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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개별 기준의 영업실적입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들은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에 따른 투자 결정은 이를 활용하는 측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단, 출처표시 필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이 변경된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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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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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밸류체인
01

우주 공간 활용 확장 및 우주 산업 영역 확대 가속화로 인한 우주 경제 시대 개화

End usersDownstreamUpstreamDrivers

우주 산업 인프라

위성 발사
서비스

발사운영

위성탑재HANBIT 발사체제작

과학
연구

스타트업
및 기업

국가
정책

위성 제조

데이터 수집

지상 시스템

발사 서비스

데이터 분석

데이터 융합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

플랫폼

학술
기관

산업체

일반
대중

정부
기관

데이터 가치

Data Use
Data

Exploitation
Data CaptureData Needs

자료: 당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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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통신
서비스
기업

우주산업 트렌드, 초소형위성
02

저궤도 통신(인터넷) 서비스 수요 확산으로 소형위성 시장 확대
→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며 LEO/SSO 발사 수요 증가 기대

저궤도/태양동기궤도 발사 트렌드 통신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소형위성의 성장

소형위성이란? 특수한 목적(임무)으로 LEO/SSO 궤도 내
발사되는 무게 500kg 이하 위성

21년FCC로부터2,362기발사를승인받은뒤
23년5월 기준소형위성2,150기발사

통신 서비스 목적의 LEO 소형위성 발사 수요는 증가하는 중

2022 2030(E)

6,718개

100,000개

자료: Insight Partners, Equation, 언론매체

LEO 위성
통신서비스확산및
다양한산업적용으로

운용위성수
증가전망

614개의LEO 소형위성발사

66개의LEO 소형위성발사

SpaceX
(스페이스X)

ONEWEB
(원웹)

Iridium
(이리디움)

CAGR
40.2%

현재 LEO/SSO 궤도 위성이 전세계 발사 비중의 99%를 차지

지구 전체를
서비스하기 위해

다수 위성 군집화

LEO 위성특징

1개 위성이
지표면 43% 커버

GEO 위성특징

GEO(정지궤도)
지구표면으로부터
36,000Km

MEO(중궤도)
지구표면으로부터
2,000~36,000Km

LEO(저궤도) /
SSO(태양동기궤도)
지구표면으로부터
200~2,000Km /
600~800Km

자료: Euroconsult ’22년 기준 중량별10년주기소형위성수요, 당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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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발사체 수요 증가
03

대형발사체 대비 소형발사체가 보유한 특장점을 기반으로 수요 증가

대형발사체/소형발사체 비교 소형발사체 소형 위성 발사 시장 점유율

2021 2022

10.7%

30.4%

자료: 당사자료 자료: Euroconsult

궤도 접근성

낮음

탑재 위성수

20~30기

궤도 접근성

높음

발사 대기시간

1~2년
발사 대기시간

3개월

탑재 위성수

1~5기

대형발사체 소형발사체

20~30개의 위성을
장기간 모집하여
단일 궤도에 투입

1~5개의 위성을
빠르게 발사하여
맞춤형 궤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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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수요의
증가

1

2

3

4

5

6

2022 2023 2024 2025 2026

소형발사체 공급자 부족
04

위성 발사가 가능한 기업 부족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 개화

중단기: 위성 발사 공급자 부족

자료: McKinsey & Company, 당사 자료 자료: 언론매체

장기: 공급자 우위시장 지속

24년 이후에도 신규 발사 계약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

소형위성 수명(5년)에 따른 교체 수요 발생

‘27~’28년 이후에도 공급자 우위 시장은 지속될 예정

1

2

2030년까지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 130개' 우주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따르면 공공분야의예정된 수요를적기에사업화하고, 민관 협력을통해
새로운서비스및 위성개발수요를 적극발굴, 확대하기위해 2030년까지예상되는130여기공공위성
개발을적기에기획해개발사업을추진키로했다.

우주안보 ...2030년까지 총 40기의 초소형 위성 발사
정부는지난 2월 2030년까지1조4223억원을투자해총 40기의초소형위성(SAR위성36기, 전자광학
카메라위성4기)을궤도에올리는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을발표했다.

2030년까지 2만~5만 기 위성 발사 전망
2030년까지2만~5만기의위성이발사될것으로전망된다.이러한전망에 대한요인은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주에 접근하는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 둘째, 우주에 대한투자와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 
셋째, 우주가점차 중요한전투 영역으로인식되고있다.

관측/정찰위성
(EO/SAR)

통신용
(인터넷)

제약/바이오
모듈

● ● ●

소형위성
활용처다양화

소형위성
제작비/제작기간절감

22년측정기준전세계로켓공급및수요전망

2022년이후소형발사체서비스 공급부족발생

초과수요
지속전망

Short-term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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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dentity
05

세계적인 수준의 소형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

총 17회
‘25~’26년 소형발사체 발사 계획

한빛-나노: ’25년 3회 ’26년 5회
한빛-마이크로: ’25년 2회 ’26년 5회

한빛-미니: ’26년 2회
발사 계획 수립

국내 최초
소형발사체 민간 시험발사 성공 기업

한빛-TLV 시험발사 성공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 센터 발사) Top-Tier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 기업

하이브리드 발사체 라인업 구축
(한빛-나노 , 한빛-마이크로, 한빛-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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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형발사체라인업

04 Global No.1 하이브리드로켓기술력 (1), (2) 

05 발사전과정운용기술보유

06 R&D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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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발사 서비스 사업 영위
01

우주산업 Value Chain 중 진입장벽이 높은 “발사 서비스”를 제공

위성 제조

데이터 수집

지상 시스템

위성 발사서비스

발사 서비스

발사 운영

위성 탑재

HANBIT Series
발사체제작

이노스페이스 비즈니스 영역

자료: 당사자료

높아지는 발사체 개발 난이도

발사 서비스시장 선 진입으로진입장벽구축

발사 서비스전 기술 내재화
& 선행적개발생태계구축

경쟁사

경쟁사

1 발사체 기술은국제적 기술이전 불가
→ 자력 개발이필수

2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막대한 개발 자금 투입 필요

3 모터 기술, 산화제 펌프 기술, 비행제어 기술,
체계 종합 기술, 발사대 기술 등 필요

4 수백 개 이상의 공급처와
개발 생태계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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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Power
02

우수한 발사체 개발인력을 기반으로 우주산업 관련 성과 다수 보유

김수종
CEO, Founder

Business Technology

마샬윈 이사 Chief Global Business Officer

Jack Welch Management Institute (MBA) 
American Online 고객 서비스 컨설턴트
Jose Electricals & Peniel Associates PM 
글로벌영업/사업개발(11년)

정훈이사 Chief Technology Officer

부경대학교, 추진공학(박사) 
아틱스엔지니어링 연구원
㈜한화/방산 유도무기 개발 연구원
유도무기 체계 개발(14년) 

김찬중이사 Chief Financial Officer

서울대학교(학사) / 대우자동차 회계부장
한국지엠 재무부문 재경담당 임원
지엠 미국 본사(Detroit) 세무부장
재무/회계/세무경력(28년)

Financial
18개

발사체관련특허

349건
논문게재

5개
기술인증취득

다수의 발사체 기술 관련 성과 보유

한국항공대학교(박사) 

이스라엘 Technion-IIT 로켓추진센터
Post-Doc.(3년)

㈜한화/방산 로켓추진기관 개발 연구원(2년)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18년)

공주현이사 브라질법인운영총괄

Cruzeiro do Sul (석사) 
DSB CEO 
DURE CEO 
브라질 토목/건축, 제조분야 경영(10년) 

필립슬라이셔이사 해외영업총괄

Paris-Sorbonne University (석사) 
Safran 계열사, Nobel Sport CEO 
프랑스 항공우주/방산 대기업 영업&경영(35년) 
GIAT industries CEO Herakles (Safran) CEO

곽경혜이사 프랑스법인운영총괄

Paris-Sorbonne University (석사) 
Tier Mobility 파리지역 지자체 관리 (1년) 
Bene GmbH 프랑스 지사 부총괄 (2년) 
프랑스관공서, 기업운영매니저(3년)

조원만이사 사외이사, 기술자문(소재)

충남대학교, 기계공학(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추진기관 개발 연구원
미 해군대학원(NPGS) 교환교수
유도무기 추진기관 개발 경력(44년)

국태승소장 우주발사체연구소장

Western Michigan Univ.(박사)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항공체계 개발 연구원(3년) 
대한항공유/무인기 개발 연구원(3년) 
비행 체계 개발(10년) 

최한림이사 사외이사, 기술자문(유도제어)

MIT, 항공우주공학(박사) 
MIT, 항공우주공학과연구원
KAIST 항공우주공학과교수
위성항법, 유도제어알고리즘개발(19년) 

자료: 당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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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중량

고도

엔진추력

직경

길이

추진제

소형발사체 라인업
03

규모별로 다양한 소형 하이브리드 발사체 라인업 보유

탑재중량*

90kg 1,300kg170kg

한빛-마이크로 발사체
HANBIT-Micro

한빛-미니 발사체
HANBIT-Mini

한빛-나노 발사체
HANBIT-Nano HyPER I LiMER

탑재중량* 탑재중량*

~ 90 kg

~ 500 km (SSO)

1.4 m

21.7 m (HyPER) I  21.8 m (LiMER)

Paraffin / LOx (HyPER) 

Methane/ LOx (LiMER)

~ 1,300 kg

~ 500 km (SSO)

3.7 m

39.6 m

Paraffin / Methane / LOx

~ 170 kg

~ 500 km (SSO)

1.4 m

22.5 m

Paraffin / Methane / LOx

1단 25 ton x 1

2단 HyPER 3.5 ton

1단 25 ton x 1

2단 LiMER 3 ton

1단 25 ton x 1

K.S. 0.4 ton

2단 3 ton x 2 1단 25 ton x 9

3단 3 ton x 2

2단 25 ton x 1

자료: 당사자료
*브라질알칸타라우주센터발사장발사기준 (적도남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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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o.1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력 (1) 안전성/고성능/고효율
04

높은 안전성/고성능/고효율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

신개념 하이브리드 연료 자체 개발

자료: 당사자료 자료: 업계자료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력 기반 비교우위 보유

연료/성능
추력
조절

연소
배기가스

재점화
폭발
위험

재사용
가능성

고체 불가 독성 어려움 높음 불가

액체 가능 무독성 가능 존재 가능

하이브리드 가능 무독성 가능 없음 가능

액체로켓과대등한
추진기관성능

발사서비스
전과정에서의

낮은폭발위험성

기존연료대비
8~10배

높은연소효율

파라핀 연료 자체 개발

기존 하이브리드를 뛰어넘는 성능의
신개념 하이브리드 연료 100% 자체 생산

기존 고체/액체 연료 대비 하이브리드 연료 성능 비교우위

순위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사 연료
연소속도
(mm/s)

진공 비추력
(sec)

1 파라핀 기반 연료 약 4.0 322

2 A 사 열가소성 플라스틱 약 0.7 ~ 1.0 307

3 B 사 열가소성 플라스틱 약 0.7 ~ 1.0 275

4 C 사 열가소성 플라스틱 약 1.0 ~ 2.0 275

5 D 사 파라핀 기반 연료 약 2.5 ~ 3.0 297

하이브리드로켓 개발사 중 가장 높은 로켓엔진 기술력보유

저비용단기개발
및제작가능

제작 및 개발
난이도 높음

부품수적음 부품 수 많음

경량화가능 무거운 무게

전기모터펌프 기존터보 펌프

세계 최초 전기펌프 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로켓 시험비행 성공

효율성 높은 전기모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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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1,000 1,000

하이브리드 로켓 액체 로켓 액체 로켓
(3D프린팅 기법)

약 33%
부품 수 절감

Global No.1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력 (2) 원가 경쟁력
04

성능뿐만 아니라 원가 경쟁력까지 갖춘 이노스페이스의 하이브리드 로켓

단순 구조 및 비방폭 설비 활용 기술력 보유

자료: 당사자료 자료: 업계자료

경쟁사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 확보

순
위

회사명 엔진 종류
위성무게

(kg)
발사가격

(USD/kg)

1
하이브리드

로켓
170 28,000

2 Rocket Lab 액체 로켓 200 38,000

3 CASC 고체 로켓 200 30,000

4 Virgin Orbit 액체 로켓 300 40,000

5 Firefly Aerospace 액체 로켓 700 24,000

6 Astra 액체 로켓 50 50,000

7 Gilmour Space 
Technologies

하이브리드
로켓

215 33,000

발사체 비용 절감 기술 내재화→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가격 경쟁력 구축

하이브리드 로켓과 액체로켓소형발사체 제조 부품 수 비교

비방폭을 활용하여 연료 제작 설비 구축비용대폭 절감

하이브리드 로켓의 낮은 폭발 위험성으로 인해
개발/생산전 과정에저렴한비방폭설비활용 가능

72억 원하이브리드 로켓

101억원기존 로켓

방폭설비
추가비용

+40%

연료 제작 설비 구축비용

단위: 개(부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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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전 과정 운용 기술 보유
05

발사 서비스 전반에 걸친 노하우 보유

대륙 운송 기술 내재화발사 서비스 전반의 기술 내재화

MCC/GCC

발사대

발사체

조립동

저장동

공급설비

연료 제조동

엔진연소 시험장

발사통제기술 (총4개)

발사대기술 (총5개)

발사운용기술 (총3개)

시험/평가기술 (총4개)

소형발사체발사서비스기술 도합12개 보유 소형발사체제작기술 도합 25개 보유

비행제어기술 (총 5개)

하이브리드로켓모터기술 (총6개)

3D 프린팅전기펌프기술 (총4개)

체계종합기술 (총 6개)

기존 발사체/발사대 대륙 운송

이노스페이스 발사체/발사대 대륙 운송

발사체
해외
발사장

폭발, 부품결함
위험성으로

해외운반어려움

발사체
발사대

해외
발사장

모듈화후
운송및 재조립가능

실제사례

한빛-TLV 발사체및발사대
대륙간운송발사 성공으로입증

국내 제작, 대륙별 운송 발사 기술력 보유
자료: 당사자료

총 37개의 소형위성 발사 서비스 전반의 기술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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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히스토리
06

20년 간 축적된 기술력 기반 설립 이후 5년만에 국내 민간기업 최초 ‘시험발사’ 성공

5년 R&D 성과 국내 민간기업 최초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한빛-TLV 한빛-나노

연료/산화제조합에따른
연소특성연구

기초연소시험장치개발

파라핀계연료연소특성및
연소불안정연구

고체연료그레인형상에따른
연소특성연구

Multiport 하이브리드로켓연구

고체연료제조장치, 연소율
측정장치개발

추력제어알고리즘개발및
연소특성연구

End-burning 하이브리드
로켓연구

LOx 산화제연소특성연구

고에너지물질혼합연료
연소특성연구

하이브리드로켓엔진
설계및제작
(50,  500,  1,000,  2,000 kgf급)

3톤급지상연소시험설비및
시험장구축

1톤,  고도20km 급
하이브리드사운딩
로켓설계,  제작(KHyRoc-I) 

추력1톤,  2톤급
지상연소시험수행

수중추진용하이브리드
로켓연구

하이브리드로켓재점화
특성연구

하이브리드로켓
추력제어연구

지상연소시험장구축

추력30kN 하이브리드로켓모터개발완료 추력30kN 2단로켓엔진개발

추력150kN 하이브리드로켓엔진연소시험성공및개발

통합발사시스템개발

한빛-TLV 항전연동시험성공및비행제어기술개발

한빛-TLV 비행모델수직종합연소시험

한빛-TLV 통합항전연동HILS 완료

한빛-TLV 비행시험성공(SISNAV)

단분리& 페어링기술확보

재사용발사체기술개발(’25)

설립

20년 간 축적 ‘하이브리드엔진 기술 보유’

우주발사체 개발1단 로켓 엔진 개발

20251999 – 2006 2007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시험발사체 개발
시험발사성공(’23.03)

(1단 엔진 비행성능검증)

총 10개
하이브리드로켓
기초연구진행

총 8개
하이브리드로켓
기초연구진행

LAUNCH
July ’25목표

자료: 당사자료

하이브리드로켓
클러스터링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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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개발 로드맵
01

한빛 발사체 시리즈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매출 성장

3
5

9

13

2

5

7

12

2

4

7

2025(E) 2026(E) 2027(E) 2028(E)

5

12

20

32

나노 마이크로 미니

단위: 회

Jan. 2022

한빛-R 재사용발사체용항전시스템 재사용발사체기술개발
Full-scale 재사용

발사체 사업화

Dec. 2024 2025

한빛-
마이크로

킥스테이지
(0.4톤급)

상단엔진클러스터링
(6톤급) 고도화 사업화

Mar. 2025 2025

최초발사
2H, 2025

Jan. 2024

한빛-미니 상단엔진클러스터링
(6톤급)

주엔진클러스터링
(225톤급) 고도화 사업화

Jun. 2026 2026
최초발사

2H, 2026Jan. 2025

한빛-나노 단분리기술
상단

페어링기술
주엔진
(25톤급)

상단엔진
(3톤급) 사업화

2025
최초발사

July, 2025Dec. 2024Jan. 2023

한빛 발사체 시리즈 기술 개발 로드맵 한빛 발사체별 발사 횟수

자료: 당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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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고객사들과 발사 서비스 및 방산 프로젝트 계약 협의
02

2025년 2월 현재, 한화 약 325억원(발사서비스+방산) 규모의 계약 체결 완료

발사서비스 계약 현황 방산프로젝트 계약 현황

총 계약 건수

13건, 1,620만불
(약 227억원* 규모)

3건

미국

2건

인도

2건

브라질

2건

이탈리아

1건

아르헨티나

1건

스페인

1건

태국

1건

비공개

*환율 U$1 = 1,400원 기준

모의발사체 등 3종 공급계약

계약자 LIG 넥스윈

계약금 97.9억 원 (VAT포함)

계약기간 25.02.04 ~ 2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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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별 발사장 확보
03

대륙별 발사장 선제적 확보로 고객친화 신속발사서비스 제공 및 다중 발사횟수 수용역량 확보

글로벌 발사장 확보 당위성

국내 지리적 입지의 한계1

국내
발사장

글로벌
발사장

다양한 궤도에
맞춤 발사 가능

발사장 확보 수에 따른
발사 가능 횟수 증가

2

발사 횟수 제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 가능
(다량의 CAPA 확보)

발사 주기의 한계3

소수의 발사장 보유 시
1회 발사 후 2차 발사까지 준비시간 필요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장

1) 적도 근접 위치 → 높은 위성 수송 능력
2) 극궤도, 경사궤도 등 최대 107도 발사 방위각
3) 안전과 보안에 유리한 지역

호주 아넘 발사장
1) 적도 근접 위치 → 높은 위성 수송 능력
2) 경사궤도 발사 유리
3) 안전과 보안에 유리한 지역

UAE 발사장
1) 중동 및 아프리카 고객 확보 적합
2) SSO 궤도 투입 유리
3) 비행 안전에 유리한 사막지역

노르웨이 안도야 발사장
1) 극지 및 태양동기궤도적합
2) 최대 87.4° – 108° 발사 방위각
3) 인적 없는 안전한 비행경로

대한민국 고흥 발사장
1) 접근성에 따른 경제성 확보
2) 국가 우주기술 개발에 기여
3) 민간 발사장 구축 계획 중

국내 발사장 확보 당위성

군 위성 기밀정보 해외 유출 방지1

국내 군/민간 위성 발사 안정성 확보3

우주 감시정찰체계 구축 용이5

국내 군/민간 위성 해외 운송 불필요2

발사장 확보 발사장 확보 예정(협의중)

발사장 확보 현황 및 발사장별 특장점

군 위성 전력화 용이4

현재 대부분의 군사용 탑재체
해외 발사체 기업 이용
군사 보안 문제로 국내 발사 선호

해외 운송, 운용 부담이 있는
국내 위성고객 서비스 제공

국내 군사용 탑재체 대상 특화서비스제공
국내 발사체 기업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화 체계 확보

국내 자력 발사를 통한 상시 발사 가능
탑재체 발사&정찰 체계 긴밀화를 통한
감시정찰체계 구축

군 위성, 발사서비스 가격보다 즉시성 중요
해외 발사체 기업의 스케쥴 조정 이슈
안정적인 국내 발사서비스 공급망 확보

전남 고흥군 (발사 방위각 15도)은
다양한 궤도 수용 어려움
→ 서비스 경쟁력, 해외 고객 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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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우주발사체 개발
04

발사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핵심, 재사용 발사체 기술 이착륙 시험 성공

경제성을 위한 차세대 발사 기술, 재활용 발사체

발사체 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 기술, 재활용 발사체

재활용발사체를활용하지 않아

1회 발사 비용 약 4,000만 달러

재활용발사체를기술을통해

1회 발사 비용 약 1,000만달러로 절감

과기부 과제로 재활용 발사체 통합 기술 개발 진행

재사용 발사체 연착륙을 위한 유도항법제어* 기술 개발
(2025년까지기술 개발완료 목표)

과제 목표: 수직이동, 수평이동, 수직연착륙 수행

구성품
재활용 가능

70%

발사 단가 인하
(10회기준)

65%

제작시간
단축

80%

재활용 발사체 기술 도입 효과

한빛-R 재사용 발사체용 항전시스템*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 Full-scale
재사용 발사체 사업화

Jan. 2022 Dec. 2024 Dec. 2025

정부과제 수주
스페이스챌린지사업(‘22~’25년)

시연체 1D(수직방향) 고도제어 비행시험 성공
’23년11월

재활용 발사체 개발 현황 및 전망

자료: 당사자료
*유도항법제어란발사체의움직임을제어하는기술
*항전시스템이란항공전자시스템의약자로항공기에있는 전자장비로부터전달받은데이터를처리, 시현하는시스템

한빛 발사체內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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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어뢰

사업영역 확대
05

기존 발사체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까지 확대

민간 분야 활용 국방 분야 활용

지대지미사일

심우주탐사

표적탄

함상발사미사일

위성용
추진기관

OTV
(Orbital Transfer Vehicle, 궤도전이수송체)

탄도요격미사일

우주여객선

자료: 당사자료

과학관측로켓 공대공미사일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

무인기
이륙보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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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확대
05

KAI와 ‘우주발사 서비스 관련 신규사업 기획 및 사업화 상호협력 ’ 업무협약 (MOU) 체결 (2023.12.27)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는 경제성 높은 우주서비스 모델 구축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 정례화

재사용 우주발사체 및 공중발사체 등의 경제성 기반 우주발사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화
Working Group 매월 정례화 및 상호 전문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구도 수립

현실화 가능한 우주발사 서비스 사업모델 구축

업무협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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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확대
05

LIG넥스원과 ‘우주 및 국방 분야 사업화’ 업무협약 (MOU) 체결 (2024.04.16)

이노스페이스, 최초의 방위산업 분야 업무협약으로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방위산업 분야로 성장 가능성 확대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이사와
LIG넥스원 장영진 감시정찰사업부장

이노스페이스, 방위산업분야로 사업 확대
위성/우주/국방분야신사업창출및공동기획

기술국산화·사업화를위한연구개발협력

해외사업운영관련상호호혜적협력

이노스페이스 LIG넥스원

업무협약 목표

로켓 추진기관과
발사체 개발 역량

우주발사체 ‘한빛’ 발사
서비스 사업

종합방위산업
리딩기업으로서 방산분야
전반의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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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확대
05

UAE우주청과 우주사업화 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 (2024.05.31)

UAE 우주국의 살렘 부티 살렘 알 쿠바이시 국장 “우주부문은 UAE 국가 미래성장의 핵심요소로 강력한 법적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우주산업 육성법 개정하여 우주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 기업 참여 확대 기대” (2023년11월 15일 두바이에어쇼)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이사와
UAE 우주청 이브라힘 알 카심(Ibrahim Al Qasim) 부국장

UAE우주청, 이노스페이스 전략적 파트너 선언
2023년

UAE우주청 전세기를 통해 ‘한빛-TLV’ 등 전시물 수송 및 전시

두바이 왕세자(sheikh 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가
이노스페이스 부스 방문, 상업용 로켓에 각별한 관심을 보임

UAE우주청 초청으로 두바이 에어쇼 참가11.13~11.17

2024년

이노스페이스 세종본사, 청주사업장, 금산시험장 방문

우주사업관련 협력기회 논의

UAE우주청, 이노스페이스 방문01.31~02.02

우주사업관련 상호협력 방안 구체화

UAE발사장 후보지 현장실사

이노스페이스, UAE우주청 방문03.04~03.08

UAE 영토에서 자국 위성에 대한 발사 서비스 제공

UAE 내 우주 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협력

우주사업개발과 우주경제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우주사업화 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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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확대
05

이노스페이스, 우주 발사체 기술 경쟁력을 방산 분야로 확장해 새로운 시장 개척

코오롱스페이스웍스와 ‘우주 및 방산 분야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 (MOU) 체결 (2024.12.24)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이사와
코오롱스페이스웍스 안상현 대표이사

이노스페이스 코오롱스페이스웍스

우주발사체 기술과 경쟁력 복합소재 기술

우주발사체추진기관및동체구조의설계·제조·양산

발사체기술기반방산응용부품개발및양산

우주및방산관련신규사업기회공동발굴

유관산업정보의수집및공유등을추진

이노스페이스, 우주 및 방산 분야 부품개발 · 양산 강화

업무협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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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무중력 환경

이노스페이스

우주의학 맞춤형
우주발사체 탑재 기술

인터그래비티

우주의학 연구 및
제약 플랫폼 관련 기술

궤도 수송선 및
지표면 회수 관련 기술

스페이스린텍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이사
스페이스린텍 윤학순 대표이사

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 이기주 대표이사

이노스페이스, 우주의학분야로 새로운 발사시장 개척

업무협약 목표

사업영역 확대
05

민간 우주기업 3개사 ‘우주의학 저궤도 제조 플랫폼 상용화’ MOU체결 (2025.01.08)

이노스페이스, 저궤도 미세중력 기반 우주의학 연구 및 제약 플랫폼 프로젝트 본격 추진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주에서 신약개발에 참여하는 이유

고순도단백질
결정획득

신약개발
효율성향상

새로운약물
전달기법개발

독특한
화학반응활용

임상기간단축
가능성

1 2 3 4 5

우주발사체추진기관및동체구조의설계·제조·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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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산업 풀 밸류체인 구축
06

우주 밸류체인 확장을 통한 안정적 수익모델 추구

발사체 기업은 밸류체인 확장이 상대적 용이

위성제조

위성운반(발사 서비스)
발사체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기 때문에

국가간 기술이전, M&A 매우 어려움

데이터 수집/분석 등
데이터 서비스

End User

비교적
용이함

로켓랩,스페이스X는 수직계열화 성공

위성제조

데이터서비스

발사 서비스

데이터 수집

Cross-Selling Opportunities

이노스페이스
밸류체인확장계획

자료: 당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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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결과
01

공모개요 주주구성 (2024.12.31 기준)

공모주식수 1,353,094주 (상장주선인 23,094주 포함)

공모가 43,300원

액면가 1,000원

총 공모금액 586억 원 (상장주선인 10억 포함)

발행 주식수 9,375,694주

주주명 보호예수기간 주식 수 비중

최대주주 (CEO) 3년 1,970,000 주 21.01%

전략적 투자자 1년 939,703 주 10.02%

VC등 전문투자자
1개월 2,435,246 주 25.97%

3개월 1,180,474 주 12.59%

우리사주조합 1년 43,300 주 0.46%

상장주선인 3개월 23,094 주 0.25%

합계 6,592,817 주 70.31%

보호예수 사항(공모후기준)

발행 주식수

9,375,694주

최대주주(CE0)
21.02%

임원+전략적투자자
11.61%

기관투자자+일반법인
30.67%

개인투자자
35.42%

외국인
0.82%

우리사주조합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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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 김수종

설립일 2017년 9월 19일

자본금 93.7억 원

임직원 수 총 216명 (2024년 12월 현재 기준)

사업분야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A동 412호

홈페이지 www.innospc.com

회사 개요
02

회사 현황

INNOSPACE
do Brazil

INNOSPACE
Europe SAS France

INNOSPACE
South Korea

INNOSPACE
ME Trading LLC (UAE)

자료: 당사자료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

대전

세종

제주도

세종본사

항공우주연구소(세종)

금산지상연소시험장

우주발사체연구소(동탄)

청주캠퍼스

세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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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재무제표(연결)
03

구 분 2022 2023 2024.3Q

유동자산 13,031 13,656 46,944

비유동자산 10,481 10,385 20,777

자산총계 23,512 24,041 67,721

유동부채 62,092 2,333 5,962

비유동부채 45,235 1,885 2,903

부채총계 107,327 4,218 8,865

자본금 201 8,023 9,376

자본잉여금 49 178,049 232,220

기타자본구성요소 266 1,380 2,85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 19 (8)

이익잉여금 (84,324) (167,647) (185,588)

자본총계 (83,816) 19,824 58,857

구 분 2022 2023 2024.3Q

매출액 342 231 -

매출원가 188 153 -

매출총이익 154 78 -

판매비와관리비 25,976 16,007 17,631

영업이익 (25,822) (15,929) (17,631)

기타손익 (58) 67 (417)

금융손익 (22,497) (67,331) 151

법인세차감전손익 (48,377) (83,193) (17,897)

법인세비용 (32) 54 (43)

당기순이익 (48,345) (83,247) (17,940)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주: K-IFRS 연결기준 주: K-IFRS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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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재무제표(별도)
04

구 분 2022 2023 2024.3Q

유동자산 12,796 13,227 46,588

비유동자산 10,666 10,786 21,027

자산총계 23,462 24,013 67,615

유동부채 62,042 2,340 5,871

비유동부채 45,236 1,850 2,887

부채총계 107,278 4,190 8,758

자본금 201 8,023 9,376

자본잉여금 49 178,049 232,220

기타자본구성요소 266 1,380 2,85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 19 (8)

이익잉여금 (84,324) (167,647) (185,588)

자본총계 (83,816) 19,824 58,857

구 분 2022 2023 2024.3Q

매출액 342 231 -

매출원가 188 153 -

매출총이익 154 78 -

판매비와관리비 24,476 16,119 17,614

영업이익 (24,322) (16,041) (17,614)

기타손익 (57) 69 (417)

금융손익 (22,513) (67,322) 117

종속·공동지배기업 손익 (1,485) 67 (26)

법인세차감전손익 (48,377) (83,227) (17,940)

법인세비용 (32) 20 -

당기순이익 (48,345) (83,247) (17,940)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주: K-IFRS 별도기준 주: K-IFRS 별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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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40여개 소형발사체 기업 중 4번째 시험발사 성공 성과 보유
05

자료원 : Euroconsult- Prospects for Small Satellites Market 9th. 2023, 각 발사체 정보 부분 업데이트 (2024.12)

# Raised funds (US$) Company Launch Vehicle Launches
Capacity

in SSO
Achieved

1 USA (998M) Rocket Lab Electron 58 200 kg ★ ★ ★ ★

- China (414M)
CASIC

(ExPace)
Kuàizhōu 1A 28 300 kg ★ ★ ★ ★

- China (-) CALT Long March 11 17 350 kg ★ ★ ★ ★

- China (384M)
Galactic 
Energy

Ceres 1 16 300kg ★ ★ ★ ★

- China (-)
CASC
SAST

Long March 6 13 1,080 kg ★ ★ ★ ★

- China (270M) iSpace Hyperbola 1 7 300 kg ★ ★ ★ ★

- China (-) CAS Space
Kinetica

(Lìjiàn, ZK) 1
6 1,330 kg ★ ★ ★ ★

2 USA (483M) Firefly Alpha 5 630 kg ★ ★ ★ ★

- China (-)
CASIC

(ExPace)
Kuàizhōu 11 4 1,000 kg ★ ★ ★ ★

- China (-) China Rocket
Smart Dragon

(Jiélóng) 3
4 1,500 kg ★ ★ ★ ★

3 India (-) ISRO SSLV 3 300 kg ★ ★ ★ ★

- China (-) China Rocket
Smart Dragon

(Jiélóng) 1
1 150 kg ★ ★ ★ ★

- China (554M) Space Pioneer Tiānlóng 2 1 1,500 kg ★ ★ ★ ★

4 Korea (100M) INNOSPACE HANBIT-Nano 1 90 kg ★★ ★ ★

# Raised funds (US$) Company Launch Vehicle Launches
Capacity

in SSO
Achieved

- Japan (-) Space One KAIROS 0 150 kg ★ ★ ★ ★

- China (116M) One Space OS-M 0 112 kg ★ ★ ★ ★

-
Germany 
(36M)

Rocket Factory 
Augsburg

RFA One 0 1,300 kg ★ ★ ★ ★

- India (95M) Skyroot Vikram 1 0 290 kg ★ ★ ★ ★

- Spain (130M) PLD Space Miura 5 0 540 kg ★ ★ ★ ★

- Germany (4M) Hylmpulse SL 1 0 500 kg ★ ★ ★ ★

- Australia (118M) Gilmour Space Eris 0 215 kg ★ ★ ★ ★

- Germany (431M) Isar Aerospace Spectrum 0 700 kg ★ ★ ★ ★

- Korea (50M)
Perigee 

Aerospace
Blue Whale 1 0 170 kg ★ ★ ★ ★

- USA (-) Phantom Space Daytona 1 0 640 kg ★ ★ ★ ★

- USA (670M) Astra Rocket 4 0 350 kg ★ ★ ★ ★

- UK (65.9M) Skyrora Skyrora XL 0 315 kg ★ ★ ★ ★

- USA (-)
Reaction
Dynamics

Aurora 0
200 kg
(LEO)

★ ★ ★ ★

Engine tests ★ ★ ★ ★ Failure ★ ★ ★ ★ First flight (suborbital) ★ ★ ★ ★ First flight (orbital) ★ ★ ★ ★ Vehicle Operational  ★ ★ ★ ★ Retired 제외

https://www.rocketlabusa.com/launch/electron/
http://www.calt.com/
https://www.galactic-energy.cn/index.php/En/List/cid/14
https://www.galactic-energy.cn/index.php/En/List/cid/14
http://www.i-space.com.cn/
https://en.cas-space.com/index/index/technology
https://fireflyspace.com/alpha/
http://www.calt.com/n482/n498/c27923/content.html
https://www.isro.gov.in/sslv_CON.html
http://www.calt.com/n482/n498/c14639/content.html
https://www.spacepioneer.cc/tianlong/TL2
https://www.innospc.com/page/sub01_01_1
https://www.space-one.co.jp/vehicle/index_e.html
http://www.onespacechina.com/
https://www.rfa.space/rfa-one/
https://www.rfa.space/rfa-one/
https://skyroot.in/launch-services.html
https://www.pldspace.com/en/miura-5
https://www.hyimpulse.de/en/products/5-project-3-mini-launcher
https://www.gspace.com/launch
https://www.isaraerospace.com/spectrum
https://perigee.space/mission/
https://perigee.space/mission/
https://phantomspace.com/daytona-rocket/
https://astra.com/wp-content/uploads/2022/11/Rocket-4-Payload-Users-Guide-v1.1-November-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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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수정주가

로켓랩 발사횟수 및 주가추이
06

로켓랩(일렉트론), 최단기간 50회 발사 기록 달성 (17.05~24.06, 7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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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실패 총발사

로켓랩 주가추이

총 58회누적발사
(2017~2024) 93.1%발사성공률

(54회 성공) U$ 4.1Bn시가총액
(2021.09)

U$14.3Bn
(+248.8%)

시가총액
(2025.01)

주가U$10.19

주가U$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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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소개
07

하이브리드
소형위성발사체제작

설계

체계조립

시험

평가

연료제조

점화기제작

01

02

03

04

05

06

한국형 발사체 및 유도무기 제작에 참여한 우수 협력사와 파트너십 통한 동반성장

EPDM
내열재

전기펌프모터
/ 인버터

산화제, 가스공급
(N2O,N2,O2)

파라핀
연료공급

열차폐/전도성
코팅원료공급

전장품, FTS 
텔레메트리

TVC 노즐
구동기

파열판
전기펌프/ 전장

배터리
알루미늄분말
연료공급

위성항법
안테나

SBT MDU
산화제공급설비
발사시스템Umbilical

산화제탱크
구조체

금속가공물
치공구

INGU
고무소재개발
오링제작

금속부품
3D 프린팅

복합재연소관
노즐조립체

복합재내열재
노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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