한 기술 

혁신이라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국내 기업의 자생적 기술 개발이 선행되었다는 점에 기존 기술 개

발 방식 및 기술 역량의 축적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드론 산업이 전통 제조업에서 실행되었던 추격 전략과 상이한 산업화 과정을 거쳤기 때

문에, 중국 정부의 드론 산업에 대한 규제정책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태적 변화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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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쳤다. 규제정책의 핵심은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이다. 중국 정부는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를 2025년 27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략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하였다. 중국 정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선실행, 후보완’의 규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드론 산업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그대

로 적용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 연구, 생산, 응용, 안전 등 200개 이상

에 달하는 민간 드론 산업 관련 규제를 개혁한 것이 대표적이다(Peng2019).

중국 정부의 드론 관련 규제 개혁은 미국 FAA가 공중과 지상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규제 

완화를 지연한 것과 대조적이다. FAA는 안보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드론이 조작하는 사람의 시

선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시선(line of sight)’ 규제를 완화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

다. 이로 인해 ‘아마존 프라임 에어(Amazon Prime Air)’가 드론 배송 시스템을 활용한 30분 이내 

배송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시험 비행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2015년 FAA가 뒤늦게 특정 드론 

모델의 시험 비행을 허가했으나, 이때는 이미 캐나다에서 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아마존은 2016

년 영국에서 드론 배송 시스템을 실험하기도 하는 등 규제 개혁의 지연은 드론 서비스 산업의 성

장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ath 2020). 반면, 중국정부의 이러한 규제 정책은 다수

의 기업들이 드론 산업에 진출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국내 기업들 사이의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다. 국내 기업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의 관계는 중국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및 주요국의 드론 관련 

규제는 아래와 같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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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관리 기구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국토교통성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inistry of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규제 시작 연도 2015년 12월 2015년 12월

개정

2016년 2012년

무게 비행기 중량

116kg 이하

또는 이륙 중량

150kg 이하

2kg 이상 25kg 이하 2kg 이하

2~25kg

25~150kg 이상

내항 증명서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25kg 이하

비행기 불필요

운전 면허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최고 고도 150m 150m 150m 150m

금지 구역 정치, 군사, 경제 

지역 및 항공 관련 

구역

공항 부근 등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중

공항 부근 및 

워싱턴 DC 지역

공항 및 특별 보호 

구역

주거 밀집 및

인구 밀집 지역

30초 마다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비행기에 

한해 허용

불허 기본적으로 불허 비행기의 중량이 

4kg 이하 또는 

낙하산과 같은 

안전 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허용

가시 지역 

외곽비행

허용

(유인 항공기 

우선)

기본적으로

불허(필요시 허용)

기본적으로 불허 무인 지역에서 

허용

가시 지역 비행 낮 시간에만

허용

낮 시간에만

허용

낮 시간에만

허용

낮 시간에만

허용

<표 1> 주요국의 드론 규제 현황

출처: Yan(2016). 

IV. 드론 산업과 미중 경쟁

미국과 중국의 드론 산업은 발전 경로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성장해 왔다. 중국 제

조업체들은 자체적인 기술 혁신 능력에 기반하여 성장을 지속하고, 서비스에서도 드론 배송에 유

리한 조건을 갖추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적절한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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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는 것이 드론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이다. 드론 서비스는 기본적으

로 ‘라스트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인데, 중국은 이러한 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 최적의 조합

이라는 것이다. JD.com이 2017년 100여 개 지방을 담당하는 드론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드론 배송의 최강자인 SF Express가 해외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드론 운용 면허를 획득한 것도 지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Hersey 2018).

미중 경쟁은 드론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가운데 세계 

시장의 비중이 높은 기업을 제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드론 기업들이 미중 갈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드론 업체의 기술 탈취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론 산업에서도 미중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DJI가 제조한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될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 기관이 외국산 드론

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 기업에 대한 견

제가 주목표임은 명확하다(Whittacker 2020).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중에도 중국 드론 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외국 기업들과의 공

동 개발을 위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Ehang은 최근 유럽 최대의 통신 서비스 기

업 가운데 하나인 보다포네(Vodafone)와 독일과 유럽에서 드론 이동을 위한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하였다(Lin 2019). 특히, 북미 시장이 세계 최대의 드론 소

비처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그림 3>에 나타나듯이, 2025년까지 드론 시장은 45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기는 하지만, 북미 지역이 여전히 최

대 소비 시장으로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지역별 드론 시장 규모

출처: Markets and Markets. 

<https://www.marketsandmarkets.com/Market-Reports/unmanned-aerial-vehicles

-uav-market-662.html> 

DJI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하는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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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DJI는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가 ‘매빅 프로(Mavic Pro)’와 ‘매트리스 

600(Matrice 600)’에 대하여 2년 간 1천 회, 500시간 이상의 비행 시험을 하는 데 협조하고, DJI 

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결정하였다(Banjo 2019). 특히, DJI는 미국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드론을 캘리포니아 세리토스(Cerritos)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하였다(Kang 2019).

한편,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드론은 전장의 최전선에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전략

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Tuang 2018). 미 국방부

는 드론이 미 공군력의 혁명적 변화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만큼 드론의 군사적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35년까지 무인 또는 선택적 무인기가 전체 공군(entire fleet)의 약 70%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연구자, 생산자, 이용자 사이의 균형 있는 생태계를 형

성하고 있으며,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시험, 평가(RDT&E) 지출에서 전세계의 77%를 차지할 정

도로 군사용 드론의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드론 개발 관련 미국의 예산은 연간 

24억 달러로, 특히 공격용 드론인 MQ-9 Reaper 개발을 위해서 12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그 결

과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2008년 이후군사용 드론 351대를 수출한 실적

으로 보유하고 있다.

중국 드론 기업들은 최근 군사용 드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중국이 군사용 드론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6년까지 군사용 드론과 민간용 드론 시장의 규모가 각각 217

억 달러, 6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GlobalNewswire 2020/2/13;2/17).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 2013년 개혁으로 인해 민간 드론 기업이 국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 환경

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군사용 부

문 진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중국 드론 기업들은 또한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intelligent 

drone swarm’과 현재까지 중국이 개발한 드론 가운데 최대 규모의 전투 드론 ‘Cai Hong 5’ 등 

제품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중국 드론 업체들은 군사용 부문에서도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트럼프 행정부는 DJI 등 중국산 드론에 의한 안보 관련 데이터 유출의 위험성에 대하여 유럽 

국가들에게도 우려를 전달하였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우려를 같이 하고 있

으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중국산 드론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드론과 중국산 드론의 가

격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구매한 AeroVironment의 군사용 드론 래이븐

(Raven)의 가격이 26만 달러인데, 반해 DJI의 매빅의 가격은 2천 달러에 불과하다(Saeed 

2019).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미 국방부는 정찰 비행에 사용되는 소형 드론을 프랑스 패롯 제품

으로 구매하거나 국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Seligman 2019; Saeed 

2019).

셋째, 중국이 드론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 정부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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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제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실행했음에도, 미국의 드론 수출 실적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미 국방부는 물론 심지어 

상무부도 첨단 드론을 수출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Seligman 2018). 

중국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중국 드론 기업들의 군사용 드론 수출 확대는 중국 드론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Harman 2019).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중국 드론 기업들이 

군사용 드론의 개발을 가속화할 동기가 커진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바세나르 협약 미가입국으로서 비회원국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을 상대적

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용 드론 산업 진출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2018년 트럼

프 행정부가 드론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는 하였으나(Divis 2019), 미국 정부가 여전히 상당수 국

가들에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드론 업체들은 그에 따른 반사 효과로 군사용 

드론을 10여 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부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로부터도 드론 

구매를 꺼리고 있다.4) 중국은 현재 Caihong 시리즈를 미얀마,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

집트 등에 사실상 경쟁이 없이 수출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중국은 13개국에 대형 

군사용 드론 163대 수출한 것으로 파악된다(Waldron 2019).5) 중국은 Wing Long II를 사우디아

라비아와 터키에 각각 15대 수출하고, 이집트에도 수출하였다.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에 따르면, 

Wing Loong IIsms 정찰, 레이더 교란, 통신 감청, 정보 수집, 사진 기록, 통신 전달, 수색 등 다

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Waldron 2019).

V. 결론

지금까지 드론 산업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중국의 드론 굴

기는 미중 경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과 중국 드론 산업의 발전 경로는 

매우 상이하다. 급속하게 성장한 중국의 드론 산업은 민간용 드론 부문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

율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용 드론 부문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드론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민간용 드론 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드론 산업이 이처럼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DJI를 필두로 한 기업 차원의 전략, 중앙 정부의 산업정책, 

선전의 생태계 등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를 효과를 창출한 결과이다. 

기업 수준에서는 DJI와 같이 국내 시장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구와 기술 역량을 축적하여 혁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이 주효하였다. 특히, 

4) 이라크 국방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중국산 드론 CH-4B가 ISIS에 대한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
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는데, CH-4B는 260차례의 임무를 100%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Delalande 2018).

5) 반면 미국은 MQ-9을 15대 수출하는 데 그쳤다. 이스라엘도 Hermes와 Heron 등 167대의 정찰 및 
수색용 드론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Waldr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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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의 경우 시장 형성 초기 저렴한 가격의 드론을 출시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증대시켜 

나갈 뿐 아니라, 드론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DJI는 또한 혁신 능력을 축적하여 

제품의 출시 주기를 단축하고 제품을 다양화하는 등 민간용 드론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확보하였

다.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산업 및 규제 정책과 선전의 생태계도 중국 드론 산

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드론 산업을 AI 산업 등 핵심 전략 산업과 연

계하여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

다. 선전의 생태계는 중국 드론 기업과 관련 업체들이 개방적 협력을 위한 최적의 허브 역할을 

하였다. 드론 굴기의 배경에는 선전의 개방적 혁신 생태계가 있었다. 반면, 미국의 드론 산업은 

중국과 차별화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드론 군사용 부문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민간

용 부문에서도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라는 이점과 드론 서비스 산업의 성장 등 중국 드론 산업

과는 상이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중 경쟁은 드론 산업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의 

유출을 우려하여 군사용 드론은 물론 민간용 드론의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

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군사용 드론 부문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상대국이 우위를 확보

하고 있는 분야에 공세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용 드론 부문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 군사용 드론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의 생산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드론 수출 제한과 바세나르 협

약 비참가국의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군사용 드론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군사용 드론이 미래전

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군사용 드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대국 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미중 경쟁은 향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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