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ICT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의 비

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온라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자연스럽

게 자리 잡게 되었고, 매년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내 택배 물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국가물류통

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매

년 평균 약 1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

나 팬데믹 현상이 본격화된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0%

의 물동량이 증가했다. 이로인해 물류센터의 처리능력이 점차 

임계치에 이르면서, 물류자동화 기반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상

황이다. 대국민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도 디지털 물류

혁신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있으며, 일환으로 우체국 물류현장 

업무에 소포(택배) 하차업무를 지원하는 협동 로봇(Collaborative 

Robot)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체국 물류센터의 작업절차는 초대형 자동 소포구분기를 

중심으로 소포의 투입부터 배출까지 이동 경로에 따라 크게

‘하차→구분→상차’업무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하차업

무(Depalletizing)는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적재 장치인 파렛

(Pallet)에서 소포를 꺼내 자동 소포구분기로 소포를 투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해당 작업은 인력 중심의 단순 반복 작업으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업무 피로도가 높다. 또한, 

작업 중 소포의 낙실로 인한 사고, 손 끼임 사고 등 각종 안전사

고에 노출 되어있어 물류센터 내 자동화 우선순위가 높은 업

무에 협동 로봇을 적용 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체국 물류센터에 실제 소포를 대상으로 

업무에 최초 도입한 협동 로봇 적용 사례를 다루고자 하며, 우

체국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동 로봇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고려할 요소와 개선점을 다루고자 한다.

2장에서는 소포 하차업무용 협동 로봇 시스템 구성 시 고려

할 핵심 기술요소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실제 우체국 물류센

터에 도입한 소포 하차업무용 협동 로봇 시스템의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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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정리하였으며, 4장에서는 관련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2. 소포 하차업무용 협동 로봇 시스템

물류산업의 인더스트리 4.0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AI), 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이 물류 프로세스에 융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한다[1,2]. 협동 로봇 역

시 인더스트리 4.0 기술로 인간 중심의 작업 프로세스를 자동

화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인적자원 관리[3], 프로세스 자동화 개

선[4], 물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강화 등 운영의 유연성과 확장성

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물류 프로세스 내 피킹(Picking), 

상·하차업무 등에 로봇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5].

우체국 물류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협동 로봇은 사람의 팔 

형태의 다관절로 이루어진 로봇으로 사람과 로봇이 공유된 공

간에서 함께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로봇이다. [Table 1]과 

같이 협동 로봇은 큰 범주에서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

과 비교할 수 있는데 큰 차이점은 사람과 함께 작업공간을 공

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

께 작업하기 위해서 속도, 허용 무게 제한, 안전 센서 장착 등 

높은 안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ISO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협동 로봇은 기존 시설에 추가하는 형태로 즉시 적용

이 가능해 작업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배치가 용이하

여 물류단계별 시범 적용을 통한 효과성 탐색이 가능한 장점

이 있다[6]. 해당 장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 로봇

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7], 인간과 로봇의 완

전한 협업은 기존 산업현장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으로 일

컬어지는 인더스트리 4.0을 넘어서 인더스트리 5.0을 구성하

는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8].

우체국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협동 로봇의 장점인 작업 공

간의 최소화와 업무에 즉시 적용을 통한 효율성 증가, 그리고 

업무 피로도가 높은 작업자의 업무 보조를 목표로 협동 로봇 

도입 및 시범운영 하였다. 그리고 협동 로봇을 우체국 물류센

터 소포 하차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성요소는 핵

심 역할을 기준으로 하여 소포 이송용 협동 로봇, 소포 인식용 

비전카메라, 소포 파지용 그리퍼로 나누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소포를 이송하는 동력을 가진 협동 로

봇이다. 다관절을 활용해 효율적인 경로로 대상물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작업 반경 확보와 허용 무게 등 조건을 만족

해야 하며, 주 장비로서 비전카메라, 그리퍼 등 부가 장치를 포

함한 통합 제어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처럼 소포 하차업무 수

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성능을 보유 중인 대표적인 

국외 협동 로봇 제조업체로는 Universal Robots, KUKA 등이 

있으며, 기존 사례로 우체국 물류 현장에서 Universal Robots의 

협동 로봇을 활용하여 소포 이송 테스트를 수행한 연구 사례

가 있다[9]. 국내에서도 [Table 2]와 같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주

요 협동 로봇 제조업체인 레인보우로보틱스, 한화정밀기계, 

[Table 1] Industrial Robots vs. Collaborative Robots

Industrial Robot Collaborative Robot

Independent Work Interactive

Requires a separate dedicated workspace, Fixed installation No dedicated workspace required, Fixed, mobile installation

Safety fence and standards required No safety fence required when certified to safety standards (ISO10218, etc.)

No human collaboration, Fully automated Collaborative with operator

Fast working speed, Payloads over 30 kg possible Limited working speed for safety reasons Average maximum payload of 12 kg

High price and installation costs Low price and installation cost

Long time to demonstrate Short lead time to demonstration

[Table 2] Robot Arm Technology Trends

Division
Rainbow Robotics

(Republic of Korea)

Hanhwa Precision Machinery

(Republic of Korea)

Doosan Robotics

(Republic of Korea)

Photo

Product Name RB10-1300 HCR12 M1013

Payload 10 kg 12 kg 10 kg

working radius 1300 mm 130 mm 1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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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등이 있으며, 해당 업체가 출시한 협동 로봇의 

사양은 모두 소포 하차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소포인식을 위한 비전 카메라이다. 파

렛에 적재된 소포를 스캔하는 장비로, 스캔 후 해당 이미지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S/W)까지를 범위로 포함한다. 협동 로

봇 통합시스템에 정확한 소포 객체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로 소

포 하차업무 수행 시 성공률에 영향을 준다. 스캔한 이미지에

서 각 객체의 테두리를 탐색해 대상물을 인식하며, 붙어있는 

객체의 경우 각 객체 간 정확한 구분과 빠른 인식 속도가 필요

한 성능으로 요구된다.

Pickit, CMES 등 이미지 분석 전문업체의 경우에는 소포 하

차업무용으로 상용화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협

동 로봇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

우에 따라 협동 로봇 제조업체가 자체 개발 및 최적화하여 제

공하는 통합솔루션을 사용하기도 한다.

마지막 핵심 요소는 소포 파지를 위한 장치인 그리퍼(Gripper)

이다. 파지할 대상물의 형태, 재질 등에 따라서 최적화된 그리

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물과 그리퍼 

사이 결착 및 고정 방법에 따라 직접 결착하는 방식, 공기압을 

이용해 진공상태의 결착력을 확보하는 방식 등이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다. 소포 하차업무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포의 형태

와 재질에 대응하기 위해 범용성이 높은 공기압을 활용한 진

공 파지 방식의 그리퍼를 사용하였다. 국외 업체인 Schmalz 등 

그리퍼 전문 제작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

거나, 도입 현장의 대상물에 최적화한 그리퍼를 자체 개발하

여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협동 로봇 시스

템을 구축하여 우체국 물류센터에서 소포 하차업무에 적용을 

위한 테스트를 수행한 선행연구 사례[10]의 로봇 동작 설계 등 

기술적인 성능 테스트의 다음 단계인 실제 물류 환경에서 협

동 로봇을 적용한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우체국 물류센터 협동 로봇 도입

3.1 우체국 물류센터 환경

우체국 물류센터 하차업무에 협동 로봇을 효과적으로 도입

하기 위해 분석한 도입 장소, 업무 특성, 대상물 등 환경적 요

소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도입 장소는 대전에 위치한 전국의 물류가 집중되

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Hub-and-spoke)의 초대형 광역 물류센

터를 시범운영 장소로 선정하였다. 해당 물류허브는 접수한 

소포를 분류하여, 다시 전국의 집중국으로 즉시 교부하는 곳

으로 대량의 소포를 당일에 빠르게 구분해야 소포 배송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포 하차업무의 자동

화를 통해 대량의 소포를 구분기로 빠르게 자동으로 투입하는 

효율화가 필요한 장소이다.

두 번째, 적용 업무의 특성을 살펴보면, 낱개 소포를 개별 적

재 및 운송하는 타 택배업체와는 달리 우체국은 [Fig. 1]과 같

은 일반 평파렛(Plane Pallet)과 롤파렛(Rolltainer Pallet)과 활

용하여 소포를 적재 및 운송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롤

파렛의 경우에는 우편물류현장에 특화된 적재 장치이다. 3개

의 면이 막혀있는 구조로 비정형 소포를 다량 적재할 때 안정

성과 운송 편의성이 높지만, 협동 로봇 도입 시 해당 면을 회피

하여 소포를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해야 하는 동작 설계 최적

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하차업무 대상물인 소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3]과 같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소포를 구분하는 기준

은 크게 형태, 재질, 무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이다. 소포는 각

각 다른 형태, 재질, 무게를 가지고 있어 하차업무 시 매번 다

른 기준의 소포를 같은 속도와 정확도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

문에, 전체적인 평균 속도와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

3가지의 기준 중 형태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정형·비정형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형 소포는 일반적인 상자 형태의 소포

이고, 비정형 소포는 상자 형태를 제외한 일정한 형태를 가지

고 있지 않은 유형의 소포를 말한다.

재질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적인 종이상자부터 택배용 비닐

봉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스티로폼 상자, 플라스틱 등 특

수한 재질인 경우도 있어 협동 로봇이 파지 시 결착력 부족 및 

[Fig. 1] Rolltainer Pallet, Plane Pallet in Post office

[Table 3] Post office parcel weight ratio

Form Structured Unstructured

Material Paper, Vinyl, Plastic, Styrofoam, etc. Paper, Vinyl, etc

Weight 7 kg or less 5 kg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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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저하로 실패율과 작업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무게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소포의 중량을 분석하기 위해 

`21년 상반기 소포 접수 데이터 중 중량 정보를 추출하여 구간

별 중량을 확인하였다. 우체국 소포의 경우 접수 기준 월별 약 

2천만 건의 소포가 접수되고 있으며, 다음 [Table 4]는 ̀21년 

상반기 약 1.2억 건의 소포를 대상으로 무게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이다.

2 kg 이하 무게의 소포부터 최대 30 kg의 고중량 소포까지 

분포를 살펴보면, 2 kg 이하 저중량 소포의 비율이 약 80%로 

전체비율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세부적인 중량 구간별 물량을 살펴보면 500 g~1 kg 중량의 

택배가 44.78%, 1 kg~2 kg 중량의 택배가 33.14%의 비율을 보

여 실제 로봇의 그리퍼 성능을 살펴볼 때 고중량의 소포까지 

포함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소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

였고, 해당 무게 범위 정보를 협동 로봇 도입 시 상세 사양 결정

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중 7 kg 이상의 고중량 소포의 비율은 약 7%로 우체국 물

류센터에서는 해당 소포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형소포 전용 투

입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중량 소포일수록 업무강도와 피로

도,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향 후 해당 소

포를 대상물로 설정하여 협동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효과적

인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추가적인 기준으로 크기의 경우에는 소포구분기에 투입하

기 위한 크기의 기준인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각 파렛에 적재된 소포의 크기가 각각 다르고, 최초 소포 

접수 시 일정 무게 이상 또는 일정 가로, 세로, 높이 크기의 합 

등 정량적 기준값을 기준으로 구분기에 투입이 가능한 범위의 

소포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파렛에 적재된 모든 소포는 

작업이 가능한 소포로 보았다.

3.2 우체국 협동 로봇 시범운영

이번 시범운영 사례는 우체국이 소포 하차업무 자동화 방

안으로 협동 로봇의 물류공정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실제 

우편물 및 업무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우체국 물류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소포 하

차업무용 협동 로봇 시스템을 도입의 기획부터 시범운영까지 

참여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체 업무의 흐름을 기준으로 소포 하차업무의 협동 로봇 

자동화 업무 범위와 사람이 투입되는 범위를 구분하고, 파악

하기 위하여 다음 [Fig. 2]와 같이 파렛의 투입과 배출 업무 등 

사람이 수동으로 담당하는 업무를 구분하였다.

해당 업무 구분의 목적은 로봇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

되는 업무, 사람이 투입되는 업무 중 자동화가 시급한 부분 등

을 파악하고, 로봇과 연계 가능한 추가적인 부가장치를 통해 

고도화 가능한 단계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시범 운영에 활용한 협동 로봇 시스템은 국가 조달 프로세

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현장에 도입하였다.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실제 도입 및 설치 장소인 우체국 물류센터의 소포구분기 

투입구에서 실제 소포와 같은 방식으로 적재된 시험용 소포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했으며, 다양한 평가 기준을 가장 높

은 점수로 만족한 협동 로봇 통합시스템을 다음 [Fig. 3]과 같이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Table 4] Post office parcel weight ratio

Weight Ratio

~2 kg 78%

2 kg~7 kg 15%

7 kg~10 kg 6%

10 kg~ 1%

[Fig. 2] Human task in parcel depalletized process

[Fig. 3] Post office collaboration robot parcel depalletiz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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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도입한 로봇의 사양은 자유도(Degree of Freedom) 6축 

이상, 운반중량(Payload) 최대 7 kg, 작업반경(최대 도달 범위) 

1,300 mm 이상의 로봇으로 소포 하차업무 수행하기 위한 조

건과 범위를 모두 충족한다. 또한, ISO1028-1 등 국제 기준에 

따라서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완료한 로봇을 활용했으며, 작

업자의 안전을 위한 레이저커튼, 비상정지 버튼 등 안전조치 

장치를 구성하였다.

협동 로봇의 작업 절차는 다음 [Fig. 4]와 같다. 지정된 위치

에 평·롤파렛을 투입하면, 협동 로봇이 비전 카메라를 활용하

여 해당 파렛의 가장 윗면을 기준으로 소포의 개수와 각 소포의 

모서리를 인식하고, 최적의 파지점을 계산한다. 다음 절차인 파

지는 공기압을 이용한 그리퍼를 활용했으며, 가장 위부터 아래

까지 소포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 이동 리프트를 부가장치로 활

용하였다. 파지 후 컨베이어 투입구로 이송하기 위한 최적의 이

동경로는 공급 제조업체가 우체국 물류현장 도입위치에 최적

화하여 개발한 자체 솔루션(S/W)으로 계산해 수행하였다.

파렛에 적재된 모든 소포를 하차 처리하면 정지신호 함께 

작업이 끝난 파렛을 작업자가 수동으로 배출하고, 실패한 소

포를 정리한 후 다시 새로운 파렛으로 교체 투입하여 업무 수

행을 반복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시범운영은 단계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해당 사례는 3.1

장에서 소개한 소포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적 하차업무가 수월

한 소포를 대상물로 지정하여 첫 번째 단계를 설정하였다. 해

당 대상물을 실제 업무에 투입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뒤 비정형, 

비닐 재질 등 더 높은 난이도의 대상물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시범운영에 투입한 첫 번째 단계 대상물의 형태는 상자 형태

의 정형 소포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재질은 종이 재질의 소포

를 선택하였다. 무게는 최대 7 kg까지 저중량 소포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하나의 파렛에 적재된 소포들의 

무게와 크기는 각 소포마다 다르며, 대형 크기의 소포는 제외하

였다. 적재 장치의 형태는 평·롤파렛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3.3 우체국 협동 로봇 도입 결과

협동 로봇의 도입 및 시범 운용 기간은 약 5개월이다. 총 로

봇 운용 시간(t), 소포 하차작업 성공건수(s), 소포 하차작업 실

패건수(f), 총 소포 하차 작업 건수(n)를 기록하였고, 투입한 파

렛의 종류는 별도 기록하였다.

최종 평가 지표로는 식 (1)의 소포 하차 성공률(%)과 식 (2)

의 소포 개당 작업 소요 시간(sec)을 계산하여 도입 시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소포하차성공률(%) =
소포하차성공건수(s)

×100 (1)
총소포하차작업건수(n)

소포개당작업소요시간 =
소포하차성공건수(t)

(2)
총소포하차작업건수(n)

시범 운용 결과는 [Table 5]과 같이 요약하였다. 평·롤파렛

에 적재된 종이재질의 상자형태의 정형 소포 대상물로 진행한 

총 소포 하차 작업 건수(n)는 5,982건이다. 파렛별 총 소포 하

차작업 건수는 평파렛 5,577건과 롤파렛 405건으로 나타 났다. 

정량적 효과인 성공률을 살펴보면, 전체 하차 작업건수 5,982

건 중 성공건수(s)는 5,936건으로 99%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평파렛에서는 모든 소포를 성공하여 100%의 성공률을 보였

으나, 롤파렛에서는 405건 중 46건의 실패 건수가 확인되었으

며, 성공률은 89%로 현저히 낮아졌다.

소포 하차성공률 결과를 분석해보면, 롤파렛의 46건의 실

패 건수는 모두 롤파렛의 3면을 회피하는 동작에서 소포의 높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분한 높이까지 소포를 들어 꺼내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비정형 적층 구조의 대응 어려움에서 발

생한 실패 사례였다. 이는 일반적인 상자형태를 유지하는 정

형 대상물의 높이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업을 시도해 발생했으며, 파렛의 적층 구조 중 최상단

의 한 면을 2차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높이의 소포가 접

수될지 모르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지 못한 사례로 해석된다.

작업 소요시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공한 소포의 개당 작

업 소요 시간(t/s)은 14.45초로 나타났다. 반대로 실패 건수(f)

는 46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실패한 소포의 개당 작업 소요시

간(t/f)은 18.27초이다. 실패 소포의 경우 비전카메라의 소포인

식 저하로 인해 파지 시도 후 실패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다. 개

당 작업 소요시간을 분석해 보면, 먼저 해당 협동 로봇은 안전 

[Fig. 4] Collaboration robot parcel deplletized task process

[Table 5] Summary of Collaboration robot field test

Content

Pallet

Num of 
total 

task(n)

Num of 
success 
task(s)

Time of 
success 
task(t/s)

Num of 
fail 

task(f)

Time of 
fail 

task(t/f)

Plane (Flat) 
Pallet

5,577 5,577 14.16 - -

Roll-tainer 
Pallet

405 359 18.98 46 18.27

Total 5,982 5,936 14.45 4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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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제시하는 속도 제한을 준수한 상태로 파지 후 컨베

이어 벨트로 이송하는 시간이 전체 작업 소요시간 중 약 80%

를 차지할 만큼 상대적으로 느린 작업속도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성공한 작업소요시간을 시간당 작업량으

로 환산하면 249.13개/시간 의 속도로 산출된다. 기존 우체국 

물류센터 연구에서 발표한 숙련된 작업자의 작업량인 458개/

시간과 비교하면 사람 대비 약 54%의 작업 효율을 보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해당 수치는 기존 도입 전 수행한 테스트 결과보다 낮은 결

과인데 소포사이에 여유공간의 차이,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소포 등 인위적으로 조성한 테스트 환경과 실제 환경의 차이

로 보이며, 업무 공간의 특성상 천장에 비전카메라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그리퍼 안에 적용한 점도 작업소요시간 증

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렛 적재 높이에 대응하는 부가장치인 리프트가 최

상단까지 이동하는 소요 시간과 리프트가 최상단에 위치하여 

일정 높이를 확보했을때 비전 카메라로 스캔을 시도하고, 다

음 작업을 수행한 점도 작업 소요시간 증가의 원인으로 해석

되었다. 이는 작업장소의 환경적 요소에 따라 비전 카메라 인

식에 영향을 준 사례로 원활한 소포 인식을 위한 카메라 설치 

높이를 고려할 때 충분한 조명 등 빛의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요건 등의 로봇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나, 해당 

작업 장소에서는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적정한 높이의 비전 

카메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 사례였다. 비

전 카메라의 인식율 저하는 파지점 계산 오류와 파지 실패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계로 작업 중 파지를 실패할 경우 파렛 내 

소포 적재 구조를 붕괴시키는 등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할 요소로 보인다.

4. 시사점

협동 로봇의 도입 목적은 우체국 물류센터 업무 단계에서 

해당 업무 종사자를 보조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

의 고정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협동 로봇을 통해 종사자

의 육체적ㆍ정신적인 업무 부하 감소와 안전사고 노출을 최소

화하는 등 우체국 물류센터의 ICT신기술 기반 첨단화 및 디지

털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의 다음 단계인 비정형 형태와 다양한 재질

의 소포에 협동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

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성능지표인 소포 하차업

무 성공률과 소포 개당 작업소요시간의 향상을 목적으로 개선

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장비(H/W)개선, 소프트웨어(S/W) 개

선이다.

첫 번째는 장비(H/W)의 개선으로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가장비를 추가해야 한다. 추가 인식 센서와 카메라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상물의 높이 정보와 이동 정보, 대상물 파지 시 그리퍼

에서 발생하는 공압량 정보, 실시간 위치 변화 정보, 물체의 상

부면 엣지 포인트에서의 무게 측정을 통한 무게중심 변화 정

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로봇 제어에 활용한다면 소

포 하차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포 개당 작

업 소요시간의 향상을 위해서 로봇의 이동속도를 높이는 것은 

안전기준 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

여 협동 로봇의 최대 속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S/W)의 개선으로 협동 로봇 시범 운

영 중 로봇 장비(H/W) 성능과 제어 소프트웨어 간 차이를 확

인하였다. 예를 들어 1초 이내에 로봇이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작업계획을 시간 내에 계산하

지 못한다면 로봇의 성능을 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소포 이송속도, 인식속도, 파지속도의 평준화를 통해 

병목현상을 방지하는 최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용 소포 이미지 데이터 구축과 다양한 

소포의 크기, 무게, 형태에 대응하는 객체 인식 전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 비전카메라 기반의 소포 객체 인식 솔루션의 개

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 후 로봇도입을 위해서는 로봇의 능률을 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의 협동 로봇은 사

람 중심의 물류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 

친화적 환경으로 볼 수 없다.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와 더불어 

카메라 등 부가장치 설치에도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물류업무

의 세분화를 통해 로봇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작업을 

선택해야한다. 특히, 롤파렛은 사람이 작업하기 용이한 형태

로 구성되어 있어 로봇이 작업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로봇 도입이 아직 시범 단계로 과도기적 특성 

이므로 고도화 단계에서 해당 개선점에 대해 고려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소포 하차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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