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 연구는 경영학적 관점에 근거한 태권도 산업의 미시적·거시적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하위요소가 아닌 단일산업으로써 태권도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과 함께 태권도산업과 연관된 전문체육, 동호인, 교

육, 이벤트, 관광, 공연산업의 관련 자료가 조사·분석되었고, 이를 근거로 SWOT 분석을 통해 

태권도 산업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태권도 산업의 발전을 위

한 미시적 관점의 발전전략은 첫째, 국내 태권도 전문브랜드 개발. 둘째, 전 연령층의 수요자 

창출 프로그램 개발. 셋째, 표준화된 경영프로그램 개발. 넷째, 거점공연장과 연계한 태권도 공

연문화 페스티벌 개최. 마지막으로 다섯째, 국기원과 태권도원의 관광콘텐츠 강화 등이다. 거시

적 관점의 발전전략으로는 첫째, 태권도장의 국제 표준화 인증제도 개발. 둘째, 전문체육 활성화

를 위해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 셋째, 태권도 산업 MBA 과정 신설. 넷째, 상설공연체제를 위한 

태권도 공연도시 사업. 다섯째,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태권도 관광 상품 개발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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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기업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또한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김병식

(1998)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는 산업을 스포츠산업으로 정의하

였다. 특히, 통계청(2017)에서 실시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권도 산업은 스포츠

산업의 대분류에서 스포츠시설, 스포츠용품, 스포츠 서비스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태권도 산업의 가장 큰 단위가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는 산업구

조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김두한, 2017, 재인용; 김두한, 김병식, 정국현, 2016; 김두한, 

이재봉, 2014). 이러한 산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단순한 무도에 그치는 것이 아

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단일산업으로 조명받고 있다(석부길, 2011). 이를 뒷받침하듯 태권

도는 1972년 11월에 중앙도장인 국기원이 설립되었고, 1973년 5월 세계태권도연맹 창단을 

필두로 전 세계 209개국에서 누적 유품(단)자 수련생이 10,464,764명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무도 스포츠로 발전하였다(국기원, 2019). 특히,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태권도를 국가 

브랜드로 선정하였고, 이후 ‘한국문화 10대 상징물’로 선정한 후 태권도가 지닌 스포츠 가치 

이외에 교육, 문화, 산업, 건강, 관광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9).

이와 더불어 태권도 산업의 국내 연구들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주제로는 

4차 산업혁명 및 융·복합 기술 연구(김수정, 최성배, 2018; 남상겸, 2019; 이선장, 김두한, 

2019; 장용석, 2019), 태권도이벤트 활성화 방안 연구(사효청, 2014; 이승훈, 2001; 임상호, 

2008), 태권도장 프랜차이즈 관련 연구(양종길, 2003; 조운용, 신선윤, 2016), 태권도용품 

산업 연구(김종필 , 최종균, 임성욱, 방환복, 김경복, 2009; 김주연, 2017), 태권도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박태승, 2013; 송호준, 2007), 태권도 공연의 상품화 연구(이루지, 2014; 최병옥, 

2010)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권도 산업은 스포츠산업

의 하위영역에 머물고 있고, 산업적 분류체계가 미비해 발전을 위한 토대가 부실한 실정이

다(대한체육회, 2019). 특히, 무카스(2017)는 태권도 산업의 이해와 전망이란 주제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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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계는 소중한 자산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한 태권도용품 시장과 

태권도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미비, 폐쇄적인 태권도 산업 분위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태권도 산업에서 비즈니스 관점의 발전전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여러 전략을 조화롭

게 실행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탁월한 수익성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의 창출은 산

업 간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Hill, Jones & Schilling, 2015). 이에 

최근 태권도 산업의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콘텐츠 기반의 발전 방안(이재돈, 

2014), 플랫폼구축에 기반을 둔 국기원의 사업확대 전략(김두한, 2016), 수익성에 기반을 

둔 태권도 산업의 미래 방향성 제안(이선장, 김두한, 2019) 등의 비즈니스 관점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산업의 미래 방향성과 비즈니스 관점에서 태권

도 산업의 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태권도 산업의 현황파악을 기반으로 미시적·거시적 실행전략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는 아쉬운 대목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 산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SWOT 분석을 토대로 태권도 

산업의 내·외부환경을 분석하며, 최종적으로는 태권도 산업의 미시적·거시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태권도 산업은 교육적, 스포츠적 가치를 벗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기적·장기적으로 태권도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시는 

태권도의 산업적 가치를 조명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태권도 산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미시적·거시적 관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국내 태권도 산업의 시장규모, 전문체육·생활체육, 교육, 이벤

트, 관광, 공연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와 이들 자료에 근거한 태권도 산업의 내·외부환경 

분석, 그리고 태권도 산업의 중·장기적 전략 제시로 이어지는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

서 태권도 산업의 가치를 조명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94  김민철･유진호･박성종

Ⅱ.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내 태권도 산업의 확장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권도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산업의 실태와 

방향성에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시작으로 태권도 산업의 실태분석, SWOT 분석, 미시적·

거시적 관점의 발전전략 제시로 이어지는 연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연구단계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표 1>과 같다.

구분 주요 연구내용

선행연구 분석 태권도 산업의 전망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논문 분석

태권도 산업의 실태분석 시장규모, 전문체육·생활체육, 교육, 관광, 공연

SWOT 분석 태권도 산업의 내·외부 환경 분석

미시적·거시적 발전전략 경영·경제 관점의 미시적, 거시적 발전방안 제시

표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는 문헌 조사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태권도 산업의 전반적

인 기초자료와 태권도 산업의 실태 관련 선행연구를 확보하였다. 문헌수집기관은 문화체육

관광부, 국기원, WT, KTA, TPF이며, 해당 기관의 온라인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부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태권도 산업 영역별로 

분류하였으며, SWOT 분석과 미시적·거시적 관점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순차적 연구 과

정을 거쳤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보된 자료의 성격은 이차자료(secondary date)이며, 조사

내용, 조사대상, 조사년도 등의 결정과 수집된 자료의 적용에 대한 적합성 및 정확성의 검토

를 위해 태권도 산업 및 스포츠경영학 교수 4명을 선정하여 자료 확보와 분류과정에서 주관

적 합의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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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사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연도 ⇦

내용타당도

- 조사내용

- 조사대상

- 조사년도

⇩
관련 자료 확보 선행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WT, KTA, TPF ⇦

      ⇩

자료 분류

시장규모: 연도별 국기원 등록도장, 태권도 시장규모 추정금액

전문체육·생활체육: 태권도 전문체육·생활체육 통계 현황, 

전국규모 태권도대회(엘리트, 생활체육) 

교육: 외국인지도자 교육 인원과 태권도원 외국인 방문 인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 국내 연수내용

관광: 2019년도 국내 태권도이벤트 개최도시 현황, 

태권도이벤트 외국인 참가 현황

공연: 국내 태권도 공연현황, 국내 태권도 시범단 현황 

⇦

⇩
SWOT 분석 태권도 산업의 환경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협

⇩
결과도출 미시적·거시적 관점의 발전전략 추출

⇩
결론 및 제언

그림 1. 연구절차

Ⅲ. 태권도 산업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태권도이벤트, 태권도 관광산업, 태권도 

공연산업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태권도이벤

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반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사효청, 2014; 손상미, 이우

재, 2012; 이승훈, 2001), 태권도 관광산업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차별화를 위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을 강조하고 있다(장용석, 2019). 아울러 태권도 공연산업 연구는 타 산업과 

융합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이루지, 2014; 정다겸, 2018; 최병옥, 2010). 

태권도 산업구조의 연구에서는 분야별 문제점 파악과 이를 극복하는 발전방안이 제시되었

으며, 프랜차이즈 시장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김중헌, 2007; 이재돈, 2007; 조운용, 신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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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그러나 선행연구의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

장기적 관점의 발전전략을 제시한 선행연구 및 통합적 관점의 태권도 산업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자 연구 분야 시사점

이승훈

(2001)

태권도 

이벤트

태권도이벤트의 지역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

를 계기로 태권도이벤트 관광 상품화를 위한 전략 수립

김중헌

(2007)

태권도 산업 

구조 모델

태권도 산업은 각종 경기 및 이벤트를 비롯하여 도장의 운영, 학교 

및 단체들의 팀 운영, 학교 교육, 태권도용품 및 제조, 유통, 태권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이재돈

(2007)

태권도 산업

육성방안

정책 수립을 위한 태권도 산업의 분류 모델을 바탕으로 태권도용품과 

태권도 시설업, 태권도 서비스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태권도 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

최병옥

(2010)

태권도 

공연산업

문화콘텐츠로서 전통문화 계승과 함께 다른 산업군과의 연계로 경제 

활동의 인구 및 재화를 유통하여 소비 촉진, 구매 욕구 충족 유도, 

해외시장 진입을 통한 태권도 종주국 자긍심과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

하는 중요한 요소

손상미, 이우재 

(2012)

태권도 

이벤트

태권도 축제는 태권도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일반적

인 국내의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태권도인만의 축제로 시

장 흡수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루지

(2014)

태권도 

공연산업

전문 상설공연장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장기 공연이 가능한 태권도 공

연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기존의 인맥 중심의 관객 동원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여 태권도 공연의 활성화를 키워야 함

사효청

(2014)

태권도 

이벤트

태권도이벤트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재정지원 요구

조운용, 신선윤 

(2016)

태권도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의 도입과 정착은 구조적 개선에 대한 노력, 관련 기관의 

협업,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마케팅 전문기업

과 연계,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철저한 준비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때 그 실효성을 입증

정다겸

(2018)

태권도 

공연산업

공연 영상화, 인터넷을 통한 공연 생중계 등으로 공연 예술 본연의 

기술을 재발견하고 진화시키며, 태권도와 발레 등 진보적인 공연예술

계에 의미 있는 줄기를 형성하여 공연산업에 지속적인 발전 필요

장용석

(2019)

태권도 

관광산업

국기인 태권도만의 차별화,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발굴해야 하며, 일

방적인 정보전달이 보다는 간접경험·공감·흥미 유발이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호소력 있게 전달이 필요 

표 2. 태권도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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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태권도 산업의 실태분석

본 연구는 태권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미시적·거시적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시장규모, 전문체육·생활체육 

현황, 외국인 지도자 교육 현황, 태권도 관광, 태권도 공연 분야의 실태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태권도 시장규모

전 세계적 태권도 수련생의 정확한 수치에 대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는 없으나, 

2015년 기준 약 9천만 명이 수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기원(2019)의 통계 자료에 의하

면 2019년 9월 기준 유품(단)자수는 10,464,764명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련인구와 태권도 관련 사업이 번창함에도 태권도 산업의 영역 규모는 정확한 참고 

자료(reference data)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국기원 등록도장 현황을 <표 3>과 같이 조사하였으며, 분석결

과 년도 수가 올라가면서 점증적으로 등록된 도장의 수는 증가하였다. 아울러 추정치를 나

타내는 국기원 용역보고서는 <표 4>와 같으며, 분석결과 시설업은 864억, 용품업은 1,290억, 

서비스업은 1조 1,100억, 총 시장규모는 1조 3,254억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규모가 74조 7천억 원 규모임을 생각하면(문화체육관광부, 2019), 태권도 산업 시장의 

규모는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년도 등록 수 년도 등록 수 년도 등록 수

2010년 12월 9,284 2013년 12월 9,387 2016년 12월 9,586

2011년 12월 9,344 2014년 12월 9,028 2017년 12월 9,685

2012년 12월 9,514 2015년 12월 9,353 2018년 12월 9,776

자료: 국기원(2019). 연도별 국기원 등록도장 현황

표 3. 연도별 국기원 등록도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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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항목
금액

(백만 원)
산업
분류

항목
금액

(백만 원)
산업
분류

항목
금액

(백만 원)

시설업

승품(단) 

심사비
72,000

용품업

태권도복(40% 

재구매 적용)
9,000

서비스

업

교육서비스 1,008,000

태권도원 

연수
14,400

체육복(40% 

재구매 적용)
18,000

동하계 캠프 

(15%적용)
30,000

운동화(40% 

재구매 적용)
54,000

현장학습 

(30%적용)
72,000

도장용품(연 

20% 교체적용)
48,000

소계 86,400 소계 129,000 소계 1,110,000

총계 : 1,325,400(백만 원)

자료: 국기원(2015). 태권도산업화 촉진 정책 방향 연구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표 4. 태권도 시장규모 추정금액

2. 전문체육·생활체육 현황

태권도 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체육·생활체육의 통계 현황은 <표 5>와 같다. 

먼저, 전문체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2,254명, 2017년 12,326명, 2018년 12,117명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 비해 2018년의 전문체육 등록선수 등록현황은 감소세를 보였다. 태권

도 생활체육 현황을 보여주는 동호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클럽 수는 3,080개, 동호

인 등록 수 117,612명, 2015년도 클럽 수는 3,304개, 동호인 등록 수 136,387명, 2016년 클럽 

수는 3,510개, 동호인 등록 수 149,038명으로 나타나 태권도 생활체육인은 전문체육과는 

달리 증가추세를 보인다. 아울러 KTA가 주관한 태권도장이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 대회 

구분
전문체육계

구분
동호인계

구분
태권도장 KTA 
주관 생활체육 
대회 참가자남 여 통합 클럽 수 회원 수

2016년 8,814명 3,440명 12,254명 2014년 3,080 117,612명 2017년 8,890명

2017년 8,715명 3,611명 12,326명 2015년 3,304 136,387명 2018년 3,530명

2018년 8,499명 3,618명 12,117명 2016년 3,510 149,038명 2019년 2,335명

자료: 대한태권도협회 내부자료(2019) 대한체육회(2019) 및 문화체육관광부(2019)의 자료를 참조

표 5. 태권도 전문체육·생활체육 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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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원은 2017년 8,890명, 2018년 3,530명, 2019년 2,335명으로 나타났다. 전국규모 태권

도대회를 살펴보면 <표 6>에 적시된 것처럼 생활체육 대회가 전문체육 대회보다 여실히 

적은 횟수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문체육 대회는 초등부 3개, 중·고등부 9개, 

대학부 2개, 실업팀 2개로 나뉘며, 복합적인 대회로는 19개 대회가 경기를 치르고 있다.

전문체육 대회 생활체육 대회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실업부
연합대회

(초·중·고·대·실업)
연합대회

(초·중·고·대·일반)

3개 9개 2개 2개 19개 5개

자료: 대한태권도협회(2019). 태권도대회 연간계획표를 참조

표 6. 전국규모 태권도대회(전문체육·생활체육)

3. 지도자 교육 현황

교육 분야와 접한 외국인지도자 교육 인원과 태권도원 외국인 방문 인원은 <표 7>과 

같다. 본 자료는 외국인 국제 사범지도자 자격 이수 현황과 태권도원의 외국인 연간 방문 

인원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국제 사범지도자 수료 인원은 3급이 5,5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급수가 높아질수록 수료와 자격 인원이 모두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원 연간 외

국인 방문 인원을 살펴보면 2016년 총인원이 31,1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도 3만 

구분 급수
수료 인원

(명)
자격 인원

(명)
구분 연도

외국인 
일일 방문

(명)

외국인 
투수 객

(명)

총인원
(명)

국제 사범 

지도자

통계 기준

(1998∼현재)

1급 82 64

태권도원

연간 

외국인 

방문

총인원 

2014년 1,186 12,195 13,381

2급 521 470
2015년 1,006 19,699 20,705

3급 5,505 3,906
2016년 3,834 27,331 31,165

4급 44 38

2017년 12,645 14,659 27,304
5급 24 23

2018년 6,251 22,767 29,0186급 17 16

자료: 세계태권도연수원(2019) 및 태권도원(2019)의 내부 자료 연구자가 재분류

표 7. 외국인지도자 교육 인원과 태권도원 외국인 방문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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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매년 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태권도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계태권도연수원 연수내용은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총 12개의 국내·외 지도자 및 태권도전문가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장애인 사범교육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4품 4단 전환보수교육 생활 스포츠 지도사

3·2·1급 승품·단 심사위원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3·2·1급 사범교육 전문 스포츠 지도사

태권도 호신술 지도자 3·2·1급 외국인 사범교육

노인 스포츠 지도사 3·2·1급 한마당 심판

자료: 세계태권도연수원(2019). 연간교육일정표 참조

표 8. 세계태권도연수원(WTA) 국내 연수내용

4. 태권도 관광산업

본 연구에서는 2019년 태권도이벤트 개최도시 현황을 <표 9>와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결

과 2019년 국내 태권도이벤트 개최도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 4곳에서 대회가 이루어

졌으며, 중도시 13곳, 소도시 21곳에서 태권도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관광산업의 지표 중 하나를 외국인 스포츠이벤트 참여자로 보았으며, 태권도이벤트 

외국인 참가 현황을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외국인 참여 인원은 광주 국제 

아카데미가 2016년 200명에서 2018년 280명, 김운용 컵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가 2017년 

700명에서 2019년 1,800명, 춘천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가 2013년 1,421명에서 2017년 1,315

명으로 나타났고, 세계태권도 한마당 외국인 참여 인원은 2017년 1,297명, 2018년 1,165명,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4(10.5%) 13(34.2%) 21(55.2%)

자료: 대한태권도협회(2019). 국내 태권도대회 연간계획표 참조

표 9. 2019년도 국내 태권도이벤트 개최도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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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42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3,600여 명의 외국인 스포

츠관광객이 태권도이벤트 참여를 위해 국내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태권도 공연산업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태권도 공연산업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태권도 공연현황과 국내 

태권도 공연명을 제시한 자료는 <표 11>과 같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15개의 공연이 국내에

서 개봉되었으며, 제작사는 민간기업, 가맹단체,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공연에서 구체적인 관람 횟수나 관람 인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단인 국기원 시범단을 필두로 하여 여러 단체에서 만들어진 태권도 

시범단의 현황은 <표 12>와 같다. 조사결과 현재 국내 시범단은 여러 관련 단체에서 운영되

고 있고,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여러 대형 스포츠이벤트에 메인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있으

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민간외교 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명 공연명 공연명

점프 패 리 비가비

The Moon(2005) 은빛 달의 

기사들
신화 태권도 2013 EpisodeⅡ 한빛

신화 태권도 2013 Episode Ⅰ 타타 in 붓다 태권포스-에이지 오브 태극

The Moon Ⅱ 태권몽키 Great Taekwondo위대한 태권도

The Moon Ⅱ태권도 무무 달하 탈-태권십이지신 Great Taekwondo 달의 무사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태권도 공연현황 연구자 재정리

표 11. 국내 태권도 공연현황 

광주 국제 아카데미
외국인 참여 인원

김운용 컵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 외국인 참여 

인원

춘천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 외국인 참여 

인원

세계태권도 한마당 
외국인 참여 인원

2016년 200명 2017년 700명 2013년 1,421명 2017년 1,297명

2017년 285명 2018년 520명 2015년 1,318명 2018년 1,165명

2018년 280명 2019년 1,800명 2017년 1,315명 2019년 1,042명

자료: 각 조직위 내부 자료를 요청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표 10. 태권도이벤트 외국인 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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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유관단체 시범단 대학 시범단(일부) 사설 시범단(일부)

국기원 시범단 용인대, 경희대, 한체대 K- 타이거즈 

WTF 시범단 우석대, 계명대, 조선대 미르메 

KTA 시범단 가천대, 백석대, 경민대 놀자 

태권도원 상설 시범단 상지대, 전주대, 동아대 태랑학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시범단 나사렛, 중원대, 고신대 신우회

표 12. 국내 태권도 시범단 현황 

Ⅴ. 국내 태권도 산업 SWOT 분석

SWOT 분석은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내부의 환경에서 강점과 약점을 도출한 

후 외부의 환경에서 기회 요인과 위협요인을 추출하는 기법이다(박동준, 2005). 본 연구에서

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태권도 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태권도 산업 내부에 대한 강점

내부환경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교육산업 인프라 구축

- 태권도 4대 기관의 역할분담

- 기술 및 경영적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관련 기관 풍부

- 다양성이 확보된 국제적 이벤트

- 태권도 산업을 스포츠산업의 하위영역으로 취급

- 태권도 수련의 편중된 수련 층 

- 영세한 태권도용품 및 용구제작으로 인한

 신뢰성 퇴보

- 근로기준법에 합당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처우 문제

외부환경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태권도 대한민국 국기지정

- 문재인 정부 태권도 국정과제 발표

 (태권도의 10대 문화콘텐츠)

- 전 세계적인 태권도수련생의 저변 확대 

- 태권도 관련 드라마, 공연, 뮤지컬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

- 유사무도 경쟁 종목의 올림픽 도전

- 국기원 단증의 상징성 퇴보 

-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 경제 불황으로 인한 산업체제의 문제

표 13. 국내 태권도 산업의 SWOT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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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약점을 제시하였으며, 주변 환경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내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위협으로 인식되는 다각적인 요인들을 제시하여 국내 태권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면 한 환경 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1. 강점

국내 태권도 산업의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강점(strength)요인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에서 강점요인은 교육산업 인프라 구축, 태권도 4대 기관의 역할분담, 기술 및 

경영적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관련 기간 풍부, 다양성이 확보된 국제적 이벤트로 나눌 

수 있다. 강점요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산업 인프라 구축

을 살펴보면, 2017년 체육 백서 자료에서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중 전국 검도장 630개, 

유도장 341개, 태권도장 10,272개로 나타나 태권도장은 경쟁 종목보다 많은 등록도장과 수

련인구의 저변으로 풍부한 자원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국기원, 2019; 대한유도

회, 2019; 대한체육회, 2019).

태권도 4대 기관의 역할분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2018)가 발표한 태권도 4대 관련 단

체와 함께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이런 관련 단체의 효과적인 역

할분담으로 인해 태권도의 지지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대학의 태권도학과,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원 등의 태권도 관련 기관

은 기술 및 경영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태권도대회

부터 소규모 국내 대회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태권도만의 강점 요소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 약점

본 연구에서 약점(weakness)요인으로는 태권도 산업을 스포츠산업의 하위영역으로 취급, 

태권도 수련의 편중된 수련 층, 영세한 태권도용품 및 용구제작으로 인한 신뢰성 퇴보, 지도

자의 처우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태권도 산업을 스포츠산업의 하위영역으로 취급

하는 것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2019) 자료에 의하면 국내 스포츠산업은 74조 7천억 

원(17년 기준/최근 5년간 연평균 3.6% 성장) 규모이다. 이와 대비 국기원 용역보고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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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는 태권도 산업의 총 시장규모는 1조 3,254억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209개국에서 

누적 유품(단)자 수련생만 하더라도 1천만 명이 넘고 태권도 관련 사업이 번창함에 불구하

고 태권도 산업의 영역 규모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며,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다. 편중

된 태권도 수련에 관해서는 국내 태권도 수련의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 선수 및 특정 

계층을 제외하면 아동들이 하는 운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태권도용품 및 용

구제조에 있어서 제품의 질 고급화, 디자인의 향상으로 인한 고객 만족을 근거로 소비시장

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며, 태권도용품 기업이 매우 영세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지도자의 직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는 점으로, 적은 급여, 막중한 업무

량 등은 태권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 기회

연구에서는 기회(opportunity) 요인으로는 태권도 대한민국 국기지정, 문재인 정부 태권도 

국정과제 발표(태권도의 10대 문화콘텐츠), 전 세계적인 태권도수련생의 저변 확대, 태권도 

관련 드라마, 공연, 뮤지컬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태권도 대한민국 국기지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권도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천 7백억 원 예산을 투입해 태권도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제도화하

였다. 아울러 태권도는 국내 약 900만 명, 해외 140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무도 스포츠로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국기원, 2019). 다양한 홍보 채널로는 전 세계적

으로 국기원 시범단 파견 및 태권도를 주제로 한 공연문화의 발달은 국내·외 태권도 팬들에

게 태권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와 함께 태권도의 글로벌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4. 위협

위협(threat)요인으로는 유사경쟁 종목의 올림픽 도전, 국기원 단증의 상징성 퇴보, 인구

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산업체제의 문제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유사경쟁 종목의 올림픽 도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라테는 세계시장에서 탄탄한 조직

력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2020년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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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와 흥행 경쟁을 벌인다. 아울러 국기원 단증의 상징성 퇴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기원 단증은 해외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증을 신청하고 실기심사를 

보는 일괄적인 시스템이 아닌 대부분 개인 사범의 추천(서류)을 통해 단증이 발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제 공인 단증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 받고 있다(월드태권도뉴스, 

2015). 다음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를 둘 수 있는데, 태권도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는 수련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태권도 산업의 소비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태권도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태권도 산업 자체의 생산성 하락과 

소비시장 축소로 인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산업체제의 

문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불황은 태권도 산업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나, 태권도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러 소비층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경제 불황으로 

인해 활동 자체 및 참여 기회가 전반적으로 침체함을 나타내고 있다.

Ⅵ. 태권도 산업의 미시적·거시적 발전방안

미시적 관점은 태권도 산업의 개별전략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수익성, 효율성, 경쟁력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정 한 발전전략이며(Pride & Ferrll, 2011), 거시

적 관점은 태권도산업과 관련된 제도, 정책,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으로 개별

요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전략을 추출·결합하는 과정으로 전체 산업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임채운, 이원준, 2006; McConnell, Brue & Flynn,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된 태권도 산업의 SWOT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태권도 산업의 미시적·거

시적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미시적 관점

1) 고품질 국내 태권도용품 전문브랜드 개발

대한민국은 태권도의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종주국이라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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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내 태권도용품 전문브랜드의 상품 이미지, 마케팅, 제품 품질 등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 특히, SWOT 분석의 약점요인에서도 나타나듯이 저가의 가격경쟁으로 소비시장을 공

략하고 있어, 이는 태권도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윤창준(2010)의 연구에서는 고급화된 브랜드 이미지는 높은 시장점유율과 이익

을 유지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도구임을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2018)가 주관한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발표에서 정부는 태권도 도복, 호구 등 용품에 대해 기술, 소재, 

디자인 등 품질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 연구 및 시제품 개발지원을 통해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함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국내 태권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품질, 고급화 전략을 

갖춘 국내 태권도용품 전문 브랜드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성인 및 전 연령층의 수요자 창출 프로그램개발

본 연구에서 미시적 관점의 발전 방안은 성인 및 전 연령층의 수요자 창출 프로그램개발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WOT분석의 약점에서도 나타나듯이 편중된 수련 층은 태권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는 태권도수련생의 80∼90%가 

초등학생이라는 자료도 보고되고 있다(송선덕, 2003). 특히, 대한민국은 저출산 등으로 초등

학생의 학력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초등학교 개황에 따르

면 2011년 313만 2,477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271만 1,385명으로 평균 6만 명씩 

7년 동안 약 42만 명의 초등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19). 따라서 

태권도를 평생 체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전환과 함께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을 포함하는 수련생의 다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화된 태권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태권도의 표준화된 교육·경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오랜 역사성을 가진 태권도이지만 제대로 된 규격에 맞는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경영

프로그램이 미비한 건 사실이다. SWOT 분석에서 강점요인으로 분류된 기술 및 경영적 체계

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관련 기관은 풍부하지만, 태권도의 교육목표와 그것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의 일치성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전익기, 곽정현, 조성균, 2009). 더욱이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이나 도장경영프로그램의 부재는 태권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결국,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태권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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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서는 표준화된 교육·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

해 태권도 산업의 기초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도장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중앙단체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고, 권역별 대학들이 프로그램

의 보급을 책임진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다.

4)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 거점 공연장과 연계한 태권도 공연문화 확산 페스티벌 

개최 

SWOT 분석에서 기회 요인으로 분류된 태권도 관련 드라마, 공연, 뮤지컬 등 시대적 상황

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에 발맞춰, 국가가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을 보여주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문화와 예술을 매

개로 한 문화마케팅은 기업이 마케팅 전략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문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오세정, 김흥규, 2006) 지자체도 여러 가지 시범사업에 핵심적 가치가 될 수 있는 태권도 

공연문화를 대입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문재인 정

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선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태권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동력에 힘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전반적

인 발전이 중앙집중적 관리도 필요하겠으나 지역사회와 상생이 되는 역할론적인 부분도 

분명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집되어있는 태권도 공연문화를 지역 거점 

공연장과 연계하여 지역 태권도인 또는 일반 시민도 태권도 공연문화의 희소성을 갖지 않도

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5) 국기원, 태권도원의 관광콘텐츠 강화

전 세계 209개국 누적 유품(단)수련생 10,464,764명이 수련하고 있고, 2014년에 설립된 

태권도원은 국내·외 누적 방문자 수만 하더라도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누적 인원이 150만 

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무도 스포츠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국기원, 2019; 

태권도원, 2019). 현재, 국기원과 태권도원은 각각 태권도의 한계점을 무예와 스포츠를 넘어 

이제 문화산업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태권도 본산인 국기원과 세계태권도 성지로서 

태권도원을 방문하며,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광프로그램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2019)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1,391,727명이 우리나라 해외 관광객으로 들어왔지만, 그중에 몇 %가 태권도 콘텐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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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관광산업에서 태권도의 역할이 크지 않다

는 점을 앞서 언급한 현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결국, 국기원과 태권도원의 관광콘텐츠 

강화를 통해 스포츠 관광의 성공적인 모델구축이 필요하며, 4차 산업과 연계한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의 IT를 활용한 새로운 관점의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2. 거시적 관점

1) 태권도장 관련 국제 표준화시킬 수 있는 인증제도 필요

현재 태권도장은 지자체 체육시설업 등록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태권도 교육시설은 교육적 역할보다는 신체를 통한 유희 활동에 

점점 더 치중하고 있어 무도교육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권도장을 

일반 체육시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김지혁, 임일혁, 정재환, 2013). 이러한 현상은 장기

적으로 수련자와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이며, 태권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동시에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스포츠시설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장의 시설

과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인증도장의 등장은 세계화된 태권

도의 이미지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ISO 9000시리즈 표준을 제정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ISO 9000시리즈 인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하진식, 오원선, 2015). 특히, ISO는 다양한 분

야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권도장 관련 국제 표준화 인증

제도의 구축은 국내외 태권도장의 질적 성장과 무도 가치의 전수, 그리고 소비자에게 일원

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로 판단된다. 

2)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 

전문 태권도선수의 급감은 장기적으로 태권도 경기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어우러지는 태권도 거버

넌스 모델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태권도장, 학교, 체육회, 지역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동호회 등의 다양한 체육기관이 상호 협력한 거버넌스 모델구축은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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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감소를 막아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임성학(2006)은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과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성을 보장해야 

하며, 각 주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태권도 거버넌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체육회와 태권도협회가 주축이 되고, 교육청, 태권도장, 지역 스포츠클

럽, 학교스포츠클럽, 동호회, 기업, 지역대학 등의 유관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이며, 

다양한 기관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는 시스템과 발굴된 우수학생이 지속해서 

전문체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역-국가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태권도 산업 MBA과정 신설 필요

태권도 산업은 큰 틀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의 발전 가능성이 높고, 하위구조

에서는 용품, 관광, 문화, 공연, 시설 등의 다양한 파생산업을 생성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결국, 태권도의 산업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산업 MBA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배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태권도 산업 MBA과정 신설은 태권도 산업의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배울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구축과 함께 선수와 경영자를 균형 있게 양성

하는 국내 태권도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 관광, 호텔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MBA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해외

에서는 골프코스관리 MBA(Golf Course Management)과정, 축구 산업 MBA(Football 

Industries)과정, 스포츠 안전 MBA(Sport Security Management)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벤치마킹 한 태권도 산업 MBA는 국내 태권도 산업의 비즈니스 토대를 만들어

내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기 태권도의 MBA과정은 국가재정의 지원을 전제로 

설립·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태권도 공연도시 지정 및 지원 사업 실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1)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문화 활성화의 경우 지속적인 문화행

사의 개최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태권도 공연은 태권도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동성

과 무술로서의 가치를 밑바탕으로 화려한 액션과 이야기를 접목함으로써 지역 공연문화의 

중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권도 공연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에 훌륭한 공연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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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콘텐츠 빈약으로 지방에서는 태권도 공연을 체감할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태권도의 범국민화 또는 지역 태권도 공연의 상설운영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문화를 분산시킬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충남권, 경남권, 전남권, 제주

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태권도 공연도시 지정과 지원사업의 실시는 태권도의 문화적 측면을 

강화해주는 중요한 거시적 전략이 될 것이다. 

5)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태권도 관광 상품 개발 

태권도는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중동,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전파되었으며, 최근에

는 중국, 베트남, 태국의 태권도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 태권도장의 수는 약 21,000개로 집계되고 있으며(천이엔링, 2016), 베트남 태권도 수련

인구는 2019년을 기준으로 약 342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고(머니투데이, 2019), 태국 태권도 

수련인구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100만 명이 보고되고 있다(오인호, 최현민, 윤수한, 

2014). 특히, 미국이나 중동의 태권도 인구확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면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은 급성장세를 보이며, 이들을 국내 관광객 인구로 유입시키는 정책은 태권도 관광의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시장을 겨냥

한 태권도의 문화, 공연, 연수, 교육, IT 등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이들 소비자를 국내 관광

수요로 유입시키는 관광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태권도를 활용한 관

광콘텐츠 개발은 시대적인 흐름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정부 과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태권도 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미시적 거시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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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태권도 산업의 다양성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하위 단위 형태의 모습이 아닌 

미래 지향적이며, 경영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미시적, 거시적 시선을 매개체로 태권도 산업

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권도 산업의 전반

적인 실태분석을 준비하였다. 먼저 대한체육회 등록된 태권도 전문체육인 현황자료 및 생활

체육 활동의 동호인 현황자료와 교육 분야의 분류에서 국기원 국제 사범 지도자 연수 인원

과 태권도원 연간 외국인 총인원 현황을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광주 국제 아카데미, 김운용 

컵 오픈대회, 춘천 코리아 오픈대회, 세계태권도 한마당의 외국인 참가 현황에 대한 이벤트 

자료와 태권도 공연산업으로서의 활용성과 태권도 관광을 통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분류분

포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SWOT 분석을 통해 태권도 산업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태권도 산업의 경영학적 측면에

서 미시적, 거시적 관점을 두고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미시적 관점에서는 고품질의 국내 

태권도 전문브랜드 개발의 필요성, 성인 및 전 연령층의 수용자 창출 프로그램개발, 장기적

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표준화된 경영프로그램 개발,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 거점 공연

장과 연계한 태권도 공연문화 확산 페스티벌개최, 국기원과 태권도원 관광콘텐츠 강화이다. 

둘째, 거시적 관점에서는 태권도장시설 국제 표준화 인증제도 정착 필요, 전문체육 활성화

를 위해 전방위적 거버넌스 모델구축, 국가 지원을 통한 태권도 산업 MBA 과정 신설, 상설 

공연체제를 위한 지역 거점형 태권도 공연도시 지원사업 추진,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을 겨냥

한 태권도 관광 상품개발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경영학적 측면에서 국내 태권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시적, 거시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는 이차자료에 의존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특히, 자료분석의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내용타당

성을 검증하였으나 이는 주관적 평가임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객관화·일반화 과정을 위한 태권도전문가 집단의 AHP분석, Q방법론 등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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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microscopic and macroscopic perspectives of 

the Taekwondo industry in Korea as a single industr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Taekwondo industry associated with physical education, sports club members, education, 

events, tourism, and performance industries through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with 

identify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Based on SWOT analysis, the micro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Taekwondo industry included 1. the development of Korean 

Taekwondo brand, 2. the program development for a variety of consumer groups, 3.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management program, 4. holding Taekwondo cultural performance 

and festival in conjunction with performance centers, 5. the enhancement of tourism contents 

in Kukkiwon and Taekwndowon. The macro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Taekwondo industry 

included 1.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certification system, 2. building up a 

governance model for promoting elite sports, 3. the establishment of Taekowndo industry MBA 

program, 4. the Taekwondo performance city project for a regular performance, 5. the 

development of Taekwndo tourism products for the Chinese and South Asia markets.

Keywords: Taekowndo industry, microscopic·macroscopic perspective, SWOT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