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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用 로보트의 技術開發 및 需給 : 動向과 展望  

박 용 태1)

 

 

Ⅰ. 기술 개발 動向  

산업용 로보트는 1950년대에 美國에서 처음 제작되어2), 1960∼70년대 초반의 開發期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1

세대 로보트가 출현하였다. 이 시기의 로보트는 컴퓨터와 유사한 전자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특정 작업을 반

복적으로 수행하는 hard-wired 방식에 그친 수준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전자 기술의 발전에 따라

microprocessor에 의해 제어되는 soft-wired 방식의 제2세대 로보트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로보트는 인

식, 지각 및 판단 기능을 갖추고 動的 기술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제고됨으로써 그 활용 범위도 확대되어 본격적인

實用化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FMS나 CIM 체제를 지향하는 생산 시스템의 統合化 경향에 따라 시스템 구성 기

술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의 연구 개발의 초점을 기술 요소별로 요약하면, 감각 인식 기술에 있어서는

입체화·多重(multi-sensor)화를, 제어 및 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지능화·回路화를, 동적 기술에 있어서는 소형화·

輕量화·高출력화를, 그리고 시스템 구성 기술에 있어서는 체계화·통합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에는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제3세대 로보트는 3차원 인식 기능, 학습 및 추론 기능을

지니고 步行형 이동 기구를 갖게 될 人工知能 로보트로서 그 이용 범위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특수 산업 분야(水中

작업, 우주 탐사, 원자력 발전 등)와 가정용, 사무실용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표 1 참조).  

<표 1> 산업용 로보트의 발전 단계  

 

Ⅱ. 産業特性 및 需給動向  

산업용 로보트는 짧은 역사에 비해 그 활용도와 보급률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공급」 측면에서 산업용 로보트 산업이 지니는 전략적 利点과 「수요」 측면에서 산업용 로보트가 갖는 기술적 비

교 우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산업용 로보트 제조 산업의 전략적 이점으로는 첫째, 지식 집약적 고

부가 가치 산업이라는점, 둘째, 기계와 전자 기술의 결합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결을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시스템 산업이라는 점, 셋째, 自社 활용과 판매가 병행될 수 있는 兼業 산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술적

비교 우위에 의한 수요 誘發 요인으로는 첫째, 로보트의 高기능성과 持續性이 생산성과 가동률의 향상을 가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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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省人化에 의한 노동 비용의 절감(나아가 제품 가격의 하락) 및 기능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로보트의 기계적 恒常性은 공정 및 품질의 均一化로 연결된다는 점, 셋째, 로보트의 耐

苛酷性은 위험하거나 열악한 작업 환경하에서 인간이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작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1 참조).  

산업용 로보트의 정의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관된 통계치의 수집이 어렵기는 하지만 국제 로보트

연맹의 자료에 의하면 1989년말 현재 全世界的보유 대수는 38만 8천 대로서 매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

고 있다(표 2 참조). 현재 보유 대수 기준으로 최대 생산국이자 수요국은 日本이며(전세계 보유 대수의 약 60%), 美

國과 유럽이 또 다른 생산 및 수요群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수 對比 보유율에 있어서는 日本, 스웨덴, 독

일 등과 같이 과다한 노동 비용  

<그림 1> 산업용 로보트의 수요·공급 유발 및 기대 효과 

이나 구조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표 3 참조).  

우리 나라의 경우 美·日 등에 비해 훨씬 늦은 1980년대 초부터 기초 연구가 시작되어, 80년대 중반의 개발기를 거

쳐 80년대 후반부터 자체 개발과 기술 도입의 混用을 통해 생산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1987년 이후부터 급

격한 임금 상승과 노사 분규의 여파로 노동 비용의 절감과 가동률의 향상을 위해 산업용 로보트의 도입이 확산되었

으며 최근에는 제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급률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

직까지 선진국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약 46%의 수입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어 국산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보급 구조에 있어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수요 기반의 취약성이 노출되

고 있다.  

산업별 보급 추이를 보면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전기

·전자 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공정별로는 기능성을 요구하는 프레스, 절삭 등의 단순 작업

으로부터 점차 정확성과 균일성을 중시하는 조립이나 용접 공정으로 이행하고 있다(표 4 참조). 국내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자동차 산업 및 용접 공정이 수위를 점하고 있으나 점차 일본의 형태로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주요국의 산업용 로보트 보유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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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국의 근로자수 대비 보유 대수(근로자 1만 명당)  

<표 4> 산업용 로보트의 산업별·공정별 보급 추이  

Ⅳ. 需給 展望  

국내외적인 경제 환경과 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공장 자동화의 핵심 설비인 산업용 로보트

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임금 상승과 기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省人化

국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품질의 고급화,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手作業의 기계화 노력 등에 있어서 산업용 로보트

의 기술적 비교 우위가 활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柔軟性이 제고되고 人工知能

로보트가 실용화되면, 제조업에 있어서는 대량 생산 체제는 물론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까지로 그 활용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 자동화(HA), 사무실 자동화(OA)에도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산업용 로보트의 세계 시장 전망(단위: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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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산업용 로보트의 국내 시장 전망(단위: 백만원 $) 

세계의 산업용 로보트 시장 규모는 1990년의 約 48억 $로부터 2000년에는 약 205억 $로,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표 5 참조). 국내 시장의 경우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연평균 28.8%의 신장률을 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 의한 생산량도 매년 30%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

되나, 동시에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되어 수입 의존도의 급격한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표6 참조). 

Ⅴ. 맺음 : 問題點과 育成方案  

기술 수준의 꾸준한 향상과 보급률의 괄목할만한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용 로보트 산업은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시장 구조가 불안정하고 산업 특성상 수요가 경제 사회 환경에 민감한 점을 고려

할 때,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육성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의 첫번째 과제는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로보트 본체의 구조 개혁 및 설

계 기술의 부족으로 독자모델 설계가 어려우며, 핵심 부품이 국산화되지 못하여 대부분 수입되고 (특히 일본으로부

터)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어 및 응용 기술도 낙후되어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

내 산업용 로보트 산업이 연구 개발→실용화→ 산업체 활용이 정상적 기술 축적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연구 개발과

산업체 활용이 동시에 추진된데서 기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産·學·硏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기반 기술

생산 기술 및 응용 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이룰 수 있는 관리 체계의 확립을 필요하다. 또한 전문 연구 및 기능 인력

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로는, 부품 공업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용 로보트의 부품은 대량 생산이

어려우므로 단일 기업이 모든 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비경제적,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대기업은 완성품의 조립과 시

스템 engineering 을 담당하고 부품생산은 High-tech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열화·전문화하는 분업 체제의 확립

을 바람직하다.  

수요 측면에서의 우선 순위는 국내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특히 전자 자동차 산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수요 시장 구조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소 기업까지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로보트 산업의 고

부가 가치 이점과 내수 시장 규모의 한계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산업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합리적인 확산 정책의 전개를 들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용 로보트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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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경험과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잠재적인 도입 효과를 충분히 실현시키지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적절한 자동화 수준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과 전체적인 생산 체제를 유기적

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적 사고의 결여로 투자규모에 비해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기술지도 및 홍보 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주석1) 동향 분석 연구실·선임 연구원, 경영학 박사(생산 관리) 

주석2) 원시적 형태의 robot는 1947년 美 Argonne 연구소에서 제작한 Magic Hand를 그 嚆矢로 하나, 최초의 산업용

로보트는 1954년 미국의 G.Devol에 의해 개발된 playback robot라고 할 수 있다.  

  

  

  

  

  

  

  

  

  

  

  

  

  

  

  

페이지 5 / 5과학기술정책동향 S&T Policy Trend (Vol. Ⅱ/No. 30 (제30호)) 008F

2006-05-18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2-M15-008F.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