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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으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의 무인이동체가 등장하면서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무인이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경기도 지역 무인이동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요

를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무인이동체 기업이 전

국대비 25%를 차지하고 경기남부에 88%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육상분야에 71.4%, 

드론 등 항공분야에 26.7%가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무인이동체 기업들은 생애주기 상 도입과 성장기에 있는 업

력 10년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으로 향후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여 기술력을 제고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그

리하여 경기도는 도내 무인이동체 신생기업과 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정책을 펼치고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며, 무인이동체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의 창출·공유·확산의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4차 산업혁명, 무인이동체 산업, 경기도, 정책수요

Abstract: As the intelligent revolution triggered by digital technology, unmanned vehicles such as self-driving 
cars, robots, and drones appeared, which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in the industry. Gyeonggi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both an ordinance and a basic plan regarding unmanned vehicles. It is time to 
prepare a data-based policy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unmanned vehicle industry in the 
province.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unmanned vehicle industry in Gyeonggi Province is 25% of the 
nationwide, and more than 88% is concentrated i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The land sector 
such as the robot and autonomous vehicles are focused on 71.4% and the aviation sector such as drones are 
26.7%. However, unmanned vehicle companies in Gyeonggi-do are mostly small-sized businesses with less than 
10 years of experience and are in the stage of introduction and growth level. They have a plan to improve 
technology through continuous R&D by hiring human resources. Therefore, Gyeonggi-do needs to consider 
policy support for sustainable growth of start-up and small enterprises and for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technical skills as well as for establishing an unmanned vehicle industry network to create, 
share, and sprea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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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유발되고 스마트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

면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무인선박 등과 같은 무인

이동체가 등장하였다. 무인이동체는 사람의 도움 없이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해 상황을 판단하고 자율조정으

로 이동과 작업을 수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원격조정으

로 동작이 가능한 이동체로서 자율주행 레벨 4,5와 배송

드론 등 무인이동체 관련기술이 기술도입과 혁신폭

발 단계에 있다(Gartner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19). 이에 더하여 코로나 19 팬더믹 

등의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비대면 산업이 대두됨

에 따라 무인이동체 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무인이동체 산업은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통해 

새롭게 산업과 시장이 창출되거나, 자동차, 기계 등 기존 

주력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로 기존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인이동체 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등장은 학술적으로

도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등장하거나(Phaal et al., 2011), 소비자

의 수요 변화, 신기술 등장과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으로 

기존 산업에서 일부 바뀌거나 재구조화되어 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기도 한다(Monfardiniet al., 

2012).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장에서는 다양한 제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제반

환경은 신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마련,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등의 정책적 

지원과 연구개발(R&D), 마케팅, 혁신 네트워크, 기업 

소유권 확보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Van de ven et al., 2008). 신산

업은 주로 고급인력이 많고 특정기술에 특화된 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거나(Berger and Frey, 2017), 기존의 

지역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서 파생되어 창출될 수 

있다(Boschma et al., 2013). 

무인이동체 산업과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신

산업은 기존의 가치사슬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이상

현, 2017). 첫째, 기존의 가치사슬이 파괴된다.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방향으로 가치사슬 단계를 없애거나 재구성

된다. 기업 내 일련의 가치사슬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불필요해진 단계가 파괴되거나 복

잡하게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신기술의 등장은 가

치사슬의 흐름에 변화를 일으켜,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의 울타리 파괴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SW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기업은 판매차량의 

지속적인 관리와 데이터 수집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둘째, 가치사슬의 가시성이 강화되어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 ICT 기술 기반의 공급사슬 시스템이 통합되어 

가치사슬 내 모든 플레이어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연성과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즉, 공급체인이 상호 

연결되어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가치사슬 주체들 간에 

데이터 공유를 통해 부품 결합을 줄이면서 제조와 납품 

프로세스의 신속성이 제고된다.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

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가치사슬 전반의 모니터

링을 통해 재설계 필요부품, 품질 오류 등을 완성차 업체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수요와 공급이 

직접 연결되는 플랫폼 비즈니스화가 일어난다. 광범위한 

고객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장터를 통해 고객과 제품의 

도달 범위를 확장한다. 신규 생산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도 정교한 생산설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화된 

제조가 일반화되거나 과거 수요가 일정 규모에 미달해 

제공할 수 없었던 틈새시장의 구매자들과 새로운 디지털 

채널을 통해 연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개발 전 

과정을 오픈소스(open source)로 공개하고, 제품 디자

인을 공유하고 온라인 투표로 선정하거나, 개발 아이디

어를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제안하고 수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무인이동체 시장은 군수용 시장에서 시작하여 농업, 

광업, 치안, 운송 등 민수용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특성과 정책수요 285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과

학기술일자리진흥원, 2019). 드론, 무인비행기 등 항공 

무인이동체 시장은 2017년에 약 20억 달러 규모로 향후

에는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8.5%로 2026년에는 약 

13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에서 농업과 운송 분야가 전체 상업용 항공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약 7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용항공

무인기는 미국이 51%를 점유하고 개인취미용 항공무인

기는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육상 무인이동체시장은 2017년에 약 216억 달러 규모로 

항공무인이동체 시장의 10배 규모이다. 연평균 약 

36.2%로 급성장하여 2026년에는 약 1,280억 달러 규모

가 될 것이고, 물류와 교통 및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할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관련 규제가 

적은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을 형성하여 

’25∼’35년에는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업의 공격

적인 R&D투자, 선진국 중심의 규제 완화를 통해 합리적

인 가격과 안정적인 기술이 확보된 자율주행시대가 빠르

게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무인선박 등의 해양 무인이동체 시장은 항공무인

이동체 시장의 약 1/10배 규모로서 2017년 2억 5천달러 

규모로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2%로 약 8억 

1,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측된다. 

이렇게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계 

각국 역시 무인이동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과 유럽연합(EU)은 육상, 해상, 항공 무인이동체를 통합

하여 발전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육해공 공통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다(SIG, 2014; 미국방부, 2017; ICARUS, 2019). 먼저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무인 시스템 통합 로드맵을 수립

하면서 육상·해상·항공 통합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6대 

공통핵심기술을 개발하여 4대 주요과제를 추진하도록 

구체화하여 무인이동체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EU)은 무인수색과 구조를 위한 ICARUS (Integrated 

Components for Assisted Rescue and Unmanned 

Search)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생존자를 찾는 구조작

업을 위하여 시스템을 4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통합

하고자 한다. 

이러한 육해공 통합의 경향과는 달리,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한 육성전

략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KOSTEC, 2016; 

최해옥, 2017). 중국은 드론과 로봇에 일본은 자율주행, 

드론, 무인선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은 2009년 이후 민수용 드론에 대한 기술과 품질 제고를 

위해 드론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였고, 국가과학기술혁

신계획(2016∼2020)을 통해 로봇기술을 상용화하여 공

업용, 수술용, 군용 로봇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부품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미래투자전략

을 수립하면서 이동혁명실현을 신성장 전략으로 육성하

기 위하여 무인자율주행과 드론, 자율운항선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과 서비스 방향 수립 등 세부산업을 중심으

로 각각 성장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15년부터 미국과 EU가 추진

하는 ‘육해공 통합’과 중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분야별 

전략 수립’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중앙정부 관계부

처 합동, 2015; 2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이를 

위해 먼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2015

년),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20),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10개년 로드맵(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의 방향을 기본적으

로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과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여 대부

분 성장 초기단계인 무인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한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

율주행차는 준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교통약자배려를 위

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드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

여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며, 선박은 자율운항선박 조기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도에 “경기

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

2024)”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제는 경기도 지역 내 무인이동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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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요를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 

소재 무인이동체 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

인이동체 산업에 대한 정의와 구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통계와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의 현황

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무인이동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를 조사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 동향

무인이동체 산업에 대한 문헌은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무인이동체 산업의 실태를 파악

하고(Canis, 2015) 드론, 무인선박 등 다양한 무인이동

체를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개발과 시스템 설계(유환신, 

2007; 강우용 등 2010; 정성욱 등, 2016; 김현민·김동

헌, 2017; Wu et al., 2017; 김성경 등 2020) 등의 기술

력 제고 노력을 기울이거나 세부 컨텐츠와 서비스 개발

(박종삼, 2016; 박민아 등, 2019; 김일론, 2020; 이정원, 

2019) 등 제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둘

째, 무인이동체 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는 사고 발생 시 먼저 탑승자를 구하기 위해 많은 사상자

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트롤리 문제)가 있고 사이버 보

안, 책임소재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고찰하기도 한다

(Martinho et al., 2021; Bonnefon et al., 2016; 박지

흔, 2020; 이재훈, 2020). 셋째, 드론, 로봇 등의 무인이

동체로 인하여 변화될 모습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드론은 건설, 광산 등 산업현장에서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에 이용하거나(Tatum and Liu, 2017; 

Albeaino and Gheisari, 2021; Ranjan et al., 2020), 

드론을 이용하여 CO2 배출량 감소로 환경오염이 줄어드

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Goodchild and Toy, 

2018). 로봇은 AGV(Automaed Guided Vehicles)로 

공장의 자율화에 이용되어 인간은 고난이도(High- 

level)의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Fellan et al., 2018), 다중로봇과 AGV는 스케줄링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고(Chen et al., 2020) 원격에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구성한다(Suryowinoto and Wijayanto, 

2020).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는 높은 기술 비용으로 인하

여 공유형태의 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정창호 

등, 2018), 로봇 등의 자동화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루틴

직무(생산직과 사무직종)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지식산업의 로봇 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조성철, 2019). 

지리학 분야도 무인이동체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김명진(2021)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무

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을 검토하고 드론 

관련 정책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UAV(Unmanned Aerial Vehicles)를 지리

학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권동희, 2016)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리교육(전보애, 2018; 최광희, 2018), 지도

제작(홍일영·전보애, 2020; 김동우 등, 2020)과 공간데

이터 활용과 분석(오정식, 2019; 홍일영, 2016)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UAV는 대축척의 수

치지형도나 고해상도 DEM의 획득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정밀한 지형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저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 주요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정식, 2019). 자율주행차는 공간정보 분야를 중심으

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자율주행자동차

의 원할한 운행을 위한 도로정밀지도제작에 관하여 수행

되었다(이준형 등, 2019; 설재혁 등, 2019; 박유경 등 

2019; 원상연 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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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인이동체 구분

1) 운용환경에 따른 구분

무인이동체는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여 이동하는 

기체로 운용환경에 따라 육상, 항공, 해양무인이동체로 

구분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상 무인이동체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농기계, PM(Personal Mobility 

Vehicle),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등이 있

고 항공 무인이동체는 군용, 민수용, 취미용으로 사용되

는 드론이 있으며 해양 무인이동체는 무인선박과 원격 

및 무인자율 잠수정이 있다. 무인이동체 산업이란 앞에

서 언급된 다양한 무인이동체를 제작하고 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무인이동체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

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육상, 항공, 해양 무인이동체 각각 상이한 운용환경과 

다양함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으로 개발이 필요

한 6가지 공통핵심기술이 있다. 공통 핵심기술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지·인식(Sensing and Perception), 

자율기능(Autonomy), 인간기계 교감(Human-machine 

Interface), 통신·네트워크(Connectivity), 동력원·이동

(Mobility&Power),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등 6가지다. 탐지·인식은 이동체의 위치, 운동 상태와 

지형, 장애물을 탐지해 인식하는 기술이고 자율기능은 

인식된 상황과 환경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며 인간기계 교감은 무인이동체를 조종

하고 활용하기 위한 장비와 관련된 기술이다. 통신·네트

워크는 무인이동체 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고 

동력원·이동은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 동력장치, 구동

장치와 작업장치 관련기술이며 시스템 통합은 무인이동

체 통합에 필요한 HW, SW 체계, 설계개발, 시험평가 

기술이다.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경기도 지역 내 무인이동체 산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을 

조사한 결과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C31312)1)”과 취미, 오락용 드론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

는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C33401)2)” 등 총 2개로 나타

났다. 이 두 개만으로는 무인이동체 산업을 포괄할 수 

구분 항목 주요내용

육상

자율주행자동차 - 주행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무인 농기계 - 농업에 활용되는 무인이동체

PM(Personal Mobility Vehicle) - 미래 개인맞춤형 이동수단(교통약자, 단거리 이동 등)

AGV(Automated Guided Vehicle) - 물류, 공장 자동화 등에 활용

기타 - 건설·임업·경비·군용 자율·작업차량 등

항공 드론(군용, 민수용, 취미용)

- 군사 정찰, 공격, 수송 등에 사용하는 무인항공기

- 항공촬영, 농업용, 물품수송 등에 활용되는 무인항공기

- 개인오락용, 인물촬영용 등에 활용되는 소형 무인항공기

해양

USV(Unmanned Surface Vehicles) - 무인선박(해양 감시정찰, 조사, 구난방제, 군용 등)

수중 무인체(UUV :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 견인줄로 위치조절, 전력공급, 통신 등 원격 조정하는 잠수정 

(ROV : Remote Operated Vehicles)

- 무인자율잠수정(AUV :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

자료 : 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2015),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성장전략.

표 1. 무인이동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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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관련부품 및 기술

탐지·인식

(Sensing and Perception)
이동체 위치, 운동 상태와 지형, 장애물을 

탐지해 인식하는 기술

- 항법센터(영상, GPS, INS, 초음파)
- 임무센서(영상, IR, LIDAR, RADAR)
- 인식알고리즘 및 SW

자율기능

(Autonomy)
인식된 상황과 환경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동하여 임무 수행

- 상태진단 및 예측

- 임무계획 수행 및 자율판단

- 자율(비행, 운항, 항행) 제어 및 항법

- 다중개체 협력

- 인공지능을 통한 사물/지형/개체 분류

- 디지털 맵 생성 및 태깅(Tagging)

인간기계 교감

(Human-machine Interface)
무인이동체를 조종하고 활용하기 위한 장

비 및 관련 기술

- 원격조종(지상콘트롤, 가상증강현실)
- 시뮬레이터(개발, 조종, 훈련)
- 무인체 활용기술(문화)

통신·네트워크

(Connectivity)
무인이동체 간 통신기술

무인이동체와 보안 네트워크 연결

- 통신장비(모뎀, 송수신기)
- 통신 인프라

- 통신ㆍ네트워크 보안기술

동력원·이동

(Mobility&Power)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 동력장치, 구동

장치 및 작업장치 및 관련기술

- 에너지 저장(배터리, 연료전지)
- 동력장치(모터, 엔진)
- 구동장치(휠, 프로펠러, 스크류)
- 작업장치(짐벌, 매니퓰레이터)

시스템통합

(System Integration)
무인이동체 통합에 필요한 HW, SW 체

계, 설계개발, 시험평가 기술

- 운영체계(OS) 및 S/W 아키텍쳐

- 모듈 부품, 공통 부품, 상호운영성

- 설계 최적화, 시험평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표 2. 무인이동체 6대 핵심기술

분류 세세분류명 코드 비고

로봇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C28519 제조업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C29193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C29280 제조업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C29299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C30110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C30121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C30122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C30310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C30331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C30332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C30391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C30392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C30399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C31999 제조업

표 3. 표준산업분류 내 무인이동체 산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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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분류코드를 표 3과 

같이 추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제조업의 

스마트화로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에 

두고 제조업 중심으로 로봇(4개), 자율차(10개), 드론(1

개), 해양(2개), 공통기술 소프트웨어(9개) 등을 추가하고 

무인이동체를 서비스하는 분야는 구분이 모호해서 무인이

동체 공통기술인 소프트웨어 관련 코드 2개를 추가하여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코드는 총 30개로 규정하였다. 이러

한 분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향후 표준산업분

류 내에서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을 정밀히 재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4.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특성과 수요

1)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현황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7개 시도별 무인이동체 산업 비중과 특화도, 도내 31개 

시군의 분포현황을 알아보았다. 17개 시도별 무인이동체 

산업의 비중과 특화도는 표 3의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기반으로 통계청에서 구득이 비교적 용이한 종사자 10인 

이상의 기업체와 종사자 데이터로 산출하였다. 보다 정

확한 분석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군의 분포 현황은 한국

기업데이터 DB로 종사자 1인 이상 기업체 전수를 조사하

였다. 무인이동체 산업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산업의 비중은 높은 편으로써 경기

도는 사업체가 9,546개(26.5%), 종사자는 239,602명

(31.0%)으로 전국대비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화도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인이동체 산업이 특화된 지역

은 서울과 경기 이외에도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가 소재한 

울산과 충북, 경북, 충남 지역이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무인이동체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사업체의 약 88%가 경기남서부

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체가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용인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상위 10개 도시 중 경기북부에 위치한 

곳은 고양시가 유일하고 1,081개의 사업체가 있다. 각 

분류 세세분류명 코드 비고

드론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C31312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C33401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C27215 제조업

해양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C27211 제조업

기타 물품 취급 장비 제조업 C29169 제조업

소프트

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제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서비스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J62090 서비스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11 제조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12 제조업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C26129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C26211 제조업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C26224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C26291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299 제조업

합계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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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이 점유율이 높은 무인이동체 산업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트트웨어 개발업, 전자부품 및 기계, 산업용 

로봇 제조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은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

시, 성남시, 용인시 등 8개 시에서 전자부품 및 기계는 

양주시, 포천시, 이천시, 군포시, 안성시, 수원시, 안양

시, 의왕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김포시 등 16개 시군에서 발달되어 있

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의 경우 제조업은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 등 7개 

시에서 발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무인이동체 

산업의 시군별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

구분
사업체 종사자

구분
사업체 종사자

개 비중 순위 명 비중 LQ 개 비중 순위 개 비중 LQ

전국 35,999 100.0 - 773,086 100.0 - 경기 9,546 26.5 2 239,602 31.0 1.07

서울 11,153 31.0 1 136,109 17.6 1.03 강원 320 0.9 14 5,877 0.8 0.39

부산 1,813 5.0 6 22,144 2.9 0.42 충북 671 1.9 10 30,470 3.9 1.32

대구 1,505 4.2 7 24,741 3.2 0.55 충남 1,302 3.6 8 62,235 8.1 2.02

인천 2,011 5.6 4 26,860 3.5 0.64 전북 528 1.5 12 12,582 1.6 0.57

광주 657 1.8 11 18,240 2.4 1.14 전남 278 0.8 15 2,902 0.4 0.12

대전 856 2.4 9 11,503 1.5 0.76 경북 1,916 5.3 5 52,706 6.8 1.08

울산 520 1.4 13 44,543 5.8 3.64 경남 2,731 7.6 3 53,402 6.9 0.87

세종 79 0.2 17 1,654 0.2 0.74 제주 113 0.3 16 24,427 3.2 5.27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년 기준), 종사자 10인이상 기업체 기준. 

표 4. 전국 무인이동체 관련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7년) (단위 : 개, %, 순위)

도시명 사업체수 도시명 사업체수

성남시 2,808 안성시 268
화성시 2,374 광명시 267
안산시 2,091 의왕시 264
수원시 1,693 하남시 218
부천시 1,635 의정부시 180
안양시 1,555 포천시 133
시흥시 1,361 양주시 130
용인시 1,256 구리시 109
고양시 1,081 이천시 108
평택시 759 과천시 49
김포시 628 여주시 43
군포시 616 양평군 37
오산시 435 동두천시 23
파주시 358 가평군 18
광주시 331 연천군 6

남양주시 329 합 21,163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DB를 바탕으로 재구성(2019년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기업체 기준.

그림 1. 경기도 시군별 무인이동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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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특성분석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무인이동체 관련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2019년 11월∼12월 

4주 동안 실시되었으며 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총 

2,300여개의 무인이동체 관련 기업리스트이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

사업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인이동체 산업 실

태조사에 사용된 경기도 소재 기업 둘째,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협회와 경기도 정책사업(경기도 자율주행 

모터쇼(PAM), 경기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경기도 

소재 기업, 셋째, 경기도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

이동체 관련 경기도 소재 기업DB 등이다. 조사내용은 

사업분야, 업력, 생애주기별 성장단계, 매출액 및 투자

액, 인력, 지식재산권, 향후 사업계획 등 무인이동체 사

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업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요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2와 같이 경기도내 

무인이동체 기업은 주로 육상분야(71.4%)와 항공분야

(26.7%)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분야는 1.9%이다. 세부적

으로는 대부분 자율주행차나 로봇 등의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무인

이동체 사업체는 소재·부품(33.6%), 서비스(27.1%), 

SW(22.5%), 시스템(플랫폼)(15.2%) 등의 분야에 집중

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소재·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

지만 자율주행차와 무인선박의 경우 소프트웨어(SW) 개

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기도 내 무인이동체 기업은 도입기와 성장기

(a) 사업분야(대분류) (b) 사업분류(중분류) (c) 사업분야(소분류)

*기타는 설문조사시 보기로 제시된 분야 이외에 해당될 경우

그림 2. 경기도 무인이동체 사업분야

구분 해당시군*

소프트웨어개발

(응용/시스템) 
고양시, 의정부,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 하남시, 성남시, 용인시

전자부품
양주시, 포천시, 이천시, 군포시, 안성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

산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기계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자동차 부품 (평택시, 화성시)

산업용 로봇**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 점유율이 1위, 괄호안은 점유율 2위인 시군 

기업체수 50개 미만 시군 제외 :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 로봇은 점유율이 1, 2위는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시군 

표 5. 시군별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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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업력 10년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d). 구체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소기

업이 84.0%, 중기업이 15.7%를 차지하고(그림 3a) 기업

인증에 따라 벤처기업이 135개, 이노비즈 기업이 52개이

고(그림 3b) 업력을 기준으로 10년 미만의 기업이 64.3%

(그림 3c)로서 이들은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셋째, 경기도 내 기업체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야별로는 로봇분야 인력이 가장 

많고 주로 생산과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종사자 규

모는 9인 미만이 69.7%이고, 근속년수별로 5년 미만이 

약 57.2%로 이들은 주로 직접 생산에 약 41.1%, 연구개

발(R&D)에 약 38.9%가 종사하고 있으며 30∼49세에 

약 74.5%가 집중되어 있다. 분야별로 주로 육상분야 특

히, 로봇분야 인력이 3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자율주행차 6.7%, 드론은 13.7%이며 해양 분야는 

1% 미만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 기업규모 (b) 기업인증 형태

(c) 업력 (d) 사업성장 단계

그림 3. 무인이동체 기업 일반현황

(a) 종사자 규모

(b) 분야별 인력현황 (c) 구분별 인력현황

그림 4. 무인이동체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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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사대상인 300개 기업의 총 매출액은 표 6과 

같이 7,830억원이고 총 투자액은 표 7과 같이 매출액의 

약 10%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6억 원이며 이 중에서 로봇분야가 48.5%를 차지하고 

드론은 9.2%, 자율주행자동차는 6.6%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액은 총 727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2.4억원이 소요되

고 연구개발(R&D) 분야가 87.9%로 가장 많은 투자분야

이며 주로 기업자체 투자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기업의 약 80.7%가 그림 5과 같이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 국내 특허등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국내 특허 출원, 실용

신안 등록 등의 순이다. 또한 국외 특허도 등록 28건, 

출원 3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요

경기도 지역 내에서 무인이동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학연 등의 혁신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와 정책수요

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 300개, 이공계 대학과 공공기

관 등 학관 150개 등 총 450개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1월∼12월 4주에 걸쳐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은 모두 ‘전문인력’, ‘연구개발자금’과 ‘원

천기술’의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정책적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해양 무인이동체 등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이 가장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 법과 제도 정비, 홍보와 

구분

특허
실용신안

국내 국외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2018년 실적

(건)
63 192 255 0 1 1 0 4 4

전체 실적(건) 87 1,817 1,904 3 28 31 0 184 184

그림 5. 무인이동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설비/시설투자 연구개발 교육훈련비 기타
합계

(단위: 백만원)

합계 5,150 63,925 1,070 2,600 72,745

1 자체투자 5,100 55,455 1,070 2,600 64,225

2 공공지원 50 5,820 - - 5,870

3 민간투자 - 2,650 - - 2,650

표 7. 경기도 무인이동체 투자 실적

항공 육상 해양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농기계
PM

로봇

(AGV)
육상 

기타

무인

선박

무인

잠수정

무인

수중로봇

해양 

기타

71,965 51,358 4,358 10,629 379,571 232,867 3,955 1,040 24 27,158 782,925

9.2% 6.6% 0.6% 1.4% 48.5% 29.7% 0.5% 0.1% - 3.4% 100%

표 6. 경기도 무인이동체 분야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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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산학연의 애

로와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사업을 구상할 때, 기업

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로 자율주행차, 드론, 

해양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개발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

성하고 판로를 개척한다. 대학을 위해서는 교육과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학과를 집중 지원하며 공공기관

구분 지원사업 수요 건의사항

드론

ㆍ드론 관련 행사(박람회 등)
ㆍ연구개발, 기술개발 관련 사업 확대 및 활성화

 - 공공기관 연구개발 사업 확대

 - 미래형 교통수단 PAV(Personal Air Vehicle) 
ㆍ실제 현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

ㆍ경기도 사업추진시 기술적인 평가 포함

ㆍ업력 3년 이하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ㆍ드론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사업

ㆍ비행규제 완화(비행허가 받는 절차 간소화)
ㆍ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개발사업 추진(5년) 
ㆍ전문인력 공급

ㆍ드론시장

ㆍ비행장 확보

ㆍ특허, 전시회 진행 기회 확대

  (일반인들에게 접촉기회 제공)

로봇

ㆍ연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ㆍ연구개발 과제 주제 다양화, 과제비 확대

  (로봇산업 연구 필요)
ㆍ공공기관 재활환자들의 로봇장비 사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ㆍ판로개척지원, 판매시장 확대

ㆍ고용지원(기술개발, 마케팅) 정책

ㆍ적극적인 행정/재정지원

자율주행차 ㆍ연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ㆍ자율주행차 보험마련이 필요

ㆍ도로교통법

기타

ㆍ사업간 네트워크 구성

ㆍ연구장비 지원사업

ㆍ연구과제 주제의 다양화, 활성화

ㆍ무인이동체 사업체 자금지원

ㆍ경영지원사업(재정, 고용지원)

ㆍ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의지

ㆍ사업자 선정시 점수공개

ㆍ스타트업 정책사업 참가기회 제공

ㆍ시제품 판매를 위한 제도적 지원

표 8. 각 분야별 지원사업 수요 및 건의사항 

(a) 기업 애로사항 (b) 기업 정책수요

(c) 대학·공공기관 애로사항 (d) 대학·공공기관 정책수요

그림 6. 무인이동체 사업추진 애로사항과 정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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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실증사업을 통해 무인이동체 기술을 도민에

게 행정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기술분야별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론은 

미래형 교통수단 혹은 상용화가 가능한 모빌리티 정책사

업을 추진하고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는 

박람회나 전시회 개최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차 분야는 산학연이 연구개발사업(R&D)에 참

여하여 기술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전문인력이 양성되

는 정책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무인이동체 산학연 간 네트워

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4)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경기도 무인이동체 사업의 특성과 정

책수요를 정리하면 표 9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은 성남시, 화성시 등의 경기남서부에 위치

하고 있고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육상분야 사업체가 많

다. 이들은 업력 10년 미만의 도입기와 성장기에 있는 

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기덥당 평균 매출액은 26억원, 평

균투자액은 2.4억원 규모로서 향후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얻은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에는 무인이동체 신생기

업과 소규모 기업의 성장(Level-Up, Scale-Up)을 위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도내 무인이동체 기업은 대

부분이 도입과 성장단계에 있는 종사자 9인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인 소기업으로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인이동체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이나 정책펀드를 추진

하고 기존의 전통 주력산업과 인공지능(AI) 관련업체 협

구분 특성 상세

기업

사업분야

- (대분류) 육상분야(71.4%), 항공분야(26.7%), 해양분야(1.9%)
- (중분류) 로봇(137개), 드론(86개), 자율주행차(23개)
- (소분류) 소재부품(33.6%), 서비스(27.1%), SW(22.5%), 시스템(플랫폼)(15.2%)

일반현황

- 사업체 : 전국대비 26.5% 차지, 사업체의 88%가 경기남서부에 위치

- 주요소재지 : 성남시, 화성시, 안성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용인시 등

- 기업규모 : 소기업(84.0%), 중기업(15.7%) 
- 도입기와 성장기

- 벤처기업(135개), 이노비즈 기업(52개)
- 업력 10년 미만 64.3%

혁신활동

- 기업당 평균매출액 : 26억원(로봇 48.5%. 드론 9.2%, 자율주행차 6.6%)
- 기업당 평균투자액 : 2.4억원(연구개발분야 87.9%)
- 특허 등록 : 국내(1,817개), 국외(28개)

정책수요
- 필요한 것 :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27.0%), 인프라 구축(16.7%), 홍보 및 

마케팅 지원(18.7%)

종사자 일반현황

- 종사자 : 전국대비 31.0% 차지

- 분야별 : 로봇(37.1%), 드론(13.7%), 자율주행차(6.7%)
- 9인 미만(69.7%), 5년 미만(57.2%)
- 업무별 :　생산(41.1%), 연구개발(R&D)(38.9%)
- 연령별 : 40∼49세(42.0%), 30∼39세(32.5%)

표 9. 경기도 무인이동체 사업 특성 및 정책수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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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자동화 및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등이 가능한 ‘주

력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다.

둘째, 무인이동체 발전을 위한 분야별, 지역별 특화전

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지역은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의 업체가 다수 소재하

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R&D)을 추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별 무인이동체 산업

분포를 고려하고 도내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과 

혁신클러스터 간의 연계를 통한 신산업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네크워트를 구축하여 

지식의 창출, 공유, 확산 창구가 필요하다. 무인이동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분야별

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혁신주체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추후 정책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실

질적인 정책발굴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판로개척, 전시

회 개최, 중장기적인 정책사업 추진 시에 수요자 중심에

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경기도가 무인이동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정책

의 강한 드라이브를 통해 제조혁신과 서비스 융합으로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큰 틀에서

는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하고 스마트시티 플

랫폼 위에서 무인이동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무인이동체 데이터의 수집,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이 

기술적·공간적 플랫폼 위에서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를 연계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과제

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력제고를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무인이동

체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략이 

필요한 규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경기도 조례를 수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4차 산업혁

명에 따른 기술의 혜택을 받지 않는 대상이 없도록 공정

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으로 경기도 소재 무인이동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특성을 파

악하면 좀 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는 무

인이동체의 중요성과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산업의 발전과 인간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

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주

 1) 설명 :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

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

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색인어 : 기구 제조(무인 비행용), 기상학용 무인 기구 제조, 

기타 무동력 항공기(기상학용 기기 운반용 연(kite) 등 기계

구동식이 아닌 항공기형 연 포함) 제조, 로켓추진체형 

ICBM 유사 탄도미사일 제조, 무동력 무인항공기 제조(오락 

및 스포츠용 제외), 무선조종 항공기(지상 또는 다른 유인 

항공기에 의해 조종) 제조, 무인 비행선(추진 및 조종장치 

결합품) 제조, 무인 비행장치 제조, 무인항공기(무인비행기) 

제조, 발신용 무인 기구(무선발신용 기기를 고공으로 운반

시키기 위하여 사용) 제조, 비행용 기구 제조(무인용), 비행

용 및 계류용 기구(케이블 등에 의하여 지상에 계류) 제조(무

인용), 실링 기구(ceiling balloon, 구름 높이 측정 등 기상

학용 기구) 제조(소아용 완구 제외), 연(계류기구와 같은 

방법으로 줄에 의하여 지상에 계류하는 기기) 제조(장난감

용 연 제외), 우주선 제조(인공위성 포함), 파일럿 기구

(pilot balloon, 바람의 속도 및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사용) 제조(무인용), 항공촬영용 무인비행선 제조, 항공학

용 무인 기구 제조

 2) 설명 :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거

나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색인어 : 취미 및 오락용 무인비행기(드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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