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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1.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총 사업비 억원 국고 억원 민간 억원( ) 1,821 ( 1,625 , 196 )

사업기간 및 수행기관 년 년 해양수산부( ) 2020 ~2024 , 

사업목적

해양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융합 기반 무인 해양로봇의 개발을 통한 해양에서 ICT

발생되는 다양한 이슈에 효율적인 대응

사업목표

해양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ICT

사업비전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개발강국 실현ICT 

사업내용

사업범위 해양의 현재 상태 진단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해양관측정보 생성 및 해양 ( ) 

인명 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사고 신속대응에 활용 가능한 해양로봇개발과 해

양로봇의 운용기술 개발

사업명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 ICT

국내 외해심해의 정확도 높은 해양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해양로봇을 ‧

포함한 장비 개발 및 수집정보의 실시간 제공 개발된 해양로봇의 실해역 운용성을 ,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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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2. 

사업추진 필요성

차 산업혁명 사회 도래에 따른 무인이동체 활용 영역 확대 및 관련 융합기술 4

수요증가

차 산업혁명 시대 단기적 소모적 연구에서 벗어나 시장 산업 구조의 혁신을 창출하는 4 , · ·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산업현장의 자동화 스마트화를 통한 효율성 · , 

향상이 이슈로 제기됨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자원고갈 기후변화 도시화 글로벌화로 인해 생활편의성 및 , , ,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대응 필요성 증가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성장에 따른 기술 선진국의 시장선점 활동 증가

현재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규모는 년 현재 억 달러이며 시장수요 증가로 인2017 424 , 

해 년 억 달러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2030 2,742

그리고 세계 무인수중로봇 시장규모는 년 억 천만 달러규모에서 연평균 2014 20 6

상승하여 년 억 천만 달러 규모가 예상됨20.6% 2019 52 8

해외 기술선도국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보유된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

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여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에 노력 중임

군수 무인로봇 관련 제조사 글로벌 기업 전기전자가전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술, IT , ‧ ‧

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심화되고 있음

선도기업들은 완제품 시장 보다는 핵심부품 제품 서비스 결합 등 고부가가치 시장 , -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노력 강화

국내 관련 산업의 영세성과 기술기반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 트랜드 대응 미흡

년 기준 국내 로봇 및 무인이동체 시장규모는 글로벌 전체 시장규모의 약 수2016 2.7% 

준이며 핵심기술 부족으로 산업의 혁신성장기반이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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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시장규모는 억 달러로 글로벌 시장 억 달러 의 수준8.79 (325.5 ) 2.7% 

국내 해양로봇 및 장비 관련 산업은 기타 해양기기장비제조업아며 년 기준 기타 , 2015‧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의 기업체 수는 개로 업체당 연간 억원 수준58 7.5‧

국내 관련 기업들은 완제품 조립 및 일부 부품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기

술 부재로 핵심부품의 경우 선진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과 국내 기업 간 기술종속 부가가치 양극화가 우려됨,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심화

해양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은 국민안전의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고 사후 대

응과정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됨

 년 월 중순 하순 폭염에 기인한 이상 고수온현상으로 양식생물 대량 폐사 발생2016 8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해양사고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증가

년부터 년까지 발생된 해양조난사고에서 선박피해는 척 인명피해는 2006 2015 2,740 , 

명이었으며 선박피해는 연평균 약 인명피해는 연평균 약 가 증가하고 18,835 , 14%, 16%

있고 년부터 년까지 해양오염사고는 매년 약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11 2015 251

해양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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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의 시급성

국내 해양로봇 및 해양이동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추진 필요R&D 

기존의 해양로봇 관련 기술이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는 로봇 및 장비의 안

전성 및 효용성이 검증 관련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한 , R&D 

방식의 문제라고 판단됨

관련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로봇 및 장비 현장수요에 부합되도록 의 목적

성을 명확한 개발이 필요하며 핵심부품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하나 이러한 중장기적 , 

접근이 부족함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기술진화 관점에서의 수중로봇 개발에서 목적지향적인 기술개

발을 통한 기술의 산업화 및 신규시장발굴을 목표로 발표된 프로젝트에 MOVE 4.0 

부합하는 해양로봇 및 장비의 중장기 계획 필요R&D 

해양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신뢰성 높은 실시간 해양관측정보 생성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피해예측 및 대응 시나라오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

하고 실시간성의 해양관측자료 생성이 필수요소이나 현재 생성되고 있는 해양관측자료

로는 예산 인력의 한계로 부족한 상황

현재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 , , , 

원 등의 기관에서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변화 해양관측 기상예보 어업수산업 등 , , , , ‧

해양 관련 정보 생성 중

조사주기가 길거나 지정된 정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양에서 진행되는 기후변

화에 대응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조사된 정보를 기후변화 예측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조사항목의 다양화가 필요함

해양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사고 신속대응 필요

해양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접근성 비가시성 등 신속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인해 대

형 인명 환경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해양경찰청에 최근 년간 접수된 사고 총 건 중 시간 이내 대응한 3 (’14~’16) 4,431 1

사고는 건 평균 대응률 로 조사됨3,762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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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해역을 감시하고 인간의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해양장비의 개발필요

최근 남서해안에서 발생된 어선 전복사고에서 사고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식별‧

장비 문제로 사고이후 위치파악 사고대응에 문제 발생(AIS)

그리고 강한조류와 높은파도로 인해 생존자 구조 및 사체수습에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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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의 당위성

 본 사업은 기존 해양로봇과 관련 기술역량을 확보한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초기 기술개발

을 진행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

술역량의 집중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고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국가주도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필요 , 

국내 해양로봇 및 해양장비 관련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체적인 기술역

량 강화를 통한 산업활성화 및 신시장 개척이 어려움

본 사업은 기존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공성성이 

높은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타당함

민간주도의 산업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글로벌 시장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

생되는 기술 잠식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

무인해양로봇 개발을 위한 기술역량은 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영역에 해당4

하므로 본 사업을 통헤 개발되는 기술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타산업 분야에도 긍정

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은 매우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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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방향3.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사업 추진방향

외부환경

내부환경

기회 위협

 해양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
의 수요 증대

 해양로봇 수요 증대에 따른 해양
로봇 관련 신산업 육성 기대

 해양로봇의 활용분야 다양화로 
인해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 가시
화

 해양공간개발과 관련하여 그동
안 공공영역에서 가 진행되
어 민간수요 부족

 해양사고 대응이 지연으로 대형 
인명 오염사고 확대

 해외 주요국의 시장점유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증가

강점

 해양로봇과 관련된 연구인력 
및 연구장비 등 인프라 확보

 해양 신산업 육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강화

 해양관측분야 중심의 투자를 
통한 기술 격차 해소 및 글로
벌 선도 가능

 기 확보된 원천기
술의 기술이전을 통한 기
업 기술역량 제고

 해양로봇 관련 신
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
을 위한 강화

 해양사고 및 해양기
후변화 등 이슈 대응 강화

 해외 주요국의 기
술선점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

약점

 산업기술정책적 수요 중심의 기
술개발 트랜드 변화 대응 미흡

 해역별 특성이 반영된 실시간 
해양정보수집 미흡

 개발기술의 안전성 검증 미흡

 해양로봇 관련 
현장 수요가 반영된 목적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해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투자 강
화

 정부주도의 중장
기적 투자

 개발된 기술의 상
용화를 위한 성능 검증 인
프라 구축

전략 강점과 기회요인의 시너지 전략 기 확보된 원천기술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 및 SO ( ) 

신시장 개척을 위한 강화R&D 

기존 해양로봇 및 해양장비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

로 기술개발을 추진한 후 기술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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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위협극복전략 다양한 해양 관련 기존 신규이슈 대응력 강화ST ( ) 

사회적환경적 이슈로 인해 해양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

기술개발 투자 강화

전략 약점극복전략 해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진단 평WO ( ) 

가 대응을 위한 해양정보생성 신뢰성 확보 기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해양 인명오염 사고 등 해양 진단평가 및 대응을 위한 실시간의 , ‧ ‧

해양정보 생성을 위한 해양로봇의 개발로 과학적인 해양관리 역량강화 기여

전략 위협회피전략 정부주도의 산업적 과학적 수요가 반영된 목적형 사업을 통해 WT ( ) 

산업적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개발된 해양로봇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여 기술개발 성

과물의 현장 활용성 제고

현재 민간주도의 시장형성이 어려우므로 정부주도형 시장구조 형성 이후에 기업의 기

술개발 역량 제고를 통해 신규시장 형성

전략 도출R&D

주요 동향 핵심 이슈

사회 
동향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변화 
징후 가시화
해수면 해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증가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발생
 접근성 비가시성으로 인한 해양사고 신

속대응 저해

 해양건강성 위협 및 경제적 피해 발생
광범위한 해역의 적조 발생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발생

 해양사고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증가
해양 구난 오염사고의 피해확대

정책 
동향

 기후변화 피해 가시화로 인한 분야별 피
해대응 정책수립

 기후변화 부정적 영향 증가에 따른 국제사
회의 적응 중요성 강조 및 관련 논의 심화

 차 산업혁명으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응 등 해양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정보 부족

 해양 분야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장비개발 및 해양수산 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

 인공지능 기반 수중로봇 등 해양장비 활용 
기반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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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동향

 해양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능
력 확보

 해양환경 위협 요인들의 다양화 및 영향
력 증대

 해양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요구 증가
 공급자 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

로 트렌드 변화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이상기후 예측
대응기술 융합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필요

 수중 환경센싱 작업 핵심기술개발 필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관측 예측 기술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미흡
 공급자 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 추진

산업 
동향

 기타 해양기기 장비제조업의 낮은 매출 규모
 국내 자체 수행하는 해양산업체는 

를 수행하지 않는 산업체에 비해 높
은 매출을 보임

 국내 외 해양장비산업 증가 전망

 시장선점을 위해 체계적 연구개발 및 상용화 
전략 추진 시급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역량 지원을 통해 
매출신장 및 신산업 창출 가능

전략방향

□ 광역해양 관측 및 안전성 확보 로봇개발

◦ 고정형 관측소의 공간적 한계 극복이 가능한 국내 외해 심해 관측정보 생성을 위한 ‧
기반확보

◦ 극한 상황에서도 해양감시정보의 신뢰보가 보장되고 신뢰도가 유지된 정보를 토대로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 기술 확보

□ 해양환경 및 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 국내 해양에서 일어나는 해양생태계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해양로봇 운용 제어 최적 해양통신 네크워크 구축‧

◦ 개발된 다수의 해양로봇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운용 효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생
성된 많은 양의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제어 최적 해양통신 ‧ ‧
네크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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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4. 

사업의 개요

사업 개념

본 사업은 무인 해양로봇의 개발을 통한 해양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슈에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서는 해양관리를 해양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 

위한 해양의 상태진단 평가 및 예측 대응 등의 행위로 정의함

그동안의 해양은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 년대 중반 국제적으로 해양을 , 2000

포함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해양의 유지보전을 위한 노력이 시작됨‧

ㆍ 몸에 질환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치료시기를 놓쳐 치료가능성 저하 및 고비용

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검진 등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듯 해양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상태진단평가 및 예측대응의 해양관리가 필수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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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영역

본 사업의 영역은 해양에서 발생되는 이슈를 해양로봇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다

양한 이슈 중 해양생태계 유지 보전 및 해양 인명사고 대응에 활용이 가능한 해양로봇

의 개발과 개발된 해양로봇의 운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영역을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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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범위

본 사업은 국내 동해 서해 남해에서 발생되는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명확한 진단 평

가 및 해양사고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관측정보생성 및 해양 인명사고에 활용이 

가능한 해양로봇을 개발하고 개발된 해양로봇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운용기술 개발을 

범위로 설정함

 공간적 범위 국내 영해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 ) 

 시간적 범위 년부터 년까지 총 년간 사업 진행( ) 2020 2024 5

 기술적 범위 해양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저감예방 대책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얻( ) ‧

어진 해양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진단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본 사업의 기술적 범위는 해양의 현재 상태 진단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해양관측정보 

생성 및 해양 인명 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사고 신속대응에 활용 가능한 해양

로봇개발과 해양로봇의 운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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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ICT

본 사업은 국내 외해 심해의 정확도 높은 해양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해

양로봇을 포함한 장비 개발 및 수집정보의 실시간 제공 개발된 해양로봇의 실해역 운, 

용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정의됨

본 사업명은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으로 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 ICT ’ 2017

한 해양장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실용화 프로젝트R&D 

인 프로젝트 에 부합되도록 사업명을 선정함‘MOVE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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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조

해양관리 및 건강성확보 단계

해양 기후변화 예측 대응‧ 해양수산업 피해예방 해양사고 감시 대응‧

기후변화 관측장비 개발 해양 수산생태 정보 생산‧ 해양활동 자유도 확보 장비개발

해양 기후변화 관측정보 생성 정보 전달 공유 네트워크 구축‧
해양사고 감시 및 위치정보 신뢰성 

향상 장비개발

기후변화대응 해양과학기술역량 
고도화 해양수산산업 지원역량 제고 해양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능형 해양관리 플랫폼 구축

구분 개발대상 필요기술

기후변화대응 
해양관측장비

장시간 장거리 
이동 무인 
관측기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배터리 충전기술 저전력 무인관측기 개발기술 시
간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개발기술 무인관측기 
위치 추적을 통한 자동회수 시스템 해양장비 핵심기술 국산화 근거리 비
접촉 데이터 및 전원 공급 기술 해양 관측 플랫폼 설치회수 기술 등

무인 관측기와 
도킹 가능한 
고정형 무인 

관측기

해상로봇의 원격 관제 및 자율 제어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자동 탐지 및 
인식 기술 도킹을 위한 동적위치 제어 및 매니퓰레이터 운용 기술 관
측 부이의 단계적 도면 인식 및 센서융합 기반 차원 형상 복원 기술 

해양수산 
환경변화 정보 

네트워크

정보생산 센서
개 이상 해양장비 및 어플리케이션 공조 알고리즘 개발기술 무인 이동체 

및 센서 제어기술 소형 관측 표류 센서 개발 기술 용존기체 및 센서개
발 기술 동 식물 플랑크톤 센서개발 기술 용존 영양염 센서개발 기술 등

정보 전달 통신 
네트워크 구축

수중에서 최대 통달거리 에서 급  수중 광 무선통신 기술 수
중 광 무선통신 모듈 실용화 기술 가변적인 주파수 선택 기술 수중기
지국 기반의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구조와 수중센서 네트워크 구조를 
모두 지원하는 기술 해양 광역 관측망의 실현을 위한 저전력 광역 

기술 수중 커넥터 기술 등

해양사고 
신속대응 
장비개발

해양사고대응 
장비

해상형 부이 구조물 및 수중 앵커형 구조물 설계 해석 및 제작 기술 이
동성 조작성 향상 기반의 정보 획득 전송 가능 장비기술 위험 환경 인
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재난 기동 시스템 기술 등

해양사고 
발생위치 확인 

장비

음영 지역이 없도록 하는 기술의 자율적 운용 기술 차원 경
로 생성 및 장애물 회피 기술 고효율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술 음원 청
음기 및 음향자료 처리 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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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비전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개발강국 실현

성과목표

해양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해양관측용 자율수중로봇 종 및 해양로봇 활용성 강화를 위한 관측 부이시스템 개발
 침몰선박 내부진입용 수중로봇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한 수중로봇 각 종 개발
 해양로봇 최적 운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네크워크 구축

추진전략

해양로봇 운용 제어 최적 
해양통신 네크워크 구축

해양환경 및 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광역해양 관측 및 안전성 
확보 로봇개발

 실시간 해양통신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융합해양로봇 실해역 
운용성 검증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
스템 개발

 스마트 양식 지원 기
반 무인로봇 개발

 장거리 운항 가능 자율수
중로봇 및 운용기술개발

 침몰선박 내부진입용 수
중로봇개발

사업의 구성

No 핵심과제 명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극한환경 수중침몰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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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별 추진계획5.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기술개발 최종목표

국내의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로 협력적으로 운용하며 넓은 해

양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밀 조사하고 조사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며 수중로봇의 장기간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에너지 수급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스템 기술 

개발

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부이 시스템 설

계 및 기반 기
술 구축

 자가발전 플랫
폼 구현 및 요
소 기술 개발

 부이 제어 및 
운용 기술 개발

 다기능 배열 시
스템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통합 및 
실해역 실증 시
험

추진
내용

 부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태
양광 풍력 파력 
발전 시스템 설
계

 저전력 수상 수
중 센서 패키지 
개발

 케이블 이동형 
프로파일 모듈 
설계 및 개발

 사고 재난 감지 
및 위험 환경 
대응 알고리즘 
개발

 유체 저항 대응
형 부이 구조 
설계

 부이 탑재형 자
가발전 플랫폼 
구현

 유체력 대응 저
전력 추력 생성 
기술 개발

 수중 무선 데이
터 광통신 시스
템 개발

 부이의 자율 위
치 유지 기술 
개발

 부이 베이스 플
랫폼 구현 및 
통합 인터페이
스 설계

 풍력 파력 발전
기 및 전력 제
어 기술 개발

 에너지의 지속
적 공급 및 저
장을 위한 플라
이휠 시스템 개
발

 수중 무선 충전 
기술 개발

 파력 추진시스
템 개발

 수중 앵커링 시
스템 개발

 재난 회피 기동 
기술 개발

 부이 플랫폼 통
합 및 통신 인
터페이스 구축

 에너지 저장 기
술 개발

 에너지 적응형 
데이터 획득 전
송 주기 관리 
시스템 개발

 케이블 탑재형 
수중로봇 도킹 
시스템 개발

 시스템 안정화 
및 고장 진단 
기술 개발

 부이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
스템 실해역 운
용 기술 개발

 윈치시스템 기
술 개발

 실해역 에너지 
발전 효율 검증 
시험

 실해역 시험을 
통한 운용 시간 
분석 및 검증

 배열 시스템 통
합 및 시험

 실해역 시험을 
통한 제어 기술 
검증

 시스템 통합 및 
실해역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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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부이 탑재형 소형 해상 
자가발전

태양광 풍력 파력 기술

해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간당 
전력 

생산량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시간당 
전력 

생산량

해상 파력 
발전 시스템

시간당 
전력 

생산량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장시간 운용 기술

운용시간 개월

파력 
추진시스템

추진에너
지

수중 환경 관측 및 수중로봇 운용 
지원을 위한 다기능 배열 시스템 

기술

케이블 
이동형 

프로파일러 
이동속도

수중 무선 
광통신 
시스템

통신 
속도

이내

수중 무선 
충전 시스템

충전 
시간

수중로봇 
도킹 시스템

개발 
건수

고장 및 유실 방지를 위한 자율 
위치 유지 및 재난 회피 기동 기술

자율 위치 
유지 기술

제어 
범위

반경 
이내

재난 회피 
기동 기술

회피 
확률

수중 엥커링 
기술

건수

부이 플랫폼 통합 및 운용 기술

부이 
최적배열 

거리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건수

실해역 시험
성공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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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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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우리나라 해역에 적합한 소형 수심 과 중형 수심 자율수중로봇 플( 500m) ( 3,000m) (AUV) 

랫폼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역 해저 단층 및 해저 자원 등의 실해, 

역 조사 탐사를 통한 상세정보 획득·

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자율 수중 로봇 
및 핵심장치 사
양 선정 및 기
본 설계

 자율 수중 로 봇 
플랫폼 제작 및 
핵심장치 상세 
설계

 단일 자율수중
로봇 성능 검증 
및 핵심장치 플
랫폼 제작

 자 율수 중 로 봇 
및 핵심장비 운
용 성능 시험

 다중 자율수중
로봇 및 핵심장
비 실증 

추진
내용

 자율 수중 로봇 
사양 선정 및 
설계

 자율 수중 로봇 
임무 행동 분류 
및 분석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
모뎀 기본설계

 항법센서 사양 
분석 및 선정

 소형 자율수중
로봇 플랫폼 제
작 시운전


기반 행동 운동 
및 경로 계획 
알고리즘 개발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
모뎀 상세설계

 항법센서별 항
법 알고리즘 개
발

 진 회수 장치 
제작 및 수중도
킹 알고리즘 개
발

 소형 자율수중
로봇 성능시험

 중형 자율수중
로봇 제작 시운
전

 단일 자율수중
로봇 임무계획 
알고리즘 개발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
모뎀 시작품 제
작 및 실해역 
성능평가

 개별 항법 알고
리즘 성능 시험 
및 복합항법 알
고리즘 개발

 진 회수장치 활
용 수중도킹 성
능시험

 소형 자율수중
로봇 연안 탐사 
시험

 다중자율수중로
봇 활용을 위한 
임무 분배 및 
관리 알고리즘 
개발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
모뎀 시작품 성
능개선

 복합항법 연근
해 성능 시험

 중형 자율수중
로봇 심해 탐사 
시험

 자 율수 중 로 봇 
임무 계획 실증

 통신모뎀 실해
역 실증

 복합항법 심해 
성능 시험

 수상선 자율수
중로봇 협업운
용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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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소형 

운항 
시간

시간
제작

시간 시간

운용
수심 제작

중형 

운용
시간

시간
제작

시간 시간

운용
수심 제작

수중통신모뎀
용 

수중음향 
통신모뎀

전송속도
설계 제작

내환경
시험

전송거리
설계 제작

실증 
시험

수중로봇 자율 계획 및 제어 기술

임무 계획 
및 분배 
기술

선진 
기술 
대비 
성능

경로 계획및 
제어 기술

선진 
기술 
대비 
성능

수중 복합항법 기술

연안 
복합항법 
기술

선진 
기술 
대비 
성능

심해 
복합항법 
기술

선진 
기술 
대비 
성능

실해역 통합운용 기술

다중 로봇 
운용 기술

로봇
개체수

대 대

진회수 
기술

로봇회수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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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장비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무인 로봇인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지 기본 해양 공간 환5

경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 장비 및 원천 기술 개발과 4

차원 정보 생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선단 운용 기술 개발

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수중 글라 이더 
운용관제 센터 
및 테스트베드 
설계

 핵심장비 기술 
성능 및 기능 
기준 설정

 핵심장비 세부 
설계

 수중 글라 이 더 
운용 체계 설계 
및 테스트베드 
구축

 핵심장비 프로
토타입 제작

 해양공간 선단 
운용 제어 기술 
개발

 핵심장비 운용 
시험 및 고도화

 해양 시공간 선
단 운용 체계 
개발

 핵심장비 개발 
및 성능 평가

 차원 지능형 
해양 시공간 운
용 체계 개발

 탑재 기술 개발 
및 운용소프트
웨어 개발 통
합 평가

추진
내용

 테스트베드  대
상 해역 선정 
및 운용 위험도 
평가

 정비운용관제센
터 설계

 부력엔진 기반 
요소 기술 개발

 수중 글라 이더 
요구 특성 파악 
및 가변하우징 
소재 개발

 가변형 회수로
봇 설계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및 청음
기 센서부 설계

 알카라인 및 리
튬 차 전지 제
작

 장비 특성에 최
적화된 테스트
베드 구축

 정비운용관제센
터 구축

 초저주파 음원 
및 청음기 성능 
확정

 부력 엔진 플랫
폼 기술 개발

 가변하우징 설
계 및 해석

 회수로봇 시제
품 제작 및 성
능 시험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및 청음
기 센서부 개발

 차 전지 성능 
시험 및 리튬 
차 전지 개발

 배터리 성능 및 
안정도 평가

 해류 센서 최적
화 운용 기술 

 수중글라이더 
기 선단 운용 
기술 

 부력 엔진 시제 
개발

 가변하우징 소
재 시험 평가

 수 중 글 라 이 더 
특성별 전용 그
리퍼 제작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및 청음
기 센서 시험

 리튬 차 전지 
성능 확인 시험

 고정형 및 이동
형 수중글라이
더 통합 지능형 
제어 기술

 용존산소 및 클
로로필 센서 최
적화 운용기술

 부력 엔진 검증
용 플로프 플랫
폼 개발

 가변하우징 설
계 보완 및 제
작

 회수로봇 성능 
시험 및 보완

 초저주파 위치 
인식 시스템 개
발

 차원 해양 시
공간 매핑 기술

 핵심장비 시험 
성능 평가 기술

 부력엔진의 수
중글라이더 탑
재 기술 개발

 가변하우징 시
험 평가

 다중 회수로봇 
운용 설계 및 
성능 시험

 위치인식 시스
템 수중글라이
더 탑재 및 운
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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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차원 지능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기술 
및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 
건수

지능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소프트웨어

동시운용
장비

수 종

차원 해양 자료 
맵핑 결과

시공간
해상도
및

운용시간
일 일

달

일

주일

일

일

일

수심 잠항 가능 고효율
오일기반 부력 엔진 원천 기술 

오일기반 
부력 엔진 성능

잠항
수심 이상 이상 이상

수심 내압 가변형 
하우징 기술

가변형 하우징 

내압 
성능 및 
체적 
가변 
성능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모선으로부터 이상 운용  범위를 
갖는 수중글라이더 원격 투하회수 로봇

원격투하회수
로봇

운용
거리 이상 이상 이상

회수성공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초광역 수중위치인식을 위한 
초저주파 음원 장치 개발

음원장치
출력

전달거리

위치인식정확도 거리오차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수중글라이더용 고효율 
알칼라인 리튬 

차
차 전지  

국산화 개발

차 알칼라인 및
리튬 전지

운용
시간

일
일

일
일

차 리튬 전지
충방전기

운용시간
충방전
회수

일
회

일
회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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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환경의 수중침몰 밀폐구조물의 내부탐사를 위한 수중로봇 및 지원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침몰된 선박 또는 구조물 조사를 위해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및 내부 정보를 선상으로 

전송하기 위한 수중무선통신기술 밀페구조물 주변 수중환경을 차원 가시화 기술 개발, 3

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내부조사용 시
스템 사양 선정 
및 지자기 센서 
성능 확인 연구

 수중 고속 통 신 
중계기 제작 및 
휴대용 부이스
템 상세 설계

 휴대용 부이시
스템 및 내부조
사용 수중로봇 
제작 및 성능 
시험

 내부 조사용 수
중로봇 및 가이
딩 시스템 운용 
시험 및 가
시화 개발

 수중 인공구조
물 내부조사 및 

가시화 실
증 시험

추진
내용

 내부조사용 수
중로봇 이동장
치 및 가이딩 
시스템 개념 도
출 및 사양 선
정

 실내 수중고속
통신 중계기 개
념 설계 및 사
양 선정

 실내 수중구조
물 환경에서의 
지자기센서 성
능 확인 연구

 휴대용 해상 부
이시스템 개념 
설계 및 사양 
선정 

 이동장치 수치 
시뮬레이션 내
부조사용 수중
로봇 및 가이딩 
시스템 상세 설
계

 수중 고속 통 신 
중계기 제작 및 
시운전

 수중광학센서
멀티빔센서 지
자기센서 기반 

기초 연
구

 해상 부이시스
템 및 선상 착
탈 장치 구조 
상세 설계

 내부조사용 수
중로봇 플랫폼 
및 가이딩 시스
템 제작 개별 
성능 시험

 수 중 고 속 통 신 
중계기 성능 검
증

 다 중 수 중 센 서 
기반 실내 고정
밀 항법 알고리
즘 연구

 휴대용 부이시
스템 구조 및 
모니티렁 장치 
제작

 실시간 모니터
링 데이터 처
리 분석 및 가
시화 장치 제작

 내부조사용 수
중로봇 플랫폼 
및 가이딩 시스
템 운용 시험

 실내 고정밀 항
법 알고리즘 성
능 검증 및 최
적 경로 계획
복귀 알고리즘 
연구

 휴대용 부이시
스템 및 실시간 
데이터 처리 분
석 장치 성능 
시험

 수중환경 
가시화 개
발 

 수중 인공구조
물 내부조사 성
능 실증 시험

 수중 실내 항법 
및 경로 계획
복귀 알고리즘 
시험 검증

 수중환경 
가시화 성능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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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침몰 밀폐구조물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내부 
조사 

성공률

밀폐 구조물 
진입지원 
시스템

유속
제작

밀폐구조물 실내부에서의 고정밀 항법 및 
경로 생성 복귀 기술

고속 
수중통신 
중계기

통신속도
제작

고정밀 
실내부 항법 
알고리즘

위치오차

침몰 밀폐구조물 주변 수중환경 가시화 
기술

부이형  
수중환경 
모니터링 
장치

개당 
설치시간

분
제작

분

수중환경 
가시화 지연시간 초 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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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양식장 운용을 위한 기반 무인로봇 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양식장 내부 수질조사 어류 상태분석 및 어류배설물 및 퇴적물을 처리 무인로봇개발, 

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기반 스마
트 양식장 무인
로봇 기본설계

 기반 스마트 
양식장 무인로봇 
상세설계 및 핵
심 알고리즘 모듈 
개발

 기반 스마
트 양식장 무인
로봇 제작

 기반 스마
트 양식장 무인
로봇 성능개선

 기반 스마
트 양식장 무인
로봇 실해역 실
험 및 통합평가

추진
내용

 어류 양식 관련 
환경분석

 양식장 하부 주
변 환경 분석

 플랫폼 요구조
건 분석 및 기
본설계

 개발장비 운용
시나리오 설립

 수치해석 모델
설립

 수치해석 기반 
플랫폼 상세설계

 장비지원시스템 
및 운영실 설계

 핵심장비 설계 
및 핵심알고리즘 
개발

 무인로봇 제작 
및 체계통합

 장비지원시스템 
제작

 무인로봇 운영
실 제작

 핵심장비 제작 
및 체계통합

 핵 심 알 고 리 즘 
적용 및 개선

 무인로봇 핵심
장비 성능 고도
화 및 안정화

 탑재 알고리즘 
고도화

 수조실험을 통
한 성능검증

 실해역 성능검
증

 내구성 검증
 유지보수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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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스마트 양식지원 로봇

양식장 구조물 그물 
청소 무인로봇

장비 개
개

실증시험

구조물 그물 청소 
모듈

시간당 
청소 면적

실증시험

어장 내 어류 개체수 
및 생체 분석 
알고리즘

분석정확도
실증시험

복합수질조사센서
온도 용존산소량
염도 산성도

동시 측정 
갯수 실증시험

이동이 용이한 소형 
운영시스템

분리모듈 
갯수 실증시험

양식장 환경개선 로봇

양식장 환경개선 
무인로봇

장비 개
개

실증시험

수중 오염물 
확산방지 퇴적물 
흡입 정화 시스템

흡입 정화 
용량

실증실험

수중 폐어망 간섭 
극복장치

폐어망 
간섭 극복 

유무
극복가능 극복가능

극복가능
실증실험

수중장애물 회피 
기술

장애물 
회피 

성공률 실증실험

탁도 높은 수중에서 
사용가능한 

주변관찰시스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한 탁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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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해양 무인 이동체 해양환경 관측정보 등의 실시간 전송 제어와 수중 사물들과 육상, 

네트워크를 연동하여 다차원 빅데이터의 실시간 수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수(

중 해상 육상 통신 핵심 기술 및 장비 개발- - ) 

해양로봇 수중 환경센서 등으로부터 획득한 모든 데이터는 수중기지국 해상부이 중심, /

으로 취합되고 해상부이에 있는 해상통신 기능을 이용해 육상으로 제공하여 육상에서 , 

해양로봇 등에 대한 제어 상태감시 등이 가능한 최적의 통신 기술을 확보, 

인터넷을 기반으로 수중의 다양한 사물 데이터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데, , , 

이터의 실시간 분석 예측 판단 기능을 갖는 지능화된 융합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 ·

는 수중사물인터넷 표준규격 개발(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IoUT) 

수중기지국 해상부이 부근 초근거리에서 해양로봇과의 초고속 통신을 지원하는 수중 /

무선광통신 기술을 확보

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해양통신 통합 
네트워크 요구
사항 분석 및 
기본설계

 해양통신 통합 
네트워크 시스
템 모듈별 구현

 해양통신 통합 
네트워크 통합
구현 및 성능분
석

 해양통신 네트
워크 성능개선 
및 성능검증 

 이기종 육상 
와의 초연결

을 통한 해양통
신 지능형 서비
스 구현

추진
내용

 릴레이형 이동형 
수중기지국 모
뎀 상세 설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지능형 수
중통신 모뎀 상
세 설계

 해상 통신 네트
워크 기술 요구
사항 분석 및 
네트워크 구조
설계

 수중사물인터넷
공용플랫

 릴레이형 이동형 
수중기지국 모
뎀 모듈별 구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지능형 수
중통신 모뎀 모
듈별 구현

 해안기지국 및 
이기종 해양통신
통합 게이트웨이
모듈 구현

 해양 무선 백홀 
네트워크 기지국
요소기술 개발

 릴레이형 이동형 
수중기지국 모
뎀 통합 구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지능형 수
중통신 모뎀 통
합 구현

 해안기지국 및 
이기종 해양통신
통합 게이트웨이
시작품 제작

 해양통신 환경을
고려한 고용량 
전송 기술 개발 

 릴레이형 이동형 
수중기지국 모
뎀 성능 시험 
및 보완 구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지능형 수
중통신 모뎀 성
능 시험 및 보
완 구현

 해양 무선 네트
워크 해안 기지
국 개발

 해안 기지국 전
송거리 확장을 

 릴레이형 이동형 
수중기지국 모
뎀 데모시스템 
기반 성능 시험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지능형 수
중통신 모뎀 데
모시스템 기반 
성능 시험

 해안 기지국 전
송거리 확장을 
위한 해상 중계  
기지국 요소기
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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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시스템 개발

릴레이 수중기지국
커버리지 
확대

상세
설계

구현 자체 
검증

데모 
실증

저전력 소형 이동형 
수중기지국

커버리지 
상세
설계

구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수중통신 모뎀

접속 
프로토콜

상세
설계

구현 종 종 데모

해상 광대역 네트워크

전송범위

시작품
실증 
데모

전송속도

최소 
오류율

수중사물인터넷 공용 
플랫폼

플랫폼 
모델

기술분석
보고서

기본 
설계서

상세 
설계서

용 
플랫폼 

용 
시스템 
구축 및 
실증

포럼구성
지능형 서비스 

프로토콜 
프로토콜 
개발종류

종 설계 종 구현
종 데모 
구축

수중사물인터넷 국내외 표준

국내외활
동건수

건 건 건 건 건

표준제정
개정등

건 건 건 건 건

초근거리 수중무선광통신 
시스템 개발

초근거리 수중무선광통신 
방식 구조

방식 및 
구조

중 
방식 구
조 연구

수중무선
광통신 
모뎀

전송속도
설계 제작

전송거리
설계 제작

환경시험
종 구축

항목 년 년 년 년 년

폼 상세설계
 지능형 네

트워크 상세설
계 및 성능분석

 수중광무선통신 
상위설계

 수중사물인터넷
공용플랫

폼 구현
 지능형 네

트워크 프로토
콜 구현

 수중광무선통신 
시제품 기능
구조 상세설계 
구현

 수중사물인터넷
공용플랫

폼 성능개선 연
구

 와 연
동 프로토콜 구
현

 수중광무선통신 
시제품 성능시
험 및 보완구현

위한 해상 중계 
기지국 시작품

 공용 플랫
폼과 프로토콜 

이용한 데
모 시스템 구축 
및 성능시험

 수중광무선통신 
데모시스템 구
축 및 성능시험

 해상 해안기지국 
통합 실해역 시
험검증

 공용 플랫
폼과 프로토콜 

이용한 데
모 시스템 구축 
및 성능시험

 수중광무선통신 
데모시스템 구
축 및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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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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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체계6.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 주체간 역할

사업 추진체계

수행 주체간 역할분담

해양수산부( ) 기본계획의 수립 중장기 목표설정 예산계획 수립 정책과의 연계 및 정책적 , , , 

수요 정보 제공

기술개발사업 관련 정책연계

사업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

해양장비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 수단 도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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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관리기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계획 수립 기술개발과( ( )) , 

제 발굴 평가 및 관리 추적평가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 사업화 지원 등, , 

 도출위원회(RFP ) 연도별 신규 기획사업 작성 RFP

 추적평가위원회( ) 개발 결과활용 실태 추적조사 및 평가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 기술개발의 수요를 제기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용성 제고 

를 위한 협의 실시

 과제평가단( ) 과제선정평가 관련 전문심의 ‧

 제재조치 평가단( ) 이의신청기술료 분쟁심의 및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가칭 해양로봇 융합기술운영위원회(( ) /ICT )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로봇

융합 기술 관련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ICT

 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장( ) 

 위원 산하기관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 ‧ ‧

기능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 기술개발 결과물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

한 사업추진방향 검토 및 제시

기술개발 결과물의 현장적용에 필요한 연계방안 제시

세부기술별 유사중복과제 검토 조정·

기술개발성과 활용성 제고 관련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내용 및 방향에 대한 조정 의견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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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성과 관리방안

사업관리방안

연구개발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비용의 증가와 함께 첨단기술일수록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커지고 있R&D 

어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와 전문관리기관

을 통해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구분 항목

환경 및 수요

 해양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 중에서 그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이슈는 없는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정책 변화는 없는가

 해양의 국내 외 수요 상황에 큰 변화는 없는가

연구개발 동향
 해양로봇 및 해양통신분야에서 최근 발표된 중요한 연구개발 성과는 무엇인가

 주요 선진국 연구기관에서의 최근 중요한 연구방향의 변화는 없는가

사업 목표

 당초 계획된 사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최근 환경변화 및 연구개발 동향 변화에 따라 사업 목표의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사업 수행

 당초 계획된 사업 진도가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수행되는 연구방법이 적절한가

 사업 목표와 진도에 따라 연구자원이 적절하게 배분 혹은 집행되고 있는가

사업 성과
 당초 계획된 연구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가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추진 계획

 향후 사업 추진일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추진일정의 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과제는 없는가

 향후 추진 계획에서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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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관리방안

중장기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신규사업 공고
 해양수산부 

세부추진계획 확정 공고·

연구개발과제 신청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평가 선정
 전문기관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신규과제 선정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 협동연구기관·

주관 협동연구기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진도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실시

중간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차실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 여부 결정

최종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최종보고서 등 최종 실적에 대한 평가

성과활용
추적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관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납부 등
전문기관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추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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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체계

성과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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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및 확보방안7.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총 억원 국고 억원 민간 억원1,821 ( 1,625 , 196 )

단위 백만원

핵심과제 재원 년 년 년 년 년 합계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국비

민간

합계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국비

민간

합계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국비

민간

합계

극한환경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국비

민간

합계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

국비

민간

합계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국비

민간

합계

합계

국비

민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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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방안

국고 규모

본 사업의 국고 소요액은 억원이며 전액 해양수산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임1,608 , R&D

해양수산부 과거 예상 증가율R&D

단위 억원

연도 연평균 증가율

예산

해양수산부 향후 예산 전망R&D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증가율

총 예산

신규
가용
재원

총 예산의 
전년도 
증가분

해양장비개
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분

합계
본 사업
차약

민간부담금 개상 기준

해양수산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해양수산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민간재원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음

본 사업에서 민간부담금은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사업비의 로 일률 적용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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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분석 및 기대효과8.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분석 방법

본 사업에서 산출한 각 과제별 비용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부와 민간투자분R&D , 

을 합산하여 산정함 연도별 비용을 산출하여 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 함( 2018 )

편익항목

부가가치창출 국내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및 해양관련 연구개발업 규모를 편익항목으( ) 

로 설정

편익측정 산식

부가가치 창출 편익 시장수요접근법( ) 

미래 시장규모 사업기여율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 R&D × × 

편익 산출을 위한 변수 설정

기여율 해양로봇 관련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비율로 본 사(R&D ) 

업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인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는 를 3 (2013.07) 35.4%

기여율로 채택R&D 

사업기여율 사업의 성과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해양로봇 개발 ( ) R&D , 

및 해양관측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중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해양과학조, 

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의 기여도를 차감한 본 사업의 기여도 를 적용함(41.81%)

사업화 성공률 본( ) 사업 사업화성공률은 년도 지식경제성과 활용현황조사 2012 KEIT 

에서 기계 소재 전기전자 분야· (42.9%), (38.8%) 사업화 성공률의 평균값인 적용 40.85%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용 로봇의 부가가치율을 적용)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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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결과

본 사업의 년 현재가치 총비용은 억원 총편익 억원임2018 1,635 , 1,939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억원( ) 1.1853, ( ) 303

총비용
억원

총편익
억원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주 년 기준 현재가치

경제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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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적 기대효과

무인 해양관측망 운용을 위한 장비 및 운용 핵심기술 확보

기술이 융합된 첨단 해양장비 개발ICT

해양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년 이상 자체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자율무인잠수정1 , 

수중글라이더 등의 장시간 운용 지원이 가능한 부이시스템 구축

기존 의 운용거리를 확장한 이상 운항이 가능한 자율수중로봇 및 다중AUV 100km (3

대 이상 운용 기술 확보)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선단운용 기술 및 수중글라이더의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 확보

ㆍ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수중글라이더 개발 가능

침몰된 선박 또는 구조물 조사를 위해 내부조사용 및 밀페구조물 주변 수중환경ROV 

을 차원 가시화 기술개발3

양식장 내부 수질조사 어류 상태분석 및 어류배설물 및 퇴적물을 처리 무인로봇개발, 

해양관측정보 신뢰성 제고 지원

해양관측정보 생성을 위한 해양장비의 개별적인 운용이 아닌 종이상 또는 대형 선단 3

규모의 장비운용을 통해 정확한 해양상태 진단을 위한 정보 생성

생성된 해양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중해상육상 통합 통신기술 및 IoUT ‧ ‧

서비스 기반 구축 기술 확보

국내 해양장비 관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실해역 운용기술 확보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내 해양장비 관, 

련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추진

확보된 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해 관련 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개발된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 기술의 현장적용100% 

개발된 융합 해양로봇이 실제 해역에서 성능을 발휘하는지 검증하는 성능평ICT 100% 

가 시스템 구축

정책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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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련 정책 목표 달성 유지 기대

개발된 기반의 해양로봇 및 활용기술을 활용하여 해양관측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질 ICT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관측정보 신뢰성의 제고는 효과적인 해양 관련 정책결정 가능하, 

게 하며 상위계획에서 언급된 정책적 목표의 유지 달성이 가능 기대,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의 목표인 R&D (‘14~’20) 해양 관측예보시스템 정확도 달80% 

성 유지 가능·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의 년까지 국산화율 목표치를 이어받아 R&D (‘14~’20) 2020 64% 

본 사업 동안 국산화율 달성 기대80% 

 의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율 달성유지 기대MTRM2020 4% ‧

해양환경변화 예측력 강화 및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통한 대국민 안전성 제고

해양 사고 신속 대응을 통한 인명 피해 및 손실의 최소화 및 블랙박스 등 해양사고 , 

자립적 증거확보를 법정 분쟁 보험료 원인규명 대응/ /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등의 해양 사고시 신속하게 투입하여 넓은 지역 수색가능, 

실시간 해양 정보 서비스 구축을 통해 해양 환경 정보에 대한 대어민 정책 수립 가능

하고 어족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미래 수산식량 정책 수립 가능하며 쓰나미, , , 

지진 발생 초기 징후 등 자연 재해 예측 가능

해양 공간을 무인로봇을 통해 실시간 감시 관측하고 해당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

로써 국가 해양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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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액 억원: 1,880

부가가치유발액 억원: 1,250

고용유발규모 명: 1,727

단위 억원 명

핵심과제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취업유발 
인원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극한환경 수중침몰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합계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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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업 추진 배경 및 기획 경과

제 절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업추진 배경

차 산업혁명 사회 도래에 따른 무인이동체 활용 영역 확대 및 관련 융합기술 4

수요증가

차 산업혁명 사회에 돌입함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을 바탕으4 , IoT, 

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경제 사회구조가 재편되고 있음·

 차 산업혁명 시대 단기적 소모적 연구에서 벗어나 시장 산업 구조의 혁신을 창출4 , · ·

하는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산업현장의 자동화 스마트화를 통한 · , 

효율성 향상이 이슈로 제기됨

ㆍ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

단위 

출처 

그림 해외 주요국 기초과학 연구 투자 현황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자원고갈 기후변화 도시화 글로벌화로 인해 생활편의성 및 , , ,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대응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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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성장에 따른 기술 선진국의 시장선점 활동 증가

현재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규모는 년 현재 억 달러이며 시장수요 증가로 인2017 424 , 

해 년 억 달러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2030 2,742

그리고 세계 무인수중로봇 시장규모는 년 억 천만 달러규모에서 연평균 2014 20 6

상승하여 년 억 천만 달러 규모가 예상됨20.6% 2019 52 8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전망 무인수중로롯 시장 전망
출처 

그림 글로벌 무인이동체 및 무인수중로봇 시장전망

해외 기술선도국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보유된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

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여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에 노력 중임

군수 무인로봇 관련 제조사 글로벌 기업 전기전자가전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술, IT , ‧ ‧

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심화되고 있음

ㆍ 기존의 군수기업인 등 은 기술력 기반으로 민간시장으로 진출Lockheed Martin, Quinetiq 

ㆍ 드로이드 등 신개념 기술 기반으로 진출Google, Facebook, DJI, Starship Technologies( ) 

선도기업들은 완제품 시장 보다는 핵심부품 제품 서비스 결합 등 고부가가치 시장 , -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노력 강화

ㆍ 등의 기업은 핵심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3DR, Venom Battery, Prolexia , 

는 자사 보유 핵심기술 활용 또는 타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융합 Delair-Tech, DJ ·

제품서비스 개발 ․

ㆍ 는 산업 맞춤형 무인이동체 데이터 분석 기반 운영관리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활동영역DJI ․ ․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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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국은 로봇 무인이동체 인간 간 미래 협력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 EU - -

차세대 로봇 및 무인이동체 플랫폼 중심 기술개발정책1)을 발표하여 산 학 연 통합적 · ·

추진체계를 통해 기초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에 이르는 안정적 기술개발 추진 중·

 미국 를 중심으로 차세대 플랫폼이 융복합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 ) DoD, NASA

국가 를 추진R&D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내 무인이동체 개발 및 운영 환경조성 가이드라인을 (EU) SPARK 

제시하고 회원국의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을 지원 

ㆍ 핵심부품 전문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간 융 복합 활성화로 자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

진입 촉진 및 시장 선도 계기 마련 

또한 무인이동체와 지능형정보기술의 융합에 따라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신개념 시험‧

평가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ㆍ 미국 등은 등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이 무인이동체 기술에 결합되면서 발생, EU AI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운용 안정성 시험 평가 기반 구축 등 , ·

자구책 강구

국내 관련 산업의 영세성과 기술기반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 트랜드 대응 미흡

년 기준 국내 로봇 및 무인이동체 시장규모2016 2)는 글로벌 전체 시장규모의 약 2.7% 

수준이며 핵심기술 부족으로 산업의 혁신성장기반이 취약함, 

무인이동체 시장규모는 억 달러로 글로벌 시장 억 달러 의 수준8.79 (325.5 ) 2.7% 

국내 해양로봇 및 장비 관련 산업은 기타 해양기기장비제조업아며 년 기준 기타 , 2015‧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의 기업체 수는 개로 업체당 연간 억원 수준58 7.5‧ 3)

ㆍ 시장성장을 위해서는 로봇 및 장비의 안전성 및 효용성이 검증 되어야 하나 기업의 기술력 , 

부족 시험 평가 기반 부족으로 를 쌓기 어려워 내수시장 활성화가 어려움, · Track-Record

국내 관련 기업들은 완제품 조립 및 일부 부품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기

술 부재로 핵심부품의 경우 선진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음

1)( , ’13)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EU, ’16) Robotics 2020 Mult- Annual Roadmap, ( , ’14) RAS(Robotics 美 英

프로젝트and Autonomous Systems) 2020 

2)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 2016)

3) 해양수산부 해양산업통계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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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과 국내 기업 간 기술종속 부가가치 양극화가 우려됨, 

ㆍ 국내 관련 산업의 영세성으로 핵심부품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매우 저조하며 기R&D , 

술개발 역량도 낮은 수준이며 산 학 연 혁신네트워크가 부재하고 글로벌 공동연구도 , · · ,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 주도 혁신성장이 어려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심화

온실가스에 대한 자정능력 상실로 기온상승과 홍수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현상이 , , 

발생되고 있어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적응을 중요한 환경문제 인식하고 있음

 보고서IPCC AR5 4)에서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할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가 오르고 해수면은 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6.4 , 59cm℃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면 상승률 산성화 정도는 전 지구적 평균값에 비해 배 이상 , 2

높고 주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등 변화 징후 가시화되고 있음, 

ㆍ 국내 해수면 상승률 은 가 발표한 전 세계 평균값 보다 높음(2.48 mm/yr) IPCC (2.0 mm/yr)

해수면 상승 시 서울면적의 배에 달하는 면적이 침수될 것으로 추정1m , 1.6

해수면 상승 침수가능 인구 명 침수가능 면적 비  고
서울면적의 배
서울면적의 배

출처 해양수산부 제 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표 국내 해수면 상승 시 침수 가능면적과 영향인구

해양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은 국민안전의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고 사후 대

응과정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됨

 년 월 중순 하순 폭염에 기인한 이상 고수온현상으로 양식생물 대량 폐사 발생2016 8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년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 발굴 사업 조류 분야 에서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온2011 · ( )｢ ｣

대성 아한대성 조류가 줄고 아열대성 열대성 조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 차 평가 종합보고서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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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의 아열대화로 독성 플랑크톤이 증가하고 플랑크톤을 섭취한 해양생물의 독
소축적은 심한 경우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년 기후변화 적응형 해양경제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적응 및 2016

피해저감 정책을 수립함

제 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기후변화 3 , 

예방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대응역량 강화 강조됨

해양사고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증가

년부터 년까지 발생된 해양조난사고에서 선박피해는 척 인명피해는 2006 2015 2,740 , 

명이었으며 선박피해는 연평균 약 인명피해는 연평균 약 가 증가하고 18,835 , 14%, 16%

있고 년부터 년까지 해양오염사고는 매년 약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11 2015 251

해양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필요

최근 년간 해양조난사고 피해현황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출처 국민안전처 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나라지표

그림 최근 해양조난 및 해양오염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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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필요성

국내 해양로봇 및 해양이동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추진 필요R&D 

기존의 해양로봇 관련 기술이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는 로봇 및 장비의 안

전성 및 효용성이 검증 관련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한 , R&D 

방식의 문제라고 판단됨

관련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로봇 및 장비 현장수요에 부합되도록 의 목적

성을 명확한 개발이 필요하며 핵심부품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하나 이러한 중장기적 , 

접근이 부족함

해양수산부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해양공간을 효과적으로 (AI), (IoT) 

개발하고 해양장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실용화 , R&D 

프로젝트인 MOVE5) 프로젝트를 발표함 4.0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기술진화 관점에서의 수중로봇 개발에서 목적지향적인 기술개

발을 통한 기술의 산업화 및 신규시장발굴을 목표로 발표된 프로젝트에 MOVE 4.0 

부합하는 해양로봇 및 장비의 중장기 계획 필요R&D 

그림 프로젝트 개념

5) Maritime Operative Vehicle Equipment / International, Innovation, Intellig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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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비개발을 전담하던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이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대‘ ’

상사업으로 지정 년 종료예정에 있어 해양로봇 및 수중통신 등 해양장비 관련 후2019

속사업의 기획추진 필요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을 통해 해양장비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발전이 ‘ ’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최고 기술국과의 기술격차 존재

해양환경 해양관측 및 예보 관련 기술의 격차는 국내 해양과학기술 평균기술격차 큰 , 

격차를 보임 국내 해양과학기술과 최고기술국의 평균기술격차는 년( 5.6 )

해양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신뢰성 높은 실시간 해양관측정보 생성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피해예측 및 대응 시나라오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

하고 실시간성의 해양관측자료 생성이 필수요소이나 현재 생성되고 있는 해양관측자료

로는 예산 인력의 한계로 부족한 상황

현재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 , , , 

원 등의 기관에서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변화 해양관측 기상예보 어업수산업 등 , , , , ‧

해양 관련 정보 생성 중

조사주기가 길거나 지정된 정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양에서 진행되는 기후변

화에 대응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움

ㆍ 기관 고유임무에 따라 조사된 정보를 기후변화 예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항목의 다

양화가 필요함

ㆍ 기관별로 각자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가 힘들고 

실시간 정보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이 다수 존재

해양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사고 신속대응 필요

해양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접근성 비가시성 등 신속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인해 대

형 인명 환경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해양경찰청에 최근 년간 접수된 사고 총 건 중 시간 이내 대응한 3 (’14~’16) 4,431 1

사고는 건 평균 대응률 로 조사됨3,762 , 85% 6)

6) 해양경찰청 최근 년간 골든타임 대응현황 자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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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해역을 감시하고 인간의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해양장비의 개발필요

최근 남서해안에서 발생된 어선 전복사고에서 사고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식별‧

장비 문제로 사고이후 위치파악 사고대응에 문제 발생(AIS)

그리고 강한조류와 높은파도로 인해 생존자 구조 및 사체수습에 어려움 발생

사고개요 사고원인 피해규모 비고

월 일 완도해상 
근롱호 전복사고

 조업도중 기상악화 풍랑 발생
선박위치 식별장비 고장

 명 중 명 사
명 명 실종

 사고 시간 뒤 신고 신
고 시간 분 뒤 수색실시
선박 내 와류로 인한 선내
진입 지연

월 일 욕지도 인근 
제 제일호 전복사고

 풍랑주의보 상황에서 무리한 조업
실시

 명 중 명 사
명 명 구조
명 실종

 위치발신장비 와 
자동식별장치 를 끄고 
있어 사고위치 파악 지연

표 최근 어선사고 원인



- 9 -

참고 해양로봇과 육상로봇의 차이

해양장비의 개념 광의 해양로봇을 포함하는 장비 및 협의 해양로봇 이외의 : ( ) (

장비 의 개념 )

장비 는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인간 노동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환경에 적극 개입‘ ’ ·

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 혹은 도구 일반에 대한 통칭임‘ ’ 

해양장비 는 이와 같은 장비 의 개념을 해양 해수면 및 수중 에 적용한 것으로서‘ ’ ( ) , 

육상장비에 대한 기대에서 나아가 작업환경의 극단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극히 제, 

한적인 해양공간정보의 획득 수중에서의 장시간 작업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환경에, , 

서의 정보수집 등에 적용하는 장비 일반을 의미 

다만 최근에 인간에 의한 운전을 포함하여 통제에 따른 효율적 운영 기능이 , ‘ ’ 

보강된 형태의 장비를 로봇 으로 지칭함으로써 종래의 장비 와 구분하려는 ‘ ’ ‘ ’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식하여 반복된 작업에 활용하거나 최근의 , IoT 

기술과 융합된 장비를 로봇 으로 이해하고 있음 ‘ ’

특히 해양장비의 운영환경과 육상장비의 운영환경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공기

와 바닷물의 밀도차이이며 그 밀도 차이만큼 해양장비는 극한의 환경에서 조업해야 , 

하는 속성이 있음 

공기의 밀도 약 배 바닷물의 밀도(1.28kg/m3) < ( 800 ) < (1,025 kg/m3) 

육상로봇 과 해양로봇 의 차이점 

본질적으로 로봇 으로서의 차이보다는 각각의 운영환경에서 차이가 비롯됨  ‘ ’ , 

대개 산업용 로봇 등 육상로봇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 ’ ·

특성이 있는 반면 해양로봇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을 하는 특성이 있음 , ‘ ’



- 10 -

제 절 사업 추진근거 및 기획경과

사업 추진근거

가 법적 추진 근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국가는 해양환경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5 ( ) ·

무가 있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 보전과 ·

개발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 , 

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제 조 해양의 관리 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12 ( ) 

위하여 노력하며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 · · , 

역량을 확보해야함 

제 조 해양안전관리 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15 ( ) ·

등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전관

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함

제 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17 ( )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3 ( ) 

관리 보전과 개발 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 · ,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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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연도별 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8 ( ) 

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해양과학조사법

제 조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20 ( ) : 

도록 보장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해야 함

해양경비법

제 조 국가의 책무3 ( ) :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

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양경비법에 , , 
따라 해양 보전 및 개발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해양생태계 , 
훼손 및 개선 해양수산 및 해양시설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조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17 ( ) : 

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제 조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 대23 ( ) : ·

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 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을 실시해야 함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3 ( )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

제 조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9 ( ) :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 확산을 ·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



- 12 -

나 연관 국정과제 상의 추진 근거. 

현 정부는 대 국정목표 대 국정전략 대 국정과제로 구성5 , 20 , 100

본 사업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 ’, ‘ ’, ‘

지역 국정전략 중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차 산업혁명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 ‘ 4 ’, ‘

안심사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과 관련’, ‘ ’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차 산업혁명 중 소프트웨어 강국 르네상스로 차 4 ‘ , ICT 4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등 개 ’, ‘ ’ 2ㆍ

국정과제가 본 사업과 관련됨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중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개 국정과제가 본 사업과 관련됨‘ ’ 2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중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국정과제가 본 사업과 관련됨‘ , ’

다 주요 국가계획 상의 추진 근거.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4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주체 분야 간 협력 융합 활성화 차 산업혁명 4 ‘ · ’, ‘4

대응 기반 강화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됨’, ‘ ’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주체 분야 간 협력 융합 활성화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
 인공지능 기반기술 확보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구축
 데이터 공유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및 신기후체제 대응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변화 예측 및 국가적 대응역량 제고

표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본 사업의 추진근거



- 13 -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 분야의 서비스로봇기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분야의 ‘ ’ ‘ ’, ‘ ’

환경통합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기술 걱정없는 안전사회 ‘ ’, ‘ ’, ‘

구축 분야의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 기술 이 본 사업과 관련됨’ ‘ · · ’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이상기후 예측 대응기술 융합 데이터 공유플랫폼 및 수, ICT⟹ ‧ ‧
중 환경센싱 작업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분야 중점기술 핵심 요소기술 주요전략

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

서비스 
로봇기술

핵심기술 원격제어기술 외 개
요소기술 내압수밀기술 외 개

 초기시장창출을 위한 분야별 로봇시범적용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개정 연장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환경통합모
니터링 및 
관리기술

핵심기술 스마트 광역 환경센서 네
트워크 기술 외 개
요소기술 고신뢰 적응형 광역 환경 
센서네트워크 기술 외 개

 수요 맞춤형 환경센서 개발 
 환경통합모니터링데이터분석 전문인력양성
 국민이 쉽게 이해 가능한 환경 지수 개발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기술

핵심기술 기후변화 감시 및 정보 
통합관리 기술 외 개
요소기술 기후변화 차원 초정밀 
모니터링기술 외 개

 민간분야기후정보서비스및컨설팅등산업육
성 전국단위 기후변화 자료확보를 위한 
집중 관측 체계 구축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기준 및 인증
제도 강화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

기술

핵심기술 복합 자연재해 현상관측
분석 및 공유 외 개
요소기술 자연재해 관측망 고도화 
기술 외 개

 수요자 대상 공공서비스 피드백 강화
 부처 재해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자연재해 관련 기술보급과인증체계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표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중 본 사업의 추진근거

제 차 지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획2

제 차 지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획의 대 추진과제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로봇 종2 4 ‘ R&D 

합역량 제고 의 세부과제인 다양한 사회적 니즈반영 이 본 사업의 기술개발 방향과 관’ ‘ ’

련됨

로봇 수요기획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사업기획 과제선정수행 평가 등 전R&D R&D → →‧

과정을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공급자 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사업추진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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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발전 개년 계획5

무인이동체 발전 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무인 수중이동체 및 무인선 기술개발 이 5 ‘ ’

본 사업과 관련됨

무인 수중이동체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반기술개발 및 실 해역에서 개발 기술 제품의 /‧

성능검증

무인 수중이동체 핵심기술 및 기반기술개발을 위한 담당부처의 역할 수행 필요⟹

추진과제 세부과제 세부내용

무인 해양
수중이동체 및 
무인선 기술개발

무인 수중이동체 기반기술 개발
 수심 내외의 해양 구조물 건설을 위한 수
중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성능시험평가 테스트 베드 구축
 수상 및 수중무인체 시제품의 성능 시험평가를 
위해 내수면 공유수면 등의 전용수역 조성 개발
시험 장비 및 시설 제공

출처 관계부처 합동 무인이동체 발전 개년 계획

표 무인이동체 발전 개년 계획 중 본 사업의 추진근거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

제 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대 추진전략 중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2 5 ‘

술 개발 이 본 사업과 관련됨’

추진전략 중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의 중점과제 중 해양산‘ ’ ‘

업의 핵심기술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보전탐사 핵심기술 개발 해양과학’, ‘ ’, ‘‧

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본 사업 관련됨’ 

⟹ 해양산업 해양보전 탐사 핵심기술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장비 개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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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내용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개발

 해저탐사 및 작업장비 개발
 해저관측기지 및 수중통신 탐지 장비 개발
 해양사고 대응기술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보전 탐사 
핵심기술 개발

 적조 등 연안 환경재해 예보 및 오염물질 관리기술개발
 지구온난화 심화 등에 수반되는 해양환경 생태계변화를 예측
하고 저감하기 위한 해양부문 실천방안 개발

 해양산성화 자연재해를 예측 예방하기 위한 해양부문 대응
방안 수립 및 관련 기술 개발

 해양환경을 정밀 탐사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기후변화 정밀예측을 위한 대양관측 수행과 효율적 해양관측 
핵심기술 개발

 해양자료의 생산 가공 관리를 통한 해양변화의 효과적 예측
예보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해양조사선 건조 및 잠수정 해양관측위성 탐사기기 등 핵심 
해양장비 개발

 남 북극 등 극한지에서의 해양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해양조사
관측 실시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표 제 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중 본 사업의 추진근거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4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대 실천목표 중 해양기인 오염대응 능력 확충 의 중점추진4 5 ‘ ’

전략인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의 중점추‘ ’, ‘ ’

진전략인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됨‘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관측 예측 기술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대 실천목표 중점추진전략 세부내용

해양기인 
오염대응 
능력확충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상시 적조예찰을 통한 적조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적조 발생 메커니
즘 이동 확산경로 연구를 통한 정확한 예보

 대중매체 인터넷 위성 를 이용한 신속 적조상황 통보 등의 
통합 적조 정보시스템 구축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터 기반 구축 및 국가해양
관측망 확대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출처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표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중 본 사업의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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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처 계획 상의 추진 근거. 

해양과학기술로드맵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의 대 목표 내 본 사업과 관련된 중점기술 내용 포함2020 4

첨단해양장비개발 연안재해 관측예보 해양영토관리 안전해양이용 등 본 사업과 관, , , 

련 중점기술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 포함

첨단 해양장비 해양예보 및 관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R&D ⟹

대 목표 중점기술 추진전략 세부내용

신해양산업기술 
발굴 육성을 통한 
해양산업진흥 

 해양장비 첨단 해양장비 개발
과 전략제품화를 통한 해양과학
기술 향상 및 세계 해양장비 시
장 선도 

 해양핵심장비 국산화 기술 해양구조물 
시공 유지보수 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무
인선박 기술 해저극한지 수중탐사 잠수
정 기술 수중무선통신 고도화 산업화 기
술에 중점투자 

전지구적 기후변화 
이해 및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연안재해 관측 예보 정확도 
이상인 해양예보시스템 구

축을 통한 재해예방과 지진해일 
등 돌발재해에 대한 대응 

 연안재해관리기술 운용해양 해양예보 시
스템 구축 기술 침식해안관리기술에 중
점투자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강화 및 
해양자원 경제영토 

확보 

 해양영토 관리 국가 관할해역
에 대한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
해 해양영토 주권 확립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관할해역 해양과학
조사 해양종합관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위성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구
축 중점투자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해양이용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안전한 해양 이용 해양사고 예
방을 통한 국민 해양이용 안전성 
확보 

 지능형 해양구난 시스템 기술 북극해 안
전운항 기술 기술 위성항
법보정시스템 기술 첨단 항로표
지 기술개발 중점투자

출처 국토해양부 해양과학기술로드맵

표 해양과학기술로드맵 중 본 사업의 추진근거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R&D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의 대 전략 중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R&D 3 R&D ‘

대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됨’, ‘ ’, ‘ ’  

 대 실행전략 중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12 ‘ ’, ‘

성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  ‘ ’, ‘

안전확보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실행전략 포함’ 

해양과학조사 예보 첨단해양장비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 , ⟹ ‧
사업 필요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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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략 대 실행전략 세부내용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

 해양 예보시스템 개선 및 해양영토 광역 감시망 구축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한 해양과학조사 역

량 강화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성

 수중 심해저의 관측 및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스템 개발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연안습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 복원 선진화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장기변동 모니

터링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확보

 기반 해양안전 기술 선점 및 첨단 레이더 항로표
지 개발 등 통신 네트워크 구축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표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 중 본 사업의 추진근거 

참고 년도 해양수산 기획연구 투자방향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에 따라 를 수행하였으나 계속사업 위주 사‘ R&D (’14.4.)‘ R&D , 

업 추진으로 신규 투자방향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년 월 년도 2017 12 ’2018

해양수산 기획연구 투자방향 발표R&D ‘ 

기존 사업의 일몰시기 및 글로벌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년에 기획연구가 필요’18

한 분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투자방향 수립

 대 해양수산 정책 추진방향 중 해양영토 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3 R&D , 

해양수산산업의 혁신 성장동력 창출 등 개 추진과제가 본 사업과 관련됨2

추진과제 추진방안 세부내용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해양과학조사를 
효율화 고도화

 관측방법 무인자동화 등 고도화를 통해 효율적 해
역관리 기반 구축

해양수산산업의 혁신 
성장동력 창출

산업고도화  기술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

신산업 육성
 글로벌 시장 타겟팅을 위한 해양산업 기술 국제표
준화를 추진하고 신규 사업분야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대 해양수산 정책 추진방향 중 본 사업 관련 내용

 년 기획연구 중점투자방향 중 해양경비력 및 해양과학조사 역량강화 가 본 2018 ‘ ’

사업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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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추진경과

추진경과 및 수행내용

구분 일정 내용

착수보고  기획연구과정 보고 및 사업추진방향 논의

제 차 기술수요조사  산 학 연 전문가장비개발자 중심대상 기술수요조사

기획연구
워크숍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유
 기존 사업 보고
 일반 환경분석 보고

전문가 인터뷰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통한 사업추진방향 검토

관리기관 업무회의  사업추진방향 재검토

제 차 
총괄기획위원회의

 총괄기획위원회의 운영방안 및 사업추진방향 제시

제 차 
총괄기획위원회의

 사업추진방향 확정 및 분과별 운영계획 수립

분과위원회의
 분과별 기술 검토 및 중복성 검토
 장비개발자 입장의 기술 수요 도출

제 차 
총괄기획위원회의

 기술수요자 입장의 기술 수요조사 실시
 분과위원회의 운영계획 변경 논의

중간보고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제 차 기술수요조사  산 학 연 전문가 수요자 중심 대상 기술수요조사

제 차 
총괄기획위원회의

 수요자 세미나
 비전 목표 및 핵심기술 도출

제 차 
총괄기획위원회의

 사업 개념도 검토
 핵심기술 내용 조정

타부서 업무협의  해양영토과 사업과의 중복성 논의

핵심기술 선정관련 
주무부처 협의

 핵심기술 상세 기술내용 및 사업구조 안 논의

제 차 
총괄기획위원회의

 사업체계 및 중과제 기술개발 내용 확정
 중과제별 상세기술내용 작성담당 전문가 선정 

신규 사업 공청회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
국민 소개 및 의견수렴

표 사업기획 추진 경과 및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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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사업기획 수행 및 절차

사업기획 수행체계

가 기술기획 체계.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관리하에 외부 기술기획 컨설팅 기관이 기

획연구 추진

그림 사업기획 수립체계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기획 총괄 및 정책내용지원

기획연구기관별 역할

주관연구기관 기술과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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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방향 설정

기획위원회 구성 및 추진사업에 대한 협의

협동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기획 방향에 따른 요소 도출R&D 

 범위 설정R&D 

기획위원회 총 명( 34 )

기획위원회는 개의 기술분과로 구성3

총괄 기획위원장과 해양로봇 명 수중통신 명 융합관측 명분야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13 ), (8 ), (13 )

사업목표 추진전략 사업운영방안 등 상세기획 추진, , 

기술 및 사업기획내용 검토 및 자문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성명 산 학 연 구분 성명 산 학 연 구분 성명 산 학 연 구분

최현택 연 김시문 학 유주형 연

박진영 연 송유재 연 심형원 연

권오순 연 권동승 연 박종원 연

민정탁 연 김창화 학 이재성 연

하경남 연 임태호 학 김종철 연

이계홍 연 최지웅 학 김성필 연

김현식 학 박승수 산 김진환 학

유선철 학 김광준 연 우종식 학

박종진 학 남성현 학

변승우 산 임세한 학

윤선일 산 문용선 산

임흥현 산 홍성두 산

장성태 산

표 기획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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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절차

가 사업기획 절차. 

사업기획의 절차는 총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6

그림 사업기획 수립 절차

나 내역사업 및 추진과제 도출 방법. 

내역사업 도출 방식

사업기획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2-1]’

에 근거하였으며 하향식과 상향식 기술기획방식을 병행하여 내역사업 발굴, 

하향식 기획 국가 차원의 해양로봇 융합 분야 핵심과제 및 아이템 발굴: ICT ‧

상향식 기획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및 미래에 요구되는 기술 수: ‧ ‧ ‧

요 발굴

그림 내역사업 및 추진과제 도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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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 외 환경분석

제 절 국내 외 해양로봇 관련 정책현황

국내 외 해양관리 대응 현황

가 국내 해양관리 범위. 

국내에서의 해양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인 내수 영해, , 접속수역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경제수역 대륙붕으로 구분,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계획체제 정립 방안 연구

그림 우리나라 해양 범위

국내 해양의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는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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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해양관리 체계. 

공간관리

해양환경 보전 해양공간 및 자원 이용 등의 목적에 따라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 , 

해운법 수산업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 중, 

분야 관련법률 지역 지구 구역

통합
연안관리법률 연안용도해역 이용 특수 보전 관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유형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생태 환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법 공원구역

해양환경관리법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특정도서

군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광

관광진흥법 관광지 관광단지

낚시어선업법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지구 이용구역

자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해저광구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구역

항만
항로

항만법 항만구역 지정 무역항 연안항

해사안전법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구역

개항질서법 항로 정박지

해운법 보조항로

수산 어항

수산업법 어업구역 면허 허가 신고 마을

어촌어항법 어항구역 국가 지방 어촌정주

수산업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어로한계선 조업해역

어업자원보호법 어업자원 보호 관할 수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특정금지구역 어업활동 금지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계획체제 정립 방안 연구

표 해양 공간관리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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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관리

해양의 이용 개발 행위는 관련 인 허가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함

주요 행위관리수단으로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제도와 해역이용협의제도 등이 있음･

공유수면 점용 사용 제도( ) 특 정인에게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그리, , 

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함･ ･ ･ ‧

해양환경영향평가( )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로 구분 

출처 해양수산부 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그림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구분됨

ㆍ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일반해역이

용협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은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 

ㆍ 해역이용영향평가 는 해역이용협의 시 특정 대상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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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해양공간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주요 계획으로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 

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등이 있음, 

해양환경 생태계 부문과 관련된 계획에는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 ･

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등이 있음, 

ㆍ 이들 계획들은 계획간 연계사항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해양환경‘ ’, 

해양생태계 습지 등 부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 ’ 

 수산자원 과 어장 과 관련된 계획은 해양환경 과 해양생태계 등과 상호‘ ’ ‘ ’ ‘ ’ ‘ ’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 생태계 관련 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낮은 편임･

자원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계획은 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의해 수립, ･

되는 골재수급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 , , 

본계획 등이 있음

ㆍ 해양자원 에너지개발에 따른 사회 환경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계획을 추진할 ･ ･

경우 제도적으로 폭 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 보장과 과학적 생태계기반관리 원칙이 ･

적용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음

해상교통 안전 안보와 관련된 계획으로는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군사보호구역 등 관, ･

리기본계획 해양경비기본계획 등이 있음, 

법 제도적으로 해양 안전 안보 관련 계획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명시된 국가계획은 부

재하나 실질적으로 해양안전 안보관련 사항을 우선 시 하고 있음, 

해양공간의 다양한 국가계획의 기본원칙 절차 내용 등을 서로 연계 통합 조정하여 이, , 

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한 해양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구분 계획명 목적

해양공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 및 해양 자원의 합리적 관리 보전 개발 이용 및 해양산
업의 육성에 관한 중 장기 정책방향 설정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의 종합적인 보전 이용 및 개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생태계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
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획 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의 기본시책방향

수산자원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산자원의 종합적 관리

표 해양 관련 주요 국가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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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정보 관리

해양공간의 계획과 이행의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정보는 해양환경 생태계 정보 해양, 

이용 개발정보 해양광물 자원정보 해양 관련 법규 정보 등이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 , , 

통해서 해양 정보가 생산되고 있음

구분 조사명 정보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기본조사
 해안선조사
 항만 및 연안해역조사
 국가해양관측망

수치해도 수심 해안선 조석 조류
각종 주제도 및 간행물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조사
 근해어업자원조사
 심해생태계조사
 수산자원조사

수산자원 어업자원 적조정보 어장환경 정보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측정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습지조사

해양환경정보 해양생태정보 습지정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광물 조사
 해양관련 
 대륙붕 한계조사
 해양관측 위성관리

해양위성자료 해저지질도 해양자원도

출처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표 기관별 주요 조사 및 정보

해양관리를 위한 각종 조사 결과는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고 조사결과 중 일부는 공개, 

제한 규정에 따라 접근이 어렵거나 기반의 공간정보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활용이 GIS

어려운 실정임

어장관리기본계획 어장의 종합적 관리

자원 에너지

골재수급기본계획 골재의 장기수요전망 및 장기공급대책 등
해저광물자원개발계획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 합리적 개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기본정책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등

해상교통
항만기본계획 항만개발 촉진과 효율적 운영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 증진

군사 경비

국방개혁기본계획 국방개혁의 효과적 추진
군사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과 관리 사항 등

해양경비기본계획 해양경비활동의 효율적 수행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계획체제 정립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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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해양공간관리체제의 현안 파악 설문

조사개요

목적 현재 해양공간관리 현안 파악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대상기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 , , , 
해양생물자원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학 지방발전연구원 및 연안, , , , , NGO 
협회

조사결과

국내 해양관리가 계획 중심의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지 ‘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로 부정적인 의견이 로 높게 나타남’73.3%, ‘ ’3.3% 76.7%

계획중심의 관리체계 확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 중 해양이용 개발행위를 ‘ ･

판단할 수 시 공간 해양정보 부족 이 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됨’ 20.7%･

계획중심의 관리체계 확립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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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 이용개발 인가 및 허가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시 공간 정보는 잘 갖추어, 
지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로 ‘ ’80%, ‘ ’6.7%
나타남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 공간 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해양 시 공간적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질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에 해양공간정보 구‘
축 공간관리수단 용도 및 구역 지정 및 행위 관리수단 영향평가 인허가 등’27.6%, ‘ ( ) ( , )
의 연계 체계 구축 해양공간통합관리 거버넌스 확립 등의 순으로 나타남’19%, ‘ ’19%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우선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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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해양정‘
보 수집 및 통합 연계 와 해양 정보 구축을 위한 제도 기반마련 이 많은 (31.3%) ‘ (25%)
응답을 보임

해양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우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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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 해양관리 체계. 

미국 관리조직( )

해양대기청(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육상과 해양 그리고 국가의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해양보, 

호구역 환경 위성 전지구적 기후 변화와 해양탐사에서부터 기후 날씨 수질 서비스, , , , 

까지 포괄

ㆍ 지구의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며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필요성을 , , , 

만족시키기 위해 연안과 해양자원을 관리

해양청(The National Ocean Service)

 의 하위 기관으로 기후변화 인구 증가 항만 혼잡 및 환경오염물질 등 해양에 NOAA , , 

위협이 되는 요소들로부터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산업 창출 그리고 해양의 다양성과 생산성 보호가 목표임

ㆍ 해양의 관측 및 예측사업 연안생태계 관리연구 해양과학기술 지원 보호구역의 관리운영, , , , 

항만운송지도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조사 및 수집 담당‧ ‧

관리조직EU( )

해양수산 부서(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유럽집행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중 하나로서 어업정책을 포함한 통합 해양 정책수행

ㆍ 해양환경 보존 훼손제어 대책 등의 해양정책 뿐 아니라 어업 관련 국제협력 관계까지 담당, 

환경 부서(Environment)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원부서로서 환경분야 담당

하위 카테고리인 부서의 분야에서 해양환경과 연안 수자원오염을 담당Water Marine , ʻ ʼ ʻ ʼ

ㆍ 해양연안 대상의 라이프 프로그램 을 통해 해양환경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LIFE Program)‧

태계의 자생력 증진에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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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조사 및 정보관리( )

환경청 해양대기청 내무부 과학재단 을 중심으로 해양조사 , (NOAA), (FWS, USGS), (NSF)

및 정보관리 업무 수행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위성관측비행기관측 활용하여 전국규모의 현장조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연안해양의 경우 해양색도와 수온상승에 관한 모니터링은 해양대기청, ‧

주도로 진행됨(NOAA) 

서식처 수계 수질 또는 생물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광역범위에서 주기적 모니, , 

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년도부터 개월 주기로 해양대기청 에서 실시하는 , 1984 6 (NOAA)

국가 상태 및 추세 프로그램 이 대표적임(National Status and Trends Program)

전국 및 광역조사에서 밝혀진 관심 사안에 대한 원인 현상 결과 변화예측 등에 관, , ,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소규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프로그램 실시

영국 해양조사 및 정보관리( )

년 자연환경연구위원회1992 (NERC)7)를 설립 지구환경 변화 대응과 생태계변화 예측을 , 

위한 모니터링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통해 를 추진Charting Progress

 는 해양환경의 보전 지속적인 발전 여러 가지 해양환경을 위협하Charting Progress , , 

는 요소들을 감소시키고자 수행됨

ㆍ 해양 수질 해양 기후변화 해양 생물다양성 어업과 수산업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자료 , , , 4

수집관리 실시‧

7)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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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해양 관리 문제점. 

해양관리제도 미흡 및 제도 간 연계 및 실효성 증대

해역 영해 및 을 포괄하는 해양관리제도가 미흡하고 제도 간 연계 및 실효성부족( EEZ) , 

연안용도해역제 해역이용협의 연안해역 적성평가 해양조사 등 각각의 해양관리제도, , , 

가 유기적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

영해에 적용되는 연안용도해역제 등은 해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되기보다 타 법률에 

의해 구역이 설정되고 기존의 이용행위가 그대로 반영되며 행위제한 사항이 없음

ㆍ 의 경우 이용수요가 발생한 경우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 EEZ

이외의 해양 생태적 특성 주변 해역의 이용 특성 등에 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 

토대로 해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통합진단 부족

해양공간 및 해양생태계 정보 부족

‘해양환경 및 생태계 기초 정보 부족 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중심의 관리수준이 낮음’

해양공간 및 해양생태계 정보 부족 해양생태계 제공 가치의 평가체계 부재 등으로 , 

해양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 되고 있음

해양공간정보 통합 활용 체계 구축 필요

기관별 부서별 사업별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해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정보 , , , 

소재 파악이 어렵고 소재를 파악한 후에도 정보의 구축 형태 및 수준 정도에 따라 재, 

가공이 필요한 실정

생성된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된 해양생태 해양환경 해양자원 해양이용개발 관련 정, , , ‧ ‧

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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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로봇 관련 정책현황

가 국정과제. 

국정운영 개년 계획5 (2017.07)

현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20 , 

국정전략별로 핵심정책을 대 국정과제로 선정100

 기반의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국정과제 선정ICT 4 ‧

ㆍ 국정과제 소프트웨어 강국 르네상스로 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33) , ICT 4

ㆍ 국정과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34) ㆍ

기후변화 예측관리를 통한 피해최소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영토 및 해양안전‧

을 강화하는 국정과제 선정

ㆍ 국정과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61) 

ㆍ 국정과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62) 

 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 양식장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ICT , ㆍ

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선정

ㆍ 국정과제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84) , 

나 국가 상위계획.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4 (2018.02)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 장기 7 ·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

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년마다 수립5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대 전략과 개 중점추진과제 추진4 4 19

중점추진과제 중 주체 분야 간 협력 융합 활성화 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 쾌‘ · ’, ‘4 ’, ‘

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됨’ 

주체분야 간 협력 융합 활성화의 세부과제인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의 세부과제인 인공지능 기반기술 확보 초연결 4 ‘ ’, ‘

네트워크 기반 구축 데이터 공유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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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의 세부과제인 기후변화 및 신기후체제 대응으‘ ’ ‘

로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변화 예측 및 국가적 대응역량 제고’, ‘ ’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2014.04)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국가중점과학기술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 

해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전략로드맵 수립3

 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장수ICT , , , 

시대 구현 건강장수시대 구현 등 개 분야의 개 중점기술의 전락로드맵 수립, 5 30

대 분야 중 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5 ‘ICT ’, ‘ ’, ‘

조성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됨’, ‘ ’ 

본 사업과 관련된 중점기술로 빅데이터 기술 서비스로봇기술 환경통합모니터‘ ’, ‘ ’, ‘

링 및 관리기술 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기술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 ’ ‘ ’, ‘ · ·‧ ‧

기술 등이 있음’ 

분야 중점기술 핵심 요소기술 주요전략

융합 
신산업 
창출

빅데이터 
기술

핵심기술 실시간 스트림 빅데이터 
처리 기술 외 개
요소기술 실시간 스트림 빅데이터
인 메모리 연속질의기술 외 개

 빅데이터 활용 선도프로젝트 발굴 지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운영 및 고도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

안 검토

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

서비스 
로봇기술

핵심기술 원격제어기술 외 개
요소기술 내압수밀기술 외 개

 초기시장창출을 위한 분야별 로봇시범적용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개정 연장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핵심기술 스마트 광역 환경센서 네
트워크 기술 외 개
요소기술 고신뢰 적응형 광역 환경 
센서네트워크 기술 외 개

 수요 맞춤형 환경센서 개발 
 환경통합모니터링데이터분석 전문인력양성
 국민이 쉽게 이해 가능한 환경 지수 개발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기술

핵심기술 기후변화 감시 및 정보 통
합관리 기술 외 개
요소기술 기후변화 차원 초정밀 모
니터링기술 외 개

 민간분야기후정보서비스및컨설팅등산업
육성 전국단위 기후변화 자료확보를 위
한 집중 관측 체계 구축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기준 및 인
증제도 강화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

기술

핵심기술 복합 자연재해 현상관측
분석 및 공유 외 개
요소기술 자연재해 관측망 고도화 
기술 외 개

 수요자 대상 공공서비스 피드백 강화
 부처 재해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자연재해 관련 기술보급과인증체계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표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내 본 사업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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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지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획2 (2014.0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조에 의거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5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획을 년마다 수립5

제 차 지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획은 대 추진과제 대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수립2 4 , 9

제 차 지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획의 대 추진과제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로봇 종합2 4 ‘ R&D 

역량 제고 의 세부과제인 다양한 사회적 니즈반영 이 본 사업의 기술개발 방향과 관련됨’ ‘ ’

로봇 수요기획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사업기획 과제선정수행 평가 등 전R&D R&D → →‧

과정을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다 해양수산부 소관 중장기 계획. 

제 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 (2010.1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조에 의거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보전 6 ·

및 개발 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년 마다 수립· 10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년 세계 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 기본2020 5 3

목표 대 추진전략 개 중점과제 수립, 5 , 26

대 추진전략 중점과제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제 정착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 방안마련
 통합적인 연안 해양 공간관리 기반 구축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복구 처제 구축
 해양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해상안전분야 국제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미래 해양자원 개발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탐사 핵심기술 개발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 발굴 및 육성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과 정비
 해양관광 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표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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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중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의 중점과제 중 해양산업의 ‘ ’ ‘

핵심기술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보전 탐사 핵심기술 개발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 ‘ ’, ‘

역량 강화 본 사업 관련됨’ 

대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내용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개발

 해저탐사 및 작업장비 개발
 해저관측기지 및 수중통신 탐지 장비 개발
 해양사고 대응기술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보전 탐사 
핵심기술 개발

 적조 등 연안 환경재해 예보 및 오염물질 관리기술개발
 지구온난화 심화 등에 수반되는 해양환경 생태계변화를 예측
하고 저감하기 위한 해양부문 실천방안 개발

 해양산성화 자연재해를 예측 예방하기 위한 해양부문 대응
방안 수립 및 관련 기술 개발

 해양환경을 정밀 탐사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기후변화 정밀예측을 위한 대양관측 수행과 효율적 해양관측 
핵심기술 개발

 해양자료의 생산 가공 관리를 통한 해양변화의 효과적 예측
예보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해양조사선 건조 및 잠수정 해양관측위성 탐사기기 등 핵심 
해양장비 개발

 남 북극 등 극한지에서의 해양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해양조사
관측 실시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표 제 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내 본 사업 관련내용

동아시아 경제 분상에 따른 
해운 항만 산업의 선진화

 세계 해운시장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경쟁력 있는 해운 항만 물류기업 육성
 녹색 해운 항만의 실현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항만의 지방이관에 따른 항만개발관리 시스템구축
 항만운영의 효율화
 해사인력양성

해양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도 관리능력 강화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남북한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출처 다부처 공동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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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4 (2011.11)

해양환경 관련 분야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의 2 (2011~2020)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분야의 계획‘ · ’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대 실천목4 5

표 개 중점추진전략 수립, 22

실천목표 중점추진전략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체제 선진화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강화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강화
 협력관리 체제 및 역량 강화

해양기인오염 대응능력 
확충

 해양사고 예방적 관리 강화
 유류 및 오염대비 대응제도 정비 및 장비 확충
 해양오염대비 대응과학화
 선박기인 해양환경규제에 능동적 대응
 어장환경 본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해양생태계 
건강성유지 보전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및 정책 활용 강화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조치 강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해양환경 생태계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온실가스 저감 역량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강화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력 활성화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해양환경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해양환경 거버넌스 활성화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국제 해양환경협력 강화

출처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표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중점 추진전략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대 실천목표 중 해양기인 오염대응 능력 확충 의 중점추진4 5 ‘ ’

전략인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의 중점추‘ ’, ‘ ’

진전략인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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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실천목표 중점추진전략 세부내용

해양기인 
오염대응 
능력확충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상시 적조예찰을 통한 적조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적조 발생 메커니
즘 이동 확산경로 연구를 통한 정확한 예보

 대중매체 인터넷 위성 를 이용한 신속 적조상황 통보 등의 
통합 적조 정보시스템 구축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터 기반 구축 및 국가해양
관측망 확대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출처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표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내 본 사업 관련내용

해양과학기술로드맵2020 (2012.03)

해양과학기술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적 운영계획 요구에 따라 년 신해양 가치 창2020

출로 선진일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

 대 목표 달성을 위한 대 전략기술 대 중점과제 선정4 13 , 50

대 목표 대 전략기술

신해양산업기술 발굴 육성을 통한 
해양산업진흥 

 해양에너지
 해양장비
 해양산업신소재
 항만 물류시스템
 신 선박기술

전지구적 기후변화 이해 및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연안재해 관측 예보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강화 및 해양자원 경제영토 

확보 

 해양영토 주권강화
 해양자원선정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해양이용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청정한 바다조성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
 안전한 해양이용
 친수공간 해양문학 창조

출처 국토해양부 해양과학기술로드맵

표 해양과학기술로드맵 대 목표 및 대 전략기술

해양과학기술로드맵의 대 목표 내 본 사업과 관련된 중점기술 내용 포함2020 4

첨단해양장비개발 연안재해 관측예보 해양영토관리 안전해양이용 등 본 사업과 관, , , 

련 중점기술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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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목표 중점기술 추진전략 세부내용

신해양산업기술 
발굴 육성을 통한 
해양산업진흥 

 해양장비 첨단 해양장비 개발
과 전략제품화를 통한 해양과학
기술 향상 및 세계 해양장비 시
장 선도 

 해양핵심장비 국산화 기술 해양구조물 
시공 유지보수 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무
인선박 기술 해저극한지 수중탐사 잠수
정 기술 수중무선통신 고도화 산업화 기
술에 중점투자 

전지구적 기후변화 
이해 및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연안재해 관측 예보 정확도 
이상인 해양예보시스템 구

축을 통한 재해예방과 지진해일 
등 돌발재해에 대한 대응 

 연안재해관리기술 운용해양 해양예보 시
스템 구축 기술 침식해안관리기술에 중
점투자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강화 및 
해양자원 경제영토 

확보 

 해양영토 관리 국가 관할해역
에 대한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
해 해양영토 주권 확립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관할해역 해양과학
조사 해양종합관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위성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구
축 중점투자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해양이용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안전한 해양 이용 해양사고 예
방을 통한 국민 해양이용 안전성 
확보 

 지능형 해양구난 시스템 기술 북극해 안
전운항 기술 기술 위성항
법보정시스템 기술 첨단 항로표
지 기술개발 중점투자

출처 국토해양부 해양과학기술로드맵

표 해양과학기술로드맵 내 본 사업 관련 내용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R&D (2014.04)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

한 기술적 실행전략 수립

 대 전략 및 대 실행전략 수립3 R&D 12

대 전략 대 실행전략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역량 강화
 극한 공간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해양자원 및 해양에너지 개발
 첨단 해양장비산업 육성
 항만 해운물류 기능고도화
 해양수산 생명 자원의 산업화
 전통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해양플랜트 경쟁력 확보
 친환경 선박시장 선도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 확보
 친수공간 및 해양문화 컨텐츠 창출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표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 대 전략 및 대 실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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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중장기 계획의 대 전략 중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R&D 3 R&D ‘ ’,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됨‘ ’,  ‘ ’  

 대 실행전략 중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12 ‘ ’, ‘

성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  ‘ ’, ‘

안전확보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실행전략 포함’ 

대 전략 대 실행전략 세부내용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

 해양 예보시스템 개선 및 해양영토 광역 감시망 구축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한 해양과학조사 역

량 강화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성

 수중 심해저의 관측 및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스템 개발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연안습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 복원 선진화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장기변동 모니

터링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확보

 기반 해양안전 기술 선점 및 첨단 레이더 항로표
지 개발 등 통신 네트워크 구축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표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 내 본 사업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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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해양로봇 관련 정책현황

가 미국. 

개요

미국은 범부처를 관할하는 조직을 통하여 해양 관련 기술과 정책을 관리 중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통합해양정책을 발표하고 해양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들 

상위에 범부처 조직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해양과학기술 연구 및 정

책 방향을 조정함

ㆍ 년 부시 정부는 통합해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을 수립했지만2004 Ocean Action Plan , 「 」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함

미국의 연안 및 해양 공간계획은 생태계 기반관리 를 기반(ecosystem-based management)ʻ ʼ

으로 진행되고 있음

무분별한 연안해양 개발을 지양하고 해양생태계 건전성 및 기능 보호유지회복을 목표함, ‧ ‧ ‧

ㆍ 해양생태계 건전성 및 기능 보호유지회복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 ‧

하고 있고 체계적인 연안 및 해양 공간계획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됨

주요정책

Charting the Course for Ocean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Decade- An 

Ocean Research Priorities Pla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미국의 해양과학연구의 우선순위계획 및 실행전략으로 해양 예측능력 및 생태계 특성에 따

른 해양과학정보 제공 및 해양조사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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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세부내용

자연적
문화적 

해양자원
관리

 자원의 중요도를 이해하고 시기적절한 평가를 통한 분배실시
 자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위해 내부종 과 서식지 생물종 간

의 관계이해
 자원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의 자원 사용 패턴이해
 해양 연안 대호의 자연자원 안정적 활용

자연재해에 
대한

자생력증가

 재해발생대응력 및 재해예측력 향상
 자연재해에 대해 해양생태계 취약성 평가
 다양한 취약성평가를 통해 재해완화를 위한 전략 모델의 정책 활용

해상작업 
합법화

 해상작업 과 해양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해
 해상작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주요 요소 분석

기후에서의 
해양의
역할

 기후변화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미치는 영향분석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분석에 따른 해양의 영향에 관한 프로젝트에 적용

생태계 
건강의 
증진

 자연적인 인류발생과정 이해를 통해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경제적 평가를 위한 모델 적용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지침 개발

인간의 
건강 증대

 인간의 건강에 위협하는 해양 위험요소 분석
 인간을 위협하는 해양기인 위험요소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간 활동이 

위험요소들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 행복증진을 위한 모델로 활용

출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표 미국 해양과학 중장기 실행계획

An Ocean Infrastructure Strategy for U.S Ocean Research in 2030

 년까지의 해양과학연구 발전을 위한 미국 해양 기반조성 전략으로 2030 해양과학이 직면

할 주요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년까지의 국가 해양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반의 범, 2030

위를 설정함

ㆍ 해양과학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있어서 정책적 이슈들을 식별하고 그 해법을 

찾는데 목적이 있음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2010. 6)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해양 연안 대호에 대한 통합정책수립을 위해 , , 5 The 「

구성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미국의 해양 연안 대호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 부문 국가정책 정책조정 체, , 5 5 ( , 

제 이행전략 해양공간계획 해양 연안 대호정책에 대한 최근 이슈 에 걸쳐 종합, , , · ·5 )

적이고 통합적인 해양정책을 만드는 임무를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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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주요내용

대 
정책

해양 연안
대호의 
건강과
복원력

 해양 연안 대호 생태계와 자원의 건강성 및 생명 다양성을 보호 유지 회복
 해양 연안 대호 생태계 지역사회 경제의 복원력 향상
 해양 연안 대호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
 해양 연안 대호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 이해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한 과학과 

지식 기반의 정보체계 구축

해양 연안
대호의 
안전과
생산력

 해양 연안 대호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생산적인 활용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포함한 국가적 해양유산의 보존
 해양 연안 대호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규제 이행

해양 연안
대호에 
대한

이해증진과
가치인식

 인간과 대기 육지 수자원의 상호 연계 시스템으로써 해양 연안 대호에 대한 과
학적 이해

 해양 연안 대호에서 벌어지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해양환경변화 이해
 해양 연안 대호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이해 촉진

출처 해양산업 동향 권

표 미국의 통합해양정책 비전 및 대 정책

National Ocean Policy Implementation Plan (2013. 3)

 년 국립해양위원회 에서는 해양 정책 실행 계획 발표2013 (National Ocean Council)

ㆍ 해양경제 해양안전과 보안 연안 및 해1) (The Ocean Economy), 2) (Safety and Security) 3) 

양회복 지역선택 과학과 정보(Coastal and Ocean Resilience) 4) (Local Choices) 5) (Science 

개 분야의 실행계획and Information) 5

실행계획 세부분야 내용

해양경제

경제 성장지원
 해양자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 실행

해양지도 등 다양한 지도 작성을 통한 선박사고 예방
어업 해상운송 양식 및 해양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고용유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제공으로 기존 일자리
를 유지하고 해양 관련 고용 촉진
허가 계획 및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시간 및 비
용 절약
연안 습지 산호초 등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예방하고 손상
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여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제공

전문인력양성  해양연구수행 및 해양자원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표 해양 정책 실행 계획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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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보안

해상영역인식 향상

 해양관측 정보 수집 공유 및 원격 감지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인프라 개선
해양 관측을 위한 원격감지시스템 강화 원격감지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실시간 해양 기상 및 생태 조건에 대한 
인식 개선
국제 해사기구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해양 정책 문제 관련 정보 기술 및 지식 교환

북극해상 안전 및 
보안

 해양사고 및 환경영향 예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통신 시스템 강화
 교통량 증가로 인한 해양사고 등 위험요소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취약한 북극생태계를 해치는 해양오염사고 영향 완화

 장기간의 해빙예측을 위해 얼음분포 패턴분석을 통한 개
선된 북극 해빙지도 개발

항만과 수로의 
안전 보안 강화

 항만 수로의 안전과 보안 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
이며 안전한 항법 및 수로 관리 시스템 개발

연안 및 
해양회복

외래종의 해양생태계 
침입방지

 침입 종 감시 통제 및 근절활동 지원을 통해 토착수생 
개체군 및 서식지 보호

기후변화 대응
 해안지역의 복원력을 향상 및 기후 변화 극한 기후 현상 
및 해양 산성화로 인한 적응능력 향상

해양 건강 회복 및 
유지

 해양 환경변화로부터 해양생태계 유지하기 위한 생태계 기
반의 관리 강화

지역선택

지역 행동을 위한 
도구 제공 

 지역별 해역별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지역 파트너쉽 강화
 기존 지역 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해양 연안 및 대호의 건강성 보호를 위한 협
력 지원 확대

과학과 정보

해양 및 연안 시스템 
이해 증진

 정책적 의사 결정 및 행동 지침 수립에 활용이 가능한 
과학적인 해양정보 제공

해양 데이터 획득 및 
정보 제공 능력 강화

 해양 연구 관리에 필수적인 장비 및 실험장소 계측기 및 
관측 시스템 등의 가용성 제고

과학 기반 제품 및 
서비스 개선

 생태계기반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과학 체계 개선

출처 미국 국립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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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 계획NOAA R&D 5 (2013~2017)

미국의 다음 세대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년 단위로 정책 수립5 R&D 

ㆍ 기후변화 예측대응 정보사회 구축 지속적이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 만들기 재생 가‘ ’, ‘ ’, ‘‧

능한 연안 환경이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 개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 3 R&D  

대 분야 추진전략 세부내용

기후변화 
예측 대응 

정보사회 구축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 정확성 
개선을 위한 사전연구

 극지의 기후관측시스템 개발

통합 대기 및 해양관측 시스템 
모델링

 수십 년 간의 기후변화를 특성화하고 예측 평가를 위한 
단 장기 모델링

해양 육상 대기 등 구성 요소 
간 상호 작용 및 과정에 대한 

이해 향상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 대기 육지 영향 시뮬레이션 수행
 연안 해양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해양 연안자원에 

미치는 영향지표 개발

지속적이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 만들기

환경 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인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가 해
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변화메커니즘 연구

바다의 화학적 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

 해양 환경의 산성화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와 인류가 받는 영향 조사

미개발 해양 환경 조사
 미개발된 유역의 지도화 및 특징 조사
 새로운 해양 자원 조사
 해양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

해양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 
조사

 양식에 사용하는 종의 다양성 확보
 지역 경제에 해양 양식업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조사
 해양 양식업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재생 가능한 
연안 환경이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연안 생태계의 가치 조사

 연안 생태계의 회복력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이해
 연안 생태계의 서식지 파괴가 미치는 영향 조사
 연안 생태계 보호가 가지는 지속 가능한 상업적 가치 

조사

수질 오염에 따른 경제적
생태학적 영향 경감 조사

 나노 입자 및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질 문
제 개선

 환경 변화가 보고된 지역의 자원 및 공간 사용 제한
 생태계 변화 예측을 위한 운영 능력 확보
 수질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확보

산업 확장으로 인하여 북극이 
받는 영향 조사

 북극에서 발생되는 기름 유출 대응 능력 강화
 북극 해양 생태계 특징 조사
 빙하의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

출처 미국 국립해양위원회

표 개년 계획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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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

개요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부서 중 해양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

부서에서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 Integrated Maritime Policy for the 

을 발표European Union

 따라 유럽연합의 대서양An Integrated Maritime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 , 「 」

지중해 흑해 발트해 북해 곳 북극을 포함하면 곳 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정책, , , 5 ( 6 )

수립 및 연구조사 진행

유럽연합 차원에서 를 발표하고 각 국가The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

별 해양환경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공동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

주요정책

An Integrated Maritime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2008. 6)8)

유럽에서의 통합 해양정책 추진에 요구되는 운영체제 및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럽 전체의 해상운송 해양산업 과학조사 해양환경보전과 관련된 이슈가 반영된 전략 수립, , , 

The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2008. 6)

 목표( ) 년까지 해양의 를 달성하고 해양 관 2020 EU GES (Good Environmental Status)

련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이 의존하는 자원을 보호하는 것

ㆍ 달성을 위한 초석으로 생물 다양성이 년까지 유지된다 는 명백한 규제 목적을 GES " 2020 "

포함하는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최초의 입법 문서EU 

8) 유럽 통합 해양정책에 관한 주요한 원칙과 목표들을 담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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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야는 현재 을 통해 를 수행 중이며 어업 수산업 분야는 JPI Oceans(2011- ) R&D , 

를 통해 수행Marine knowledge 2020(2014-20) R&D 

추진전략 세부내용 추진전략 세부내용

심해 자원 
탐사

 해저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의 서식지
종 다양성 등의 지도화

 심해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저 
생물들의 행동 예측 모델 개발 및 연구

 산 학 연 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
한 심해 지도 관련 참고 자료 작성

친환경 
적인 어장 

관리

 생태계 보존을 기반으로 하는 어획 
활동 장려

 생산적이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위
한 연구 진행

연안과 
해양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해양 공간 계획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국적 네트워크 조성

 연안 관측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전략 
개발 및 구현

 산업 및 정책 관련 지식을 위한 효율
적인 산 학 간의 공동체 구축

친환경적
인 해양 
양식업 
개발

 해양 양식업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개발

 해양 양식업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
한 종 개발

 해양 양식업을 위한 종의 번식 방법
영양 공급 방식 연구

바다와 
인류의 

생활 간의 
연관성 
조사

 바다와 인간의 건강 사이의 상호 작용
에 관한 연구 진행

 유럽 내 해양 및 인간 건강에 관한 연
구 진행

 해양 및 인간 건강 분야의 전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해양 
산성화와 
온난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온난화와 산성화
의 복합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강화

 해양 산성화가 심해 서식지와 생물 다
양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해양 환경에 대한 산성화와 온난화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범 유럽 네트워
크 구축 생명 

공학을 
통한 해양 
혁신 연구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에 
관한 연구 진행

 해양 생물의 종 다양성 및 수중 생물 
자원 개발

해양 식량 
안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해양 식량 생산 및 사회 경제적 영향
에 대한 변화 연구

 해양 수산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표준 
및 위해성 평가 방안 마련

 해양 생물의 개체 역학 및 종 상호 작
용에 관한 새로운 모델 제시

 해양 생물 생산 및 수확에 관한 자동
화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출처 

표 해양수산분야 정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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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개요

년 제 기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해양분야를 국가 프런티어 분야로 분류 생명과학 2001 2 , 

및 환경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 중임

해양보전 해양이용 해양연구를 중점분야로 선정, , 

세기 해양정책21 (2002)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목표로 해양을 알고 해양을 지키고 해양을 이용하는 균형, , ʻ ʼ ʻ ʼ

정책 특히 국제적 관점에서의 일본의 년간 전략적 해양정책을 제시, 10

ㆍ 해양환경 유지와 회복 실현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실현을 통한 순환형 사회구축 안전하“ , , 

고 깨끗한 바다의 세대 계승 을 전략적 목표로 추진”

구분 중점추진 전략

해양보전

해양환경유지회복
 해양의 물질순환시스템회복
 인간 활동 수반 육상 해역 대기 부하감소

해양이용과 연안방재 
환경대책

 해양이용환경대책
 기후변동 대응대책
 이상기상 및 해상예측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해양격리 환경영향평가기술

사회경제적 
해양환경보전대책

 통합 환경영향평가시스템개발

해양이용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

순환형 사회를 위한 
해양에너지 자원 이용

 해양에너지 이용
 재생형 자원 이용

국민생활 기반형
해양광물에너지자원이용

 해양광물에너지 자원 이용 연구개발
 해양광물에너지자원이용 해저조사

다기능 조화 연안공간
 환경친화형 공간이용
 효율적 공간이용

안전하고 효율적 해상운송  해상운송 안전 해적 지구온난화 대응 운송 기술
국민친화형 해양  해양 레크레이션 공간

해양연구

미지영역의 도전  심해 심해저 지구과학 해양생태계

지구환경문제해결
 기후변동 등 지구환경문제해결 연구
 지진 화산 등 자연재해예방 연구

해양보전 해양이용 연구  지속적 해양생물자원 이용 해양 광물 에너지 자원이용 연안
공간 및 방재 해양예보

연구관측 기반기술개발  원격탐사기술 관측기술 해어관측
연구개발체제 및 
사회기반시설

 연구개발체제정비
 사회기반시설정비

출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표 일본 세기 해양정책의 중점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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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과학기술기본계획3 (2006~2010)

해양관련 내용은 개 중점 전략부분 중 프런티어분야와 환경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음8

ㆍ 개의 주요 연구개발과제 중 신속대응형 과제 년 동안 중점투자할 과제 장기적 국가273 , 5 , 

주도형 프로젝트 국가기간 등 총 개의 전략 과학기술을 선정( ) 62

해양기본계획(2008)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기초연구 미지 영역 정책과제 대응형 지구온난화 생물( ), ( , 

자원과 생태계 영향 지구관측탐사시스템 인프라 구축 선박 및 설비 인력양성 해양, ), ( ,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

구분 내용

 유럽 전체의 해상운송 해양산업 과학조사 해양환경보전과 관
련된 이슈가 반영된 전략 수립

 정책평가 및 방향수정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수립

 해양 공간 계획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국적 네트워크 조성
 해양관측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전략 개발 및 구현
 해양환경변화의 영향연구를 위한 범 유럽 네트워크 구축

표 정책동향 요약

광범위한 해양의 특성을 파악하는 통합적 해양 모니터링 프로그램 수립 필요⟹

일본

분야별 과학 정책 산업적 수요가 반영된 단 중 장기 추진전략 수립R&D R&D

제 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신속대응형 과제 년 간 중점투자 과제 장기적 국3 , 5 , 

가주도형 프로젝트 등으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전략을 수립함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정책산업적 수요를 반영하여 기초연구 정책과제 대응형, , ‧ ‧

기반연구 등 추진과제 제시

ㆍ 기초연구 심해해저 등 미지영역 연구: ‧

ㆍ 정책과제 대응형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생물자원과 생태계 영향 지국관측: , , 

탐사시스템 등 연구

ㆍ 기반연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박 및 설비인력양성해양과학기술 혁신연구 등: ‧ ‧

해양 정책 산업적 수요가 반영된 계획 수립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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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외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 현황

주요 분야별 해양로봇 수요예측

가 어업분야. 

어업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해양로봇 수요 제기

글로벌 저출산 기조 청 장년층의 도시이동으로 어촌지역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 

행되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전국 어업가구는 년 기준 만 천 가구로 년 대비 감소2015 , 5 5 2010 16.7% 

ㆍ 어가인구의 고령화 어선 감척 사업 어족자원감소 연안 어장의 매립 및 간척 등의 영향, , , 

으로 년 호에서 년 호로 감소함2010 65,800 2015 54,800

어업분야에서의 해양로봇의 활용은 주로 어군탐지에 활용되고 있으며 어군탐지기, 

는 일반적으로 유인선박에 장착되어 활용되지만 무인잠수정인 ,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는 사전에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이동하며 일반적으로 AUV , 

미터 깊이에서 시간 동안 고속작업 수행 가능 6,000 100

ㆍ 현재 일본 수산청에서는 돌고래가 가진 초음파 탐지 능력을 활용한 수중 어군 탐지(sonar) 

기 개발을 추진 중

제조사 활용영역 활용내용

시리즈
어군 탐지

 관성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수심 
까지 자율적으로 운행 가능

 에서 탐지된 데이터는 음향 
원격 측정 링크를 통해 연구용 선
박으로 전송

출처 

그림 어업분야 해양로봇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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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분야. 

최근 항만 물동량 증가와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 화물선박에 대한 관심 증가IT

롤스로이스에서는 년 무인 화물선 개발을 시작하였고 년까지 실제 활용을 목2014 , 2020

표로 하고 있음

초기에 테스트할 선박은 기존의 선박에 각종 센서와 레이더를 장착한 무인 선박이 될 

것으로 보이며 년부터 만 파운드의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이 진행, 2017 660

제조사 활용영역 활용내용

화물운송



협회
를 만들어 자율 선박 개발
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해운사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

제조사 활용영역 활용내용

선급협회 
화물운송

 연해항로에서 전동기로 운
행하는 길이 약 의 
로 현재 오슬로와 피요르드 
사이에서 운항하고 있음

출처 및 선급협회 홈페이지

그림 운송분야 해양로봇 활용사례

다 관측 재난 재해 분야. ·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조사 연구, 

모니터링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 증대 예상

해양에서 조류 및 해양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인간의 수중작업이 불가능한 심해에서 

재난 및 재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등을 활용하고 있음AUV, ROV 

미국 에서는 해상관측을 위한 를 운용하고 있음NOAA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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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영국 미국

활용영역 측량 조사 환경 모니터링 등 해양안전 감시

제품명
이미지

내용

 스테이션 또
는 해상 정박 
선박 없이 해
저 위치 지
정 측량 및 
환경 모니터
링 등 수행

 협소 지역에서
의 조사 임무 
수행

 원거리 지역 
해저 스캔 이
미징 임무 수
행

 원거리 지역 
수로 조사 임
무 수행

 조작이 단순하며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제트스키로 해상 
안전을 위한 정찰 업무 수행

출처 각 제조사의 홈페이지 기재 내용 관련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관측 재난 재해 분야 해양로봇 활용사례

라 자원 탐사 및 채취 분야 . 

산업화 진전에 따른 자원 고갈의 위험으로 극한 환경에서의 자원 탐사 및 채취 

작업 수행이 가능한 해양로봇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큰 희유금속 및 생물자원 발굴 채취· , 

유전 등 에너지 탐사 발굴 작업 등에 활발히 사용 중에 있음·

해양로봇은 극한 여건 속에서도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자원 발굴 및 채취 기기 설, , 

치 등의 활동이 가능하여 활용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

제조사 활용영역 활용내용

영국 심해저 탐사

 비디오 카메라 조명기구 음
파 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취
수구 및 물의 투명도 빛 침
투 및 온도 등 측정이 가능

 다이버들이 수행하는 임무
를 대체하는 용도로 다이버 
모니터링 댐 점검 및 기타 
점검 선박 선체 조사 등의 
업무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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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로봇 종류별 수요기술. 

수중무인로봇의 경우 수중 시계확보 작업반경 확대를 위한 수중통신 등이 중요한 이, 

슈로 부각되어 해당 기능의 성능향상을 중심으로 제품개발이 진행 중

심해저 환경에서 작업대상에 대한 정확한 위치확인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위한 , , 

통신이 요구되며 시계 확보와 수중 통신은 제품 성능을 평가함, UUV 

ㆍ 기존 유선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이는 작업반경 확대를 어렵게 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한 제품의 개발이 진행 중

제조사 활용영역 활용내용

심해저 탐사

 미국 해양대기국은 년 
를 활용

하여 화물선에서 분실된 선
적 컨테이너를 찾고 컨테
이너가 심해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 실시

출처 및 선급협회 홈페이지

그림 자원 탐사 및 채취 해양로봇 활용사례

촬영용 수중로봇

성능 요구기술

 수중환경 내 위험지역 근
접을 위한 초음파 센서 
적용

 수중환경 촬영을 위한 고
화질 카메라 탑재

 영상전송을 위한 실시간 
수중통신

 수중 자율이동 기술
 탐지 및 회피 기술
 수중 무선통신 기술
 차원 위치추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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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정밀항법 시계확보 모니터링 통신 등과 관련된 기술 수요 증대, , , 

 는 수중 정밀항법 수중항법센서 매니퓰레이터 항법 수중 무선 통신 UUV , , , Non-GPS , 

등 관련 기술 수요가 증대

해양조사용 수중 이동체

성능 요구기술

 어군 탐지 등 수중 환경 
데이터 취득 처리를 위한 
경량 고성능 융 복합센서 
탑재

 실시간 정보 전송을 위한 
수중 통신

 수중에서의 위치 인식 및 
자율 이동

 센서 운용 기술
 수중 통신 기술
 기반 수중 항

법 기술

정찰 위험물 제거용 글라이더

성능 요구기술

 잠수함 기뢰 등 위험물 
탐지 제거를 위한 수중 
장시간 운용

 수중 통신 및 자율 항법 
가능

 저소음 운항

 수중 탐지센서기술
 장시간 장거리 자율항법
 하이브리드 동력원 기술
 수중무선통신기술

해저 구조물 관리용 무인잠수정

성능 요구기술

 장거리 심해저 운용 가능
 구조물 결함 관리 및 조
사

 수집한 데이터 실시간 전
송

 수중에서의 충돌회피 및 
정밀위치 추정가능

 장기간 수압 고압 강건
프레임 설계기술

 수중 무선통신기술
 자율경로계획 기술
 관성항법센서 오차보정기

술

그림 제품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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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현황

가 국내 해양로봇 개발 현황. 

선박 건조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기초 핵심기술 축적

국내 해양로봇 관련 연구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은 시작이었으나 선박 건조경험을 , 

바탕으로 관련 기초 핵심기술을 축적하고 있음

국방과학연구소 를 중심으로 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어뢰체계개발 잠수함체(ADD) 1970 , 

계개발 예인선배열소나체계, (TASS9) 및 선체고정소나) (HMS10) 등의 수중무기체계 관련 ) 

센서 개발이 해양로봇 관련 기반기술 확보에 단초가 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 한국해양연구원 에서 년에 수심 급 탐사용 (KIOST, ) 1987 250m

유인잠수정 해양 의 개발에 성공하여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로봇 연구개발을 기‘ 250’

반 기술 일부 확보

 년에는 자체 개발된 초음파 고도계와 방위각 및 수심 센서를 내장하고 전방을 관1992

측할 수 있는 카메라와 조명장비가 탑재된 수심 급 해양로봇 무인탐사기 300m

을 최초 개발‘CROV300’

ㆍ 은 수중에서 자유도 운동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자세제어 및 가능CROV300 4 Hovering 

년 중반 무인잠수정 개발 시작1990

국내에서 본격적인 무인잠수정 체계 개발은 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함1990

대우조선해양과 러시아의 와 공동으로 년 국내 최초 인 IMPT 1996 UUV ‘OKPO-6000’ 

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년 과 자세센서를 융합하고 유속계 신호를 이용하여 1997 SSBL

항법 필터를 구현한 항법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급 인 Hybrid 200m AUV Test Bed

호를 개발하여 수조시험 진행VORAM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년에 잠수함 모형 시험용 무인잠수정인 자율운항모형1998 (FRM11) 개발) 

9) TASS, Towed Array Sonar System

10) HMS, Hull Mount Sonar

11) FRM, Free Run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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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도 년 원자로 내부검사 가압기 내부 전열관 검사(KAERI) 1999 , , 

살수탱크 및 사용 후 핵연료 수조감시 및 점검수행 목적의 개발ROV 

 년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대양전기공업 공동으로 국내 최초 군사용 로 활2000 MDV

용이 가능한 개발SAUV 

ㆍ 개발을 통해 선형 개발기술과 수중항법 및 제어기술 확보SAUV 

년 2007 심해탐사용 해미래 개발ROV ‘ ’ 

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내 최초 급 심해탐사용 해미래 개발2007 6000m ROV ‘ ’ 

해미래는 길이 폭 높이 의 사각형 형태로 중량은 3.3m, 1.8m, 2.2m 3,660kg

 대의 수중카메라 위치추적 및 탐사에 필요한 각종 계측장비와 개의 로봇팔이 달려8 , 2

있으며 개의 전동추진기를 이용해 전 방향으로 이동 가능 , 6

ㆍ 모선에 장착된 선상제어실에서 유선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조종하는 방식

년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 이심이 개발2009 (AUV) ‘ ’ 

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 이심이 개발2009 ‘ ’ 

이심이는 직경 길이 중량 0.2m, 1.58m, 38kg

본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수중에서 자체 판단과 자기 위치인식에 따라 수중 200m 

이내에서 자율탐사 가능

ㆍ 국내 연근해 수중 오염조사와 정밀지형도 제작 해저 침몰 물체 탐색 연안항만감시 등에 , , ‧

활용을 목표로 개발

모델 및 제작사 제원 및 특징

대우조선해양

 제원
 성능

운용수심
운용시간 시간

 특징 임무
센서 회피소나
심해저탐사 해양조사

표 국내 수중로봇의 주요 모델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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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및 연구소 중심으로 다양한 수중로봇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개발 차원으로 상용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음,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년 지상 해상 공중 국방로봇의 세계발전추세 및 운용개2005 · ·

념 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중운동체 국방 수중통신 탐지 , MEMS, /

등과 관련한 국방무인화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기반기술들을 획득 중 

한국해양연구원 대양전기

 제원
 성능

운용수심 설계수심
운용시간 시간

 특징 임무
센서 관절 로봇팔
연구용 기뢰제거용 

해미래 한국해양연구원

 제원
 성능

최대수심
운용속도

 특징 임무
센서 개의 로봇팔 전원 

분리형 연구용

해누비 한국해양연구원

 제원
 성능

운용수심
 특징 임무

분리형 전원
예인모드에서 사용

이심이 한국해양연구원

 제원
 성능

운용속도 거리
 특징 임무

동력 리튬 폴리머 배터리
센서
천해역 해양과학조사 해저지형 맵핑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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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해양관측 현황.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범국가적 자연재해 발생 지구환경의 전반적인 오염 자원 에, , 

너지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범국가적인 해양관측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글로벌 지구관측 그룹 혹은 글로벌 해양관측체계(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 

구축과 같은 노력이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해양관측을 통합 조정 관리하는 능력의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통합 해양 관측망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해양관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전자통신기계소재 등의 기술분야 진보에 따른 해양관측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 ‧ ‧

동화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무인해양관측 수요 증가 예상

해양관측용 부이활용 현황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군 등에서 실시간 장기 , , , 

해양관측용으로 해양관측전용부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 , 

항만공사 지자체 등에서 해양환경 관측 목적으로 소수의 관측부이를 운영 중임, 

구분 주요 관측부이
대당 

단가 억원
수량 금액 억원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해양기상부이 
파고관측부이 

국립해양조사원
외해역 해양관측부이 
연안역 해양관측부이 

이안류관측부이 

국립수산과학원
적조환경 해양관측부이 
어장환경 해양관측부이 

지방해양수산청
조류관측 해양관측부이 

해양기상관측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관측부이 

한국수력원자력 해양환경관측부이 
한국가스공사 해양환경관측부이 

기타 해군 및 지자체 해양관측부이

합계
주 년 현재 국내 주요 해양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양관측부이 현황이며 대당 단가는 관측부이 및 관

측시스템을 포함한 금액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음 계류장비 및 관측센서 구성에 따른 차이

표 국내 주요 해양관측용 부이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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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부이 구매 예산만 산정한 것으로 현장 해상설치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하면 , 

약 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측됨700

국내 해양환경정보는 행양환경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등 , ,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개발 운용하여 관측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최근 국가해양환경· ,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측된 정보를 (MEIS: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통합 관리 및 제공하고 있음

여기에 사용된 부이시스템의 경우 구조물은 국내 기술로 제작되고 있으나 주요 센, , 

서들은 대부분 수입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 해양관측 주요 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의 미래가치 창출를 위해 해양생태계 통합 관리 공고화 해양 , 

환경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및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 등의 전략과제 추진 중

해양환경의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해양환경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12) 구축 

ㆍ 해양환경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해양환경조사선 아라미 호가 각각 인천 부산 포항1/2/3 / /

에 배치되어 운항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그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환경조사 사업

12) MEIS :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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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 년 세계 최상위 수준의 수산기술 보유국 달성을 목표로 첨단 수 2020

산 기술개발 수산자원 조사 및 변동예측 체계 구축 어장환경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 , 

축을 전략과제 추진 중

해양과학정보를 수집관리하여 배포하고 국제교류협력 위한 국가해양자료센터(KODC, ‧ ‧

운영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기관에 배치된 시험조사선 척 을 해양환경 어업자원 조사 및 해양오염 측정에 활용(11 ) , 

출처 한국해양자료센터

그림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관측자료 제공 화면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조사 해양조사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 해양정책 지원을 목표로  , , 

체계적 해양조사 및 해양변화 대비 관측활동 강화 자연재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 , 

제공 등 수행

국가해양정보시스템 를 통해 (KOOFS, Korea Ocean Observing and Forecasting System)

해양 조석조류해류 예측정보 및 실시간 관측정보 위성 수온정보 분석 및 서비스 제공, ‧ ‧

ㆍ 동해서해남해에 설치된 해양조사사무소에서 해역의 안전항해와 해양 개발이용보전에 ‧ ‧ ‧ ‧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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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해양조사원

그림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해양관측정보 제공 화면

기상청( ) 신뢰받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 

하기 위해 기상예보 기술과 관측 인프라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역할 강화 미, , 

래를 준비하는 기상업무 성장기반 조성 등 전략 실행

지상 해양 위성기상 관측 실시간 관리 및 제어용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기후예보 감/ / , , /

시 지진화산 황사 등 관련 업무 수행, , ‧

해양기상관측자료 확보를 위한 해양기상부이 등표기상관측장비 파랑계 파고부이, , , , 

연안방재관측시스템 해양항만관측시스템 기상관측선 선박기상관측장비 해양기상기, , , , ‧

지 등 운영

ㆍ 소속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년부터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지구 2001 ARGO

해양의 수온 염분 변화를 실시간 감시중이며 기상 호 연구선박 를 활용한 정기관측 수행, , 1 ( )

기관 사용처 주요내용

해양 
환경 
관리 
공단 

해양환경 
측정망

개요
 우리나라 연안 및 근해역의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기본자료로 활용

주요
내용

 조사정점 및 수층 전국연안 개 정점 개의 수층 표층 저층
 조사시기 및 횟수 년 현재 회 년 월

조사
항목

 해수 일반항목 수온 염분 등 개 미량금속 등 개
 해양생물 일반항목 클로로필 총대장균군 미량금속 등 개
 해저 퇴적물 일반항목 입도 강열감량 황화물 미량금속

등 개

표 국내 해양관측기관 별 관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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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용처 주요내용

해양수질자동
측정망

개요
 연안 오염의심해역에서 수질 상시측정을 통하여 향후 해양환경 상태 

측정 및 변화를 예측 예보 할 수 있는 실시간 해양수질자료로 활용

주요
내용

 조사정점 인천시화 기 인천조력 시화반월 오이도 마산 기 마산
삼귀 마산봉암 마산양덕 광양 기 광양망덕 광양초남 새만금 새
만금 울산 울산온산

 조사시기 년 현재
 주기 센서 분 측정기 시간

조사
항목

 센서 수온 염분 등 개
 측정기 등 개

하구역 
해양수질자동

측정망

개요
 대강 하구역에서 수질 상시측정을 통하여 향후 해양환경 상태 측정 

및 변화를 예측 예보 할 수 있는 실시간 해양수질자료로 활용

주요
내용

 조사정점 낙동강하구 기 낙동을숙 낙동명지 영산강하구 기 영산
영암 영산목포 금강하구

 조사시기 년 현재
 주기 센서 분 측정기 시간

조사
항목

 센서 수온 염분 등 개
 측정기 등 개

정기운항선박
을 이용한 

해양수질자동
측정망

개요
 한반도 연안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수질자동측정장비를 설치

하여 선박경로에 따른 해양수질변화를 조사하고 나아가 국제페리선박 
데이터로 활용

주요
내용

 조사정점 동해항 인천항
 조사시기 년 현재
 주기 센서 분 측정기 시간

조사
항목

 센서 수온 염분 등 개
 측정기 암모니아 인산염인 등 개

국립 
수산 
과학원 

정선해양조사

개요
 조사정점 및 수층 개선 개 정점 개 표준 수층
 조사시기 및 회수 년 현재 회 년 월

주요
내용

 시기별 해역별 수괴 및 해황 특성 비교 분석
 해역별 주요 해황 분석

동해 극전선 냉수대
서해 수온역전 조석전선
남해 연안전선
동중국해 양자강 유출수 거동

조사
항목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 동식물 플랑크톤 등 개 항목

연안정지해양
조사

개요
 조사정점 전국 연안 개소
 조사시기 및 회수 년 현재 회 일 오전 시 관측

주요
내용

 일별 전국 연안 수온 및 기상 조사 분석

조사
항목

 수온 기온 비중 운량 천기 등 개 항목

실시간 
어장환경

개요

 연안 양식어장 밀집해역과 이상해황에 의한 어업재해가 빈발한 해역
에 실시간 어장환경정보 수온 염문 용존산소 등 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활동에 필요한 과학적 어장환경정보의 실시간 적시제공
웹 메일링 서비스 등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자료 확보 
등을 그 목적으로 함

 실시간 어장환경정보시스템은 적조다발해역 패류독소발생해역 냉수
대 및 고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동사발생해역 등에서 어장환경정보
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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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용처 주요내용

수산피해 예방 및 대책
연안양식업 경영지원 기능 강화
어업생산성 향상
바다녹화
연안자원조성 기술개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관측소 현황

 강릉 양양 삼척 영덕 기장 개소 수하식부이에 의한 동해실시간 어장환경
정보시스템

 동 서 남해의 가두리양식장 개소 기타지역 연구소내 집수정 등 개소에 설
치된 실시간연안정보시스템으로 나뉘어 전체 개소가 운영

 각 지역의 관측정보조회 및 서비스 제공
 대부분 원반형 부이를 사용하고 있음

국립 
해양 
조사원

연안정지관측

개요
 전지구계의 해양 기상 등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류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구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
전에 활용

주요
내용

 조사정점 동해 개 남해 개 서해 개
 조사시기 및 주기 년 현재 회 일

조사
항목

 수온 비중

조석관측

개요
 달과 태양 등 지구주위 천체의 주기적인 상호운동에 의해 발생한는 

지구표면 해수면의 주기적인 승강운동 조사하여 수직기준면관리 연
안재해 방지 및 환경보존 업무에 활용

주요
내용

 조사정점 동해 개 남해 개 서해 개
 조사시기 및 주기 년 현재 회 분

조사
항목

 조위

실시간 
연안정보

개요
 전지구계의 해양 기상 등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류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구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
전에 활용

주요
내용

 조사정점 동해 개 남해 개 서해 개
 조사시기 및 주기 년 현재 회 분

조사
항목

 풍속 돌풍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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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용처 주요내용

관측소 현황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상기상부이 파고부이 표류부이 등 용도에 따른 다양한 
부이를 운용하고 있음 

기상청

부이기상관측

개요  동해 남해 서해의 부이에서 매시 관측된 기상자료

주요
내용

 조사정점 전국 개 정점 울릉도 덕적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 포항 마라도 외연도 신안

 조사시기 년 현재 회 년 월
 주기 시간

조사
항목

 바람상태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기온 수온 해면상태 파고
파주기 파향

관측소 현황

 기상청의 경우도 선박형  및 원반형 부이를 용도에 따라 운용하고 있음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환경 조사연보 국가해양환경정보시스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연

보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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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내 기관별 해양관측부이

기관명 용도 및 사양 이미지

국립 
수산과학원

 해양환경 적조부이
직경
해양조류 환경 기상 관측

 해양환경 적조부이
직경
해양조류 환경 기상 관측

 어장환경 관측부이
직경
수온 용존산소 등 관측

국립해양
조사원

 외해역 해양관측부이
직경
해양조류 파고 기상 관측

 연안역 해양관측부이
직경
해양조류 파고 기상 관측

 이안류 해양관측부이
직경
해양조류 파고 기상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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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부이
수심 이하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설치 서해 남해

 부이
수심 이상 외해 해양
환경에서 설치 동해 남해 
먼바다 등

 해양관측부이
직경
연안 해양관측

지방해양 
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조류관측부이
직경
빠른 해조류 환경

해양환경 
관리공단 

 해양환경 관측부이
직경
해양조류 환경 기상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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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 해양로봇 개발 현황. 

미국 해양로봇 기술

미 해군은 년 최초로 군사용 무인잠수정 개발계획 발표1994

 차 종합계획을 년에 최초 수립하였고 년에 차 종합계획 공개1 UUV 2000 , 2005 2 UUV 

ㆍ 년 근거리 기뢰탐색 시스템1998 (NMRS13) 무인잠수정 개발 잠수함 탑재운용시험 성공) , ‧

ㆍ 년 문제1999 NMRS 14)해결을 위해 장거리 기뢰탐색 시스템 개발 착수 자율운항제어 (LMRS) , 

기술과 로봇 팔 어뢰회수 등 기능 탑재, , 

ㆍ 년 장거리 기뢰탐색 시스템 시제품 개발운용 시험 완료 원자력잠수함에 탑재2005 (LMRS), , ‧

하여 운용

록히드마틴 에서 보다 기능을 향상시킨 (Lockheed Martin) LMRS MRUUV15)가 개발되었고, 

년 잠수함 및 전투함에 적용2013

ㆍ 는 직경 의 어뢰관 발사체 형태로 전자기 광선 센서 등 최신기술을 탐재MRUUV 21(inch) , ISR

해양과학 조사용으로 최초 제작된 는 정6,000m WHOI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

밀한 조사 및 샘플 채취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열수광상16) 등 해양과학 조사임무 수행 

수중에서 중성부력을 유지하고 선체에는 개 추진기로 자유도 운동 제어7 BLDC 6 (DOF) 

ㆍ 심해에서 직경 길이 의 케이블로 에 연결되며 두 선체는 다른 선체의 15mm, 150m Medea

작업범위에서 조명을 비추어 해저에서의 선명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체계로 운용

13) NMRS, Near-term Mine Reconnaissance System

14) 어뢰회수시 잠수사의 도움 필요 장시간 센서 모니터링에 의한 운용자 피로 짧은 수중체재 시간 등 , , 

15) MRUUV, Mission Reconfigurable Unmanned Underwater Vehicle

16) 지하의 마그마에서 방출된 열수가 상승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유용광물이 침전하여 만들어진 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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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특징 및 주요 개발내용

기업

 주요 개발 및 공급


 군용 민수용 개발

 기술 개발 원천개발 면허




 생산
 잠수함 진수 개발 중
 훈련 타깃 생산

 생산 운용 개발
 개발 협력

 저가 소형 경량 개발

 설계 및 
제작

연구소
및
대학

 운용
 개발 개발

 개발중
 개발

 개발 참여
 급 시험 완료

 설계

 로 대서양 횡단

 개발 생산

 심해급 매뉴플레이터 탑재 개발

 설계

 가장 풍부한 개발 운용 상업화
 운용

복합 개발

기술
개발
및
운용

 용 

 운용 상업용 조사
 수로학 및 용 반잠수정 개발 및 훈련

 예인 플랫폼 용 
 선체 스캐닝 시스템 개발

 운용 해양기상 예보

 용 수중 압력센서
제작

 탑재 제작

 무브러시 전동기 구동 수중 추력기 생산

 생산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미국 해양로봇 관련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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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글라이더는 운용기술은 기계적 전기적 부력변화 방식 해수 온도차 에너지 구동 , 

방식 파력 에너지 구동 방식 표준 추진시스템과 활강 시스템을 결합한 복합 방식으로 , , 

구분됨

부력변화 시스템 방식은 날개모양의 핀을 사용하여 전진과 하강을 할 수 있도록 제작

ㆍ 활강 무인잠수정이 부력변화 시스템으로 수면으로 상승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인공위성 ,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위치 재조정

미국 러커스 대학의 온도차 구동방식 수중글라이더는 년에 뉴저지와 스페인 해안2009

을 일간 횡단에 성공221

파력 에너지 구동방식은 파력과 태양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중조사

관측 수중작업 심해탐사와 같은 산업 및 해양학 연구에 활용 중, , 

군사용 수중무인 활강 글라이더로는 미 국방부 에서 년 개발한 활강 형태DARPA 1989 AUV 

의 수중로봇 으로 수심에 따른 바닷물의 온도차를 이용 구동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Slocum , 

별도 동력 없이 장기간 운용 가능하여 장기간 해양 정보의 관측에 활용 가능

미 해군은 년 수중글라이더를 발사하여 해양 차원 정보 획득 소나성능향상 등2004 3 , 

의 전술적 활용을 위해 와 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 중DARPA ONR

수중 글라이드는 년 동안 일 수중 글라이더 미션 당 기의 손실이 발생하며 미4 1805 1 , 

국의 경우 손실률이 최소이고 수중 글라이드를 활용한 계획된 글라이더 미션 중에서 

달성됨86% 

ㆍ 미션실패 주요 원인으로는 어로활동 수중 생물의 공격 부력 조절 문제 및 컴퍼스 문제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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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및 제작사 제원 및 특징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중 글라이더 날개스팬
 의 이동 노드의 한 부분
 내장된 에너지원에 의한 광범위한 해양 모니터링 표준해양

센서 탑재 해양음속 해수밀도 분포측정
 순항속도
 작전반경
 운용기간 개월

 장거리 장기체류 프로파일링 글라이더 
 로 개월까지 해양 모니터링

 운용수심
 로 개발 

 두 가지 버전
 최대깊이 년간 
 일
 미 해군의 연안전장 센싱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해양 센

싱 역할


 두 개의 부낭 사이에서 광유를 펌핑하여 수중을 수직 및 

수평으로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 항주
 소형 보트에서 진수 및 회수 가능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주요 수중 글라이더 모델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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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들은 해양로봇 연구에 거의 모든 회원국 독자적 또는 국가별 컨소시엄을 통해 EU 

다양한 형태의 및 를 개발 중에 있고 군사 산업용 및 해양과학조사 활용 중ROV AUV

영국은 해양로봇에 관한 연구 및 운용이 가장 활발하며 프랑스와 , 독일을 비롯한 스웨

덴과 노르웨이의 활약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영국( ) 군사용 해양로봇은 년 에서 인치 중어뢰형 인 1998 BAE System 12 UUV Marlin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탑재 을 시스템 개발, Archerfish Talisman BAE 

단기적으로 기뢰대항전을 위하여 계열 체계를 확보 운용할 계획이며REMUS-600 Recce , 

장기적으로는 잠수함 진수 및 회수가 가능한 을 고려Marlin

현재는 시스템 개발을 기초로 하여 시스템을 개발 중Marlin BAUUV14) 

ㆍ 는 잠수함 수상함 및 다른 플랫폼들이 연안작전에서 위험성을 줄이고 은밀한 작전BAUUV , 

수행을 목표로 진행

 는 와 에서 운용수심 급 해양로봇을 개발운용 ROV Saab Seaeye Hydrovision 300~2,000m ‧

중

ㆍ 개 혹은 개의 자유도 매니퓰레이터와 카메라비디오를 장착하여 해저 탐사와 해양작업 수행1 2 4~6 ‧

모델

제원
중량

운용수심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영국의 대표적 

 는 주관하에 대학이 AUV NERC(Natural Environmental Research Council) Southampton 

해양탐사용 인 개발 프로젝트를 년에 시작하여 년 을 AUV Autosub 1988 1996 Autosub-I

개발하였고 년에 수심 급 그리고 년에 급 , 1999 1,6000m Autosub-II 2007 6,000m Autosub 

을 개발하여 시험 중6000

ㆍ 영국의 에서는 로 년 월에 남극의 NOC(National Oceanography Center) Autosub 2005 2 Fim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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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 밑을 약 탐사한 바 있으며 는 종래의 삽입식 기술로는 관찰할 수 없었25km , Autosub

던 어군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음을 입증

ㆍ 스코틀랜드 수산연구소는 를 사용하여 년 남극의 한계빙하지역에서 SBES Autosub AUV 1999

크릴의 분포와 양 및 형태 연구에 활용

구분 명칭 특징 및 주요 개발내용

기업

 수상 반잠수 수중 예인 플랫폼 설계

 개발
 개발

 시스템 개발

 용 매니플레이터 생산

 장기해저센싱 노드 설계

연구소
및

대학

 수중추력기 생산

 시리즈 개발 개발 중
 심해 예인 센서 플랫폼 운용
 운용

기술
개발
및

운용

 개발
 제작

 수중위치추정 시스템 공급

 운용 파이프라인 검사 해양 조사

 개발

 운용 개발 제어 시스템

 수중 위치추정 시스템 주요 공급자

 등 해양 센서 생산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영국 해양로봇 관련 주요 기관

프랑스( ) 해양연구소 가 해양로봇 연구를 주관하고 있으며 군사용 해양로봇 (IFREMER) , 

의 연구개발은 및 사가 주도하고 있음DCN ECA

해양연구소에서는 와 인 를 개발SINERE Hybrid AUV SWIMMER

ㆍ 해저구조물의 검사와 수리 및 정비용 복합 무인잠수정인 상업용 는 SWIMMER Cynerentrix

사가 개발 중

 사는 년 최초로 음향으로 제어하는 급 를 개발하였고ECA 1981 6,000m AUV Epaulard , 

소형 기뢰제거정인 를 년 여기 생산ROV PAP-104 198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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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제작기관 ECA ECA Cybernetix

제원









성능
 최대속도
 운용시간 시간
 최대수심

 최대속도
 운용시간 시간
 최대수심

 최대수심
 운용시간 시간

특징
및

임무

 모듈형
 동력 리튬 이온 배터리


 센서

 항법
 심해 조사선유전 가스전

 복합조정
 심해 유전 가스전 지원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프랑스의 대표적 및 주요특징

군사용 로는 주관으로 년 기뢰대항전용 무인잠수정 을 UUV DCN-GESMA 1996 Redermor

개발한 바 있으며 현재 미국과 같이 무인화 된 해양전장 환경을 고려하여 년을 목, 2020

표로 약 여개의 핵심기술 과제를 포함한 체계 개발을 추진 중40 UUV 

구분 명칭 특징 및 주요 개발내용

기업

 수중항법 시스템연구개발 기업
 수상부이 수신기 음향위치추정 시스템
 개발 중

 선체검사 청소 등 개발
 개발

 잠수함 진수 개발 중

 수중 제작

 프랑스 해군 신개념 개발 중

 생산
 와 개발 중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프랑스 해양로봇 관련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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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에 의해 개발된 와 같이 수중 구조물 작업용 HERION Systemtechink GmbH DAVID

복합 무인잠수정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로봇들이 개발 및 운용되고 있음 

 은 심해 작업용으로 개발된 로 최대심도 에서 운용 가능QUEST 4000 ROV 4,000m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그림 독일 해양로봇

독일의 군사용 해양로봇은 가 기뢰무력화용 소모성 기뢰제거STN-ATRAS Electronics

정인 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무인잠수정을 독자적으로 또는 SeaFox , EC 

역내 국가들과 컨소시움 형태로 개발운용 중‧

ㆍ 최근 해양생물 모방 해양로봇의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 

구분 명칭 특징 및 주요 개발내용

기업

 해양 전자 시스템 개발 및 공급
 개발

 개발

 복합무인잠수정 개발

연구소
 수중음향모뎀 돌고래 통신기반 개발
 개발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독일 해양로봇 관련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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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시리즈 이외에 군사용으로 기능을 보유한 무인잠수정과 산업용 Hugin MCM 

으로는 해저 유전 및 심해저탐사용 무인잠수정에 대한 연구개발 진행 중

노르웨이 해양연구소가 년 를 사용하여 노르웨이 서쪽 연안의 산호1998 HUGIN-2 AUV

초 지도를 작성

 년에는 레이저 영상 플랑크톤 계수기2005 (LOPC17) 를 장착한 를 사용하여 대양 ) AUV

해류와 해저 형상이 동물성 플랑크톤에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

구분 명칭 특징 및 주요 개발내용

기업

 주요 소나 수중 위치추정 카메라시스템 잠수정 제어 해군무기체계 장비 생산기업

 시리즈 생산

 용 생산

운용  운용 해저 조사 및 건설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노르웨이의 해양로봇 관련 주요 기관

일본

미국과 유럽에 못지않은 해양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구의 가장 심해저인 해구에 Mariana 

시스템 개발ROV KAIKO 

 년 급 심해 해양로봇 를 개발하여 심해 해저의 해양조사1991 3,300m ROV Dolphin 3K

를 수행하였고 열수광상 및 광합성에 의존하지 않는 생물군락과 새 지각판 등의 심해

저 관측 수행

지구의 모든 해저면 탐사가 가능한 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장 심해인 6,500m KAIKO 

의 해구에 도달10,909m Mariana 

 시스템은 정밀한 다중센서 영상과 샘플링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잠수정과 KAIKO 

이와 연결된 광대역 조사기로서 역할을 하는 런처 를 가진 겸용 시스템(Launcher) ROV 

17) OPC, Laser Optical Plankton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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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제작기관

제원









성능
 운용속도
 최대수심
 운용거리

 최대속도
 최대수심
 운용시간 시간

특징
및
임무

 동력 연료전지리튬이온 배터리
 센서

 심해 해저 조사

 근해호수 생물 조사 플랑크
톤 분포 용존산소

 센서

 동력
 해저 맵핑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일본 주요 및 주요 사양

년에 폐회로 디젤엔진을 탑재한 수중로봇을 개발하였으며 년에는 연료전1996 R1- , 1998

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거리 무인잠수정 를 개발Urashima

년부터는 에서 급의 심해저 탐사용 를 개발하고 있2000 JAMSTECH 4,200m MR-X1 AUV

고 추진방식의 인 를 개발하여 시험 중 Biomimetic AUV Flatfish

수중에서 장기 체재할 수 있는 심해잠수정용 소형 연구용 원자로 를 연구개발을 DRX

진행하는 등의 매우 다양한 해양로봇 연구를 수행중

ㆍ 최근 약 억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시 정찰 및 다양한 수중작전을 위한 체계 60 UUV/USV 

개발 진행 중

구분 명칭 특징 및 주요 개발내용

기업
 소형 설계 제작
 개발

연구소
및

대학

 개발
 개발 시험

 개발 기뢰탐사제거정

 년대부터 개발


등

출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내외 수중로봇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일본 해양로봇 관련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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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 해양관측 현황. 

미 해양대기청 이 후원하는 관측체계감시센터(NOAAon) (Observing SystemMonitoring Center)

에서 년 월 일부2013 8 11 터 월 일까지 총 개의 플랫폼으로부터 개의 관8 13 3,538 2,090,751

측 자료가 수집됨

인공위성 관측자료와 수중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무인 플랫폼들까지 고려하면 더욱 

많은 해양 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글로벌 해양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현재까지 글로벌 해양관측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출처 남성현 김윤배 박종진 장경일 、

그림 자료수집현황

해양환경의 변동은 차원 공간적인 구조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3

따른 변동까지 고려해야만 하며 차원 공간을 무인 플랫폼만으로는 해양의 모든 변, 2

동성을 모니터링하기에 여전히 부족함

ㆍ 수심별로 표층에서부터 심해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플랫폼들만을 헤아린다면 실시간

으로 수집되는 해양자료의 수는 급감함

해양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이동형 플랫폼만으로 글로벌 해양을 모니터링 하

기 에는 빠르게 일어나는 시간적인 해양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 발생

고정형의 플랫폼의 경우에는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환경 변화를 전혀 감

지할 수 없는 한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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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해양관측 체계

무인 해양관측은 크게 이동하는 플랫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해양의 시공간적 변동성

을 동시에 측정하는 라그랑지 방식과 고정된 플랫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Lagrangian) 

시간적 변동만을 측정하는 오일러식 방식으로 구분(Eulerian) 

 이동형 플랫폼( ) 표류병으로부터 시작해서 표층 뜰개 와 중층 뜰개 또 (surface drifter)

는 플로트 를 거쳐 최근 급격히 사용이 늘어나고 (subsurface float, e.g., ARGO floats)

있는 수중 글라이더 와 자율주행 수중운동체 등(glider) (AUV) 

ㆍ 이동형 플랫폼에서 수집된 해양관측 자료는 시공간적 변동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 자료 분석이 다소 용이하지 않음 

ㆍ 반면 운용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장점이 있어서 를 제외한 대부부의 플랫폼이 글로, AUV

벌 무인해양관측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

 고정식 플랫폼( ) 계류선 이나 바닥장착형 플랫폼을 사용하여  (mooring) (bottom mounts) 

고정점에서 짧은 간격으로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단주기 변동을 

포함한 많은 해양과정들을 감지할 수 있음

ㆍ 공간적으로 여러 개의 고정형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여 시공간적 변동성을 함께 파악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해역에서만 특정 목적을 위해 

간헐적으로 활용

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해양 시계열 플랫폼의 운용은 유지 보수하는 노력과 비용 문제로 몇몇 /

장기 해양 시계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한된 일부 해역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상태

ㆍ 단주기 변동 현상들을 감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많은 다종의 센서들을 ,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자료 보정을 통해 가장 정밀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플랫폼의 사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동형 무인해양관측( ) 이동형 무인해양관측은 특히 최근 수중 로봇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통합되는 센서도 늘어나는 등그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층 뜰개 표류병과 같은 물체를 바다에 띄어 해류를 측정(Surface drifter): 

ㆍ 미 국립과학재단 과 및 미 해군연구국 에서 무인(NSF) NOAA (ONR;Office of Naval Research)

해양관측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ㆍ 년 월 기의 표층 뜰개 이 중 기 이상은 미국에서 기여 가 자료를 수집 중2013 7 1,155 ( 800 )

중층 플로트 중층 플로트는 수중에서 중성부력을 가져 중 심층 해(Subsurface float): /

류와 함께 이동하면서 그 순환 패턴을 관측함으로써 전 지구 해양 순환을 연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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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기기로 활용

ㆍ 국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활발ARGO(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히 투하된 플로트는 전대미문의 수직 수온 염분 프로파일 관측 자료를 생산하고 있ARGO /

으며 이미 기후 관측 시스템의 핵심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음, 

ㆍ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수중에서 정밀한 해수의 움직임을 알 수는 없지만, 

일에 한 번씩 해표면에 떠 올라와서 전송하는 인공위성에 의한 일 동안의 위치 변화10 10

를 계산하면 평균 이동 속도를 추정 가능

수중 글라이더 수중 글라이더는 중층 플로트로부터 진화한 기기로 (Underwater glider): 

날개를 이용하여 활강함으로써 원하는 지점으로 수평적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고안됨

ㆍ 추진 시스템이 필요 없이 오직 부력만을 조절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요구 전력이 매우 낮

아 수개월에서 년 동안 넓은 해역에 대해 자동 관측이 가능1

ㆍ 기존의 해양 관측 기기들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수중을 유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높은 내

구력과 정밀한 운영기술 요구

ㆍ 작동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무인 잠수정들과 달리 오랜 기간 먼 바다로 단독 항해가 가능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형 선박이 필요치 않아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고 잠재 시장도 매

우 큼

고정형 무인해양관측( ) 고정형 무인해양관측에는 이어도 기지와 같은 해양 구조물이나  

연안 피어 등을 이용한 관측도 포함되고 표층 및 수중 계류선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 

계류 관측과 바닥장착형 장비가 포함됨(bottom mounts)

표층 및 수중 계류선 계류선을 이용한 고정형 무인(Surface and subsurface moorings): 

해양관측은 특정지점에서 수초 혹은 수분 이상의 조밀한 시간간격으로 연속적인 자료

를 얻는데 가장 유용한 관측방법

ㆍ 표층 부이에 장착된 통신장치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

ㆍ 표층부이는 풍향풍속계 온 습도계 기압계 등 기상센서가 장착되며 실시간 통신을 위한 , · , , 

통신 및 자료 제어장치 그리고 등명기 레이더 반사판 위치추적 시스템 전원공급을 위한 , , , 

태양열 전지판 충전기 등 설치, 

수중 계류선 의 경우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나 심층 관측에 주로  (subsurface mooring) , 



- 81 -

사용되고 있으며 관측된 자료는 일반적으로 계류선을 회수한 후 자료 획득 가능, 

ㆍ 계류선의 가장 아래 부분에 특정 주파수의 음파를 이용한 음향회수장치 부착(acoustic releaser) 

ㆍ 일본 의 및 계류선 북대서양의 계류선 년 이JAMSTEC S1 K2 Sediment trap , Line-W (2004

래 등은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여 계류선을 회수하지 않고도 수중 계류선의 자료를 회수) 

하는 방식의 운용이 가능

ㆍ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 캘리포니아 해역에 운용 중인 CORC(Consortium on the 

수중 계류선의 경우 부착된 수중 모뎀을 이용하여 수중 통신 Ocean’s Role in Climate) 

방식으로 수중 글라이더에 자료를 전송하고 이를 수중 글라이더가 표층에 떠오를 때마다 , 

인공위성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실시 간 수중 계류선 자료를 수집

바닥장착형 관측 바닥장착형 관측은 수중의 계류선에 해양관측장비(Bottom mounts): 

를 부착하는 대신 해저면에 해양관측장비를 장착하는 계류 방식

ㆍ 바닥 장착형 관측은 때때로 해저케이블을 통한 자료전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료 획득이 가능

ㆍ 어로활동 트롤이나 저인망 등 에 의한 수중 관측 장비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 혹은 수중 통( )

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진 해저면 영상관측 등 해저면 근처의 해양현상을 안정적으로 관, 

측하기 위해 주로 사용

ㆍ 유럽연합 와 미국 해군연구소NURC(NATO Undersea Research Center) (NRL: Naval 

가 공동으로 제작한 따개비 형태의 은 라고 불리는데 Research Laboratory) TRBM Barny

은 개발(Perkins et al., 2000a), Barny TRBM

ㆍ 국외의 경우 바닥장착형 관측과 수중통신기술 및 해저 광케이블을 접목한 다양한 해양관

측 네트워크가 운용중이거나 기획

18) Monterey Accelerated Research System

19) North East Pacific Time-series Undersea Networked Experiments

20) European Sea Floor Observatory Network

21) Dense Oceanfloor Network System for Earthquakes and Tsun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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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 해양관측이니셔티브

 는 의 지원으로 개발 운용되고 있는 해양관측시스템으로써 해저면

을 포함한 해양의 물리 화학 지질 생물의 변동을 관측하기 위한 해양센서 통합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

하고 운영을 통해 실시간 해양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시스템 제작에 년 간 백만달러가 투입되었으며 년부터는 년 년간 관측을 

목표로 보수 및 운용되고 있음

 는 크게 개로 구분되며 그 중 개는 유형에 따라 로 

분류됨

 기존 연안 관측 장비를 이용한 고정형 계류형 부이

 엄빌리컬 케이블로 수중 관측플랫폼을 연결한 구조의 고정
형 계류형 부이

 계류형 부이 연결을 통해 전지구적 규모의 문제 기후 변화 
및 예측 를 해결하기 위한 부이 어레이

유형별 구분

와 는 현재 책임 하에 개발 운용

되고 있으며 는 에서 는 

에서 그리고 는 에서 각각 담당

 해양관측시스템을 통합 운용하는 를 통해 관측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실제 

해양에 설치된 관측시스템을 원격으로 통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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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외 해양로봇 관련 산업동향

국내 해양로봇 산업 동향

가 국내 해양로봇 관련 산업현황. 

국내 해양산업 매출액 년 은 조원으로 국내 전체산업의 규모이며(2015 ) 126.8 2.4% ,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매출액은 조 억원으로 국내 해양산업의 · 9 6,845 7.6%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산업통계조사

그림 국내 해양산업 매출액 비중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중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기 장비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규모는 억원432

기타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의 기업체 수는 개로 업체당 연간 억원 수준5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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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체 현황.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년 를 활용하여 해양수산과 관련 있는 코드 활용‘ (2014 )’
광업 지원 서비스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상 운송업 어업, , , , , ,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등, , 

해양수산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수의 수준이고 종사자는 수준이며 대부분 0.4% , 1.3% , 

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됨Normal Industry

전국 사업체 개소 중 해양수산 사업체는 개소이며 전체 사업종사자 3,812,820 13,608 , 

수는 명으로 그중 해양수산 사업체 종사자는 명으로 조사됨19,899,786 255,043

ㆍ 대부분의 사업체 및 종사자들이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조선업 수산업 등에 편중됨, 

기업체 현황

사업체수가 많은 업종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순임

해당 업종의 사업체 수 규모는 해양수산분야 업종의 를 차지하고 있음8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 , 

조업 등 하위 개 업종과 상위 개 업종간의 업체 수 차이는 약 배로 다소 큰 편차를 보임3 3 36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사업체수는 전남 경남 부산 경기 순으로 크게 나타남, , , 

상위 개 지역의 사업체 수가 전국 사업체 수 규모의 를 차지3 45%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체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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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출처 해양수산부 미래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기회영역별 로드맵

그림 년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사업체 수

지역별로 업종의 특성에 발달된 지역이 달리 나타남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며 해당업종 사업체의 약 가 소재33%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조선소가 많이 위치한 경남이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

경기도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산업, , 

용 로봇 제조업 개 업종이 전국 내 수위를 차지3

제주도는 사업체 수가 전국의 도 차지하지 못하지만 어업 분야 특화5%

종사자 현황

종사자 수가 많은 업종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수산물 , ,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순임

상위 개 업종의 종사자의 비중은 전체 업종 종사자의 를 차지3 86%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은 상, , 

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인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종사자 수에 비해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해

양수산산업은 종사자 수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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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출처 해양수산부 미래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기회영역별 로드맵

그림 년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수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종사자수는 경남 울산 전남 순으로 크게 나타남, , 

상위 개 지역의 종사자 수가 전국 종사자 수 규모의 를 차지3 67%

ㆍ 이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종사자가 많은 순과 같으며 해당 업종의 종사자 수 약 , ( 62%)

가 타업종에 비해 종사자가 많은 것이 원인

다 민간 연구개발 투자현황. 

해양수산부 미래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기회영역별 로드맵 자료 활용(2016), R&D

※ 해양산업과 관련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개 시도의 개 기업대상17 25,273
2010※ 년부터 과거 년간 연구개발비가 전무하였던 기업을 연구개발비 미투자기업 으로 정의5 ‘ ’

※ 해양수산분야의 민간 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국표준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기업을 대 분야로 분류R&D 15

일반현황

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개로 그 중 에 해당하는 개 기업만이 15 25,273 33.8% 8,554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개 분야의 구성은 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가 가장 많으며 건설항만15 (21.1%) , 

조선 업이 그 뒤를 잇고 있음(15.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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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난안전 에너지 기타 등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가 상당히 적, (0.1%), (0.3%), (0.4%) 

게 나타남

분야별 연구개발투자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생명 에너지 기타분야는 연구개발기업을 , ,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 관광레저 서비스 자원 재난안전 등과 관련 있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연구, , , , 

개발 미투자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개

건설
항만

관광
레저

관측 기타 물류 생명
서비
스

수산
에너
지

자원
재난
안전

조선
플랜
트

환경 전체

업체
수

비중

투자
기업

비중

미투
자기
업

비중

출처 해양수산부 미래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기회영역별 로드맵

표 해양산업 분야별 투자 사업체 비중

해양수산산업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소기업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해, 

양산업에 편중되어 있음

매출액 분석

해양관련기업을 연구개발투자기업과 미투자기업으로 분류하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서비스 물류 조선 건설항만 순으로 나타남, , , 

조선 건설항만의 경우 연구개발투자기업의 매출액이 미투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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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서비스업과 물류업의 경우 연구개발 미투자기업의 매출액이 더 높게 나타남, 

단위 억원

구분
연구개발투자기업 연구개발 미투자기업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건설항만

관광레저

관측

기타

물류

생명

서비스

수산

에너지

자원

재난안전

조선

플랜트

환경

합계

출처 해양수산부 미래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기회영역별 로드맵

표 해양산업체 매출액

연구개발투자 분포

산업별 연구개발투자를 살펴보았을 때 조선업 건설항만 플랜트 순으(40%), (13%), (11%) 

로 많은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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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개 업종에 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해양 는 연구3 65% , R&D

개발투자업종과 미투자업종이 확연이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억원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건설항만

관광레저

관측

기타

물류

생명

서비스

수산

에너지

자원

재난안전

조선

플랜트

환경

합계

출처 해양수산부 미래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기회영역별 로드맵

표 해양산업 연구개발투자액

기업규모별로 살펴볼 때 연구개발투자가 집중되는 산업이 나타나고 있음, 

대기업 조선업 생명산업 플랜트산업 환경산업 등에 집중: , , , 

중견기업 조선업 생명산업 건설항만산업에 집중: , , 

중소기업 건설항만 플랜트산업 조선업 서비스산업에 집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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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산업 및 시장현황

가 주요국 해양수산산업 분류. 

미국

국가해양경제프로그램(NOEP22) 에서 해양경제를 크게 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음) 6

해양건설업 해양 관련 건설(marine construction) : 

해양생물자원 어업 양식 종묘생산 수산물유통 수산물 가공(living resources) : , , , , 

해양광물 석회석 모래 및 자갈채취 해저석유 가스 탐사 해저 (offshore minerals) : · , · , 

석유 가스 개발·

선박 및 보트 건조 선박건조 및 수리 보트건조 및 수리(ship & boat building) : , 

관광 및 여가 오락 및 휴양 서비스 보트소매업 숙박 (coastal tourism & recreation) : , , 

및 음식 마리나 오락용 차량 공원 및 캠프장 수상관광투어 스포츠용품 유통 동물, , , , , 

원 수족관 등, 

해운 해상화물운송 해상여객운송 해상운송서비스 탐사 및 (marine transportation) : , , , 

항해장비 창고보관 등, 

프랑스

해양수산산업을 산업부문 과 공공부문 으로 구분하고 산업(industrial sector) (public sector) , 

부문 개 공공부문 개 등 총 개로 분류10 , 4 14

산업부문 수산물 생산업 해양골재채취 해양에너지 조선 및 수리업 해양엔지니어링: , , , , , 

해저케이블 해저 석유 가스 관련 산업 연안관광 해상및 내륙 운송 해양보험, · , , , 

공공부문 해군 공공정책 연안 및 해양환경 보호 해양연구: , , , 

22) National Ocean Economic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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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해양수산산업을 전통해양수산산업 과 신해양수산산업(Established Marine Markets)

으로 구분하고 전통해양수산산업 개 신해양수산산업 개 (Emerging Marine Markets) , 12 , 4

등 총 개로 분류16

전통해양수산산업 수상 관광 및 레저 해운물류 국제 크루즈 보트 건조업 해양건: , , , , 

설 및 엔지니어링 수산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탄화수소 탐사 가스 생산 기타 해, , , , , , 

양제조업 기타 서비스, 

신해양수산산업 하이테크 산출물 및 서비스 해양 상업 해양신재생에너지 바이오: , , , 

테크놀로지 및 바이오 산출물

구분 해양수산산업 분류현황

수산업
 포획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산업 등
 미국 프랑스 등은 수산물 유통 포함

해양광업 해저 석유가스 산업  해당 산업이 존재하는 국가는 모두 포함

조선 해양장비 등 제조업  모든 국가가 해양수산산업에 포함

해양 건성 토목  명칭이나 분류방식은 다르나 모든 국가가 포함

해양운송 항만산업  모든 국가가 포함

해양관광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국가 포함 

음식 숙박업포함

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
 영국 중국이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프랑스는 

해양 신재생에너지와 연안화력 원자력발전을 발전업
에 포함

해양 생명공학산업  중국은 해양수산산업에 별도로 분류되어 포함

해양기술 관련 산업  캐나다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해양기술 산업으로 분류

출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산업 구조 현황 및 고부가가치화

표 주요국 해양수산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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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동향. 

해양로봇시장

세계 무인수중로봇 시장( ) 년 억 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상승한 년  2014 20 6 20.6% 2019

억 천만 달러 예상52 8

단위 

출처 

그림 세계 무인 수중로봇 시장 전망

ㆍ 해저시추활동 증가는 전 세계 무인 해저장비 수요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됨

ㆍ 환경보호에 필요한 해양연구와 해저지도 작성에도 무인 수중로봇이 활용되고 있음

ㆍ 무인 수중로봇은 석유 공사 파이프라인 검사 및 유지보수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광범위, 

하게 사용

세계 무인 수중로봇 시장은 유형에 따라 와 시장으로 구분되며 활용분야에 ROV AUV , 

따라 는 석유 및 가스채취 방위보안 과학연구분야 는 국방 과학연구 상ROV , , , AUV , , ‧

업분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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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분야

석유 및 가스채취

방위 보안

과학연구

국방

과학연구

상업

출처 

표 무인 수중로봇 시장 구분

시장은 년 억 천만 달러에서 년 억 천만 달러로 시장은 ROV 2014 14 8 2019 29 8 , AUV 2014

년 억 천만 달러에서 년 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됨5 9 2019 23

단위 

출처 

그림 세계 무인 수중로봇 유형별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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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출처 

그림 세계 시장 전망

ㆍ 세부분야별 년 시장비중은 석유 및 가스채취 억 만 달러 방위보안 ROV 2019 55%(16 4,400 ), ‧

억 만 달러 과학연구 억 만 달러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27%(7 9,500 ), 18%(5 4,100 ) 

출처 

그림 세부분야별 시장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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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년 억 만 달러에서 연평균 증가하여 년 억 달러AUV 2014 5 9,000 31.46% 2019 23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단위 

출처 

그림 세계 시장 전망

ㆍ 세부분야별 년 시장비중은 국방과 과학조사 분야가 억 만 달러 상업AUV 2019 38%(8 6,200 ), 

분야가 억 만 달러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24%(5 7,500 ) 

출처 

그림 세부분야별 시장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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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년 미주지역 억 만 달러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억 2014 49%(10 1,000 ), 33%(6

만 달러 아시아 태평양지역 억 만 달러 의 비중을 차지했고 년에9,000 ), 17%(3 6,000 ) 2019

는 미주지역 억 만 달러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억 만 달러43%(22 9,000 ), 33%(17 4,000 ), 

아시아 태평양지역 억 만 달러 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24%(12 4,000 )

아시아태평양의 시장비중이 증가함7% ‧

단위 

출처 

그림 지역별 수중로봇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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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통신시장

무선통신기술은 기존기술 및 을 지원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3G, 4G / LTE Wi-Fi)

개발됨

스마트 폰 사용자의 증가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 보안 용량 및 대역폭에 대한 , , ,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은 성장하고 있음

수중 무선 통신은 수중환경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며 해저무선통신 사용자 간의 ,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지원함

ㆍ 해양환경의 실시간 효율적인 모니터링 인프라 확보된다면 더욱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을 

전망됨

수중 무선통신의 시장을 인터페이스 플랫폼분야 응용분야 지역별로 구분하여 시장을 , , 

예측함

구분 세부분야





























출처 

표 수중 무선통신 시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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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무선통신 시장은 년 억 만 달러에서 연평균 상승하여 년 억 2016 15 4,200 19% 2022 42

만 달러로 성장이 예상됨7,500

단위 

출처 

그림 세계 수중 무선 통신시장 전망

별로는 년 분야 억 만 달러 분야 Interface Platform 2016 UUV 51%(7 8,500 ), Sensor Platform

억 만 달러 분야 억 만 달러27%(3 5,000 ), Acoustic Modem 17%(2 6,000 ), Communication Tool

분야 억 만 달러 의 비중을 차지함9%(1 1,7000 )

 년에는 분야 억 만 달러 분야 억 만 달2022 UUV 51%(20 6,400 ), Sensor Platform 23%(9 8,500

러 분야 억 만 달러 분야 억 ), Acoustic Modem 19%(8 200 ), Communication Tool 10%(4

만 달러 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2,400 )

ㆍ 음향통신 분야와 분야의 시장규모가 각 증가할 것Acoustic Modem( ) Communication Tool 1%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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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출처 

그림 수중 무선통신 시장 전망

적용분야별로는 년 산업 억 만 달러 국사 안보산업 억2016 Oil & Gas 35%(5 3,700 ), 29%(4

만 달러 과학연구 개발 분야 억 만 달러 해양산업 억 만 5,100 ), 22%(3 3,700 ), 14%(2 1,800

달러 의 비중을 차지함)

 년에는 산업 억 만 달러 국사안보산업 억 만 달2022 Oil & Gas 33%(14 900 ), 30%(12 8,100‧

러 과학연구개발 분야 억 만 달러 해양산업 억 만 달러 의 비), 24%(10 800 ), 13%(5 7,700 )‧

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ㆍ 국방안보산업 과학연구개발 분야가 와 증가 예상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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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출처 

그림 수중 무선통신 적용분야별 시장 전망

지역별로는 년 미주 억 만 달러 유럽 억 만 달러 아시아 태2016 43%(6 6,400 ), 32%(4 9,100 ), 

평양 억 만 달러 중동 아프리카 만 달러 의 비중을 차지함21%(3 3,000 ), 4%(5,800 )

 년에는 미주 억 만 달러 유럽 억 만 달러 아시아태평양 2022 42%(17 8,300 ), 32%(13 7,800 ), ‧

억 만 달러 중동아프리카 억 만 달러 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22%(9 5,000 ), 4%(6 5,700 )‧

예상됨

ㆍ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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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출처 

그림 수중 무선통신 지역별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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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외 해양로봇 관련 특허

특허분석의 개요

가 목적. 

기술별 특허출원 대상국 출원인 피인용 분석 등을 통해 기술순환주기 및 기술수준, , , 

공백기술 시장진입 경쟁수준 등을 분석함, 

나 분석범위. 

차세대 해양로복 융합기술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ICT 년 월까지 출원 공2017 11

개 및 등록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됨, ,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특허에 대해 출원일 기준으로 분석, , ,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18

있음

미공개 상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년 자료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정량분석은 2016~2017

년까지 한정~2015

자료 구분 국가 검색 분석구간 검색범위

공개 등록특허
공개 등록일 기준

한국

현재 검색일

특허 등록 공개 전체문서

미국 특허 등록 공개 전체문서

일본
특허 등록 공개 전체문서

유럽 특허 등록 공개 전체문서

중국 특허 등록 공개 전체문서

표 검색 및 검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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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효특허의 도출. 

분석대상 기술

해양에서의 환경변화관측 해양로봇 해양로봇의 제어 및 운용을 위한 해양통신과 관련, , 

된 기술의 범위를 분류함

대분류 중분류 검색개요 기술범위

해양로봇 
기술

해양부이로봇

해양 부이로봇 관련 기술로 계류형 표류형 수중글라이더형 및 지능형 부
이로봇과 관련된 기술 해양 부이로봇 공통기술로 파력발전 극저온 대응 
장비 운용 위치유지 파도유도추진 수중환경 고려 경로계획 장애물 인식
부력제어 기상재해 회피 특정해양생물센싱과 관련된 기술 

장거리 
장거리 자율주행 무인 잠수정 관련 기술로 자율주행 무인 잠수정 관
리 및 제어와 관련된 기술

구조 구난 및 
해양수산양식지원 

구난구조작업 원격조종 무인잠수정 관련 기술로 해양 구난구조작업
을 위한 관련된 기술
수산양식 지원 원격조종 무인잠수정 관련 기술로 해양 수산양식 지
원을 위한 관련된 기술

해양로봇 
공통기술

해양로봇 공통기술로 해양 로봇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기술

해양통신 
기술

수중 통신

수중 채널 모뎀 신호처리 프로세서에 관한 기술 모뎀의 외부장치 인터페이
스 장치 기술 수중환경에 적합한 변조 복조 방식 기술 수중통신에서 데이
터 전송 프레임 구조 기술 수중통신용 다채널입력 다채널출력기술 다이버
시티 수중음향 채널의 다중경로 잔향음 영향을 경감 제거 기술 다중경로
길이 축소 기술 수중 채널 등화 기술 채널등화기와 채널부호화기가 결합
된 채널등화 기술 기술 도플러 편이 추정 기
술 및 보상하는 기술 수중채널에 적합한 채널부호화 기술 수중 채널에 접
속하는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매체접속제어 기술 수중 채널에 적합
한 와 간의 정보 전달 경로를 찾아내는 라우팅 프
로토콜 기술 수중 네트워크에서 접속제어와 라우팅 알고리즘을 하나의 프
로토콜에 구현하는 계층 융합 프로토콜 기술 수중에서 
등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 수중 위치정보획득 기술 수중 
네트워크 상의 노드간 시간 동기화 기술 트래픽 분산 수중 채널에 형평성 
향상 기술 네트워크 성능유지와 를 유지하는 기술 수중 네트
워크를 수중 수상 육상을 연계하여 제어 및 감시기술

표 분석대상 기술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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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검색식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관련 기술분류 및 핵심키워드를 바탕으로 특허분석을 위, , 

한 키워드를 도출

해상 통신

해상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해 고려되는 채널 트래픽 연구 해상 차세대 이
동통신을 위한 물리계층 구조 및 기술 해상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매체
접근 제어 및 상위 계층 구조 설계 및 기술 비면허 대역 활용 기술 장기간 
고고도 이동체 설계 기술 해상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자의 보장을 위
한 장기간 고고도 이동체 최적 운용 기술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 수중 통신과 해상 통신과의 중계 또는 
연계 통신 기술 해양 주요 및 요구사항 도출 표준화 반영
해양 지원을 위한 표준 기술 개발 해양 환경을 고려한 

기술 해양 환경을 고려한 
기술개발 해양 를 위한 부호화 기법 해양 환경을 위한 

무인 자율주행 이동체 무인선박 지원을 위한 통신 기술
저지연 최소화 고신뢰 이동통신을 위한 물리계층 및 상위계층기술 해양 주
요 서비스를 위한 통합 해양 플랫폼 기술

융합관측 
기술

해양 환경 관측

해양 케이블 활용 해양 환경 관측 기술로서 해양 케이블 활용 해저 지형
수질 등의 관측과 관련된 기술 자율이동체 활용 해양 환경 관측 기술로서
드론 무인잠수정 활용 연안 지형 기후 수질 등의 관측과 관련된 기술 부
유체 활용 해양 환경 관측 기술로서 부이 표류계 활용 수면 해양 대기 수
질 등의 관측과 관련된 기술

생물 환경 관측
생물 개체 관측 기술로서 어종 개체 수 등의 관측과 관련된 기술 생물 상
태 관측 기술로서 생물 생육 상태 영양 사료 공급 표본 검출의 관측과 관
련된 기술 생물 환경 관측 기술로서 생물서식환경 온도 산소포화도 등
적조 오염물질 수은 다이옥신 기생충 등 의 관측과 관련된 기술

구조 환경 관측
해양 구조 인명 관측 기술로서 해양활동인구 어민 선원 등 조난 관측과 
관련된 기술 해양 구조 환경 관측 기술로서 선박 긴급 조난 해양활동인구 
조난 환경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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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검색식

해양부이로봇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계류
무어 정박 앵커 계선 해양 오션 마린
부이 부표 수중 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표류 드리프트 플로우트 항해

해양 오션 마린 부
이 부표 수중 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글라이더 글라이드 글라이딩 활공
비행 해양 오션 마린 부이 부표
수중 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지능 인텔리전트 스마트 해양 오

션 마린 부이 부표 수중 잠수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파력
발전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극저온 초저
온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위치유지 위
치 포지션 스테이션 유지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파도유도 파력

파도 웨이브 유도 가이드 파워 에너
지 추진 전진 프로펠 드라
이브 드라이빙 구동 항해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경로계획 경로 루트 라우

트 라우팅 트랙 계획 플랜
스케쥴 결정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장애물 객체 오브젝트
인식 인지 감시 감지 모니터 검출 탐지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부력

제어 컨트롤 콘트롤 해양 오션 마린 수
중 잠수

기상재해 재해 재난 태풍 강풍 호우 뇌우

회피 방지 대응 대처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해양생물 생물 산호
표영생물 저서생물 해양 생물

센싱 감지 검출 탐지

표 특허 검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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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자율무

인 무인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화학전지 화학 케미컬 금속 산화 환원 반응

셀 전지 배터리
전력 파워 에너지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자율무인 무인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연료전지
연료 연소 에너지 셀 전지

배터리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자율무인 무인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
수단 운반수단 비접촉 무선

충전 차지 차징 에
너지 수신 저장 충전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자율무
인 무인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도킹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자율무인 무인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비상상황 비상 긴급

인지 인식 회피 방지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자율무인
무인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전력 파워 제어 컨트롤 콘트롤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자율무인 무인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장애물

객체 오브젝트 인식 인지 감지 검출 탐
지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자율무인 무인잠수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
동수단 운반수단 경로계획 경로 루트 라우트

라우팅 계획 플랜 스케쥴 결정

구조 구난 및 
해양수산양식지원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격조종 원격무인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매니퓰레이터 머니퓰레이터 조종기 엔드 이펙터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격조종 원격무인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작업툴 작업도구 도구 작업

툴 도구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격조종 원격무인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매
니퓰레이터 머니퓰레이터 조종기 엔드 이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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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컨트롤 콘트롤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격조종 원
격무인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물체 객체 오브젝트 차원 물체 복원
복구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격조종 원격무인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위치 포지션

인식 인지 검출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격조종 원
격무인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경로복귀 회귀 리턴 경로 루트 라우트
라우팅 트랙 복귀 리턴 복

원 회귀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
격조종 원격무인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원격운용 원격관리 원격제어 원격관제 원격
운용 운영 오퍼레이션 관리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격조종 원격무인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가시화 시각화 표현 묘사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격조종 원격무인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
수단 그물 메시

보수 수리 관리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격조종 원격무인 로봇 로보
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해저 대륙대

바닥 정화 청소
클린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원격조종 원격무인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해저 대륙대 바닥

샘플 표본 견본
객체 오브젝트

해양로봇 
공통기술

해양 오션 마린 생물오손 생물부
착 바이오폴링 해생물부착 해생물착생 방지 회피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수중액추에이터 액츄에이터 액추

에이터 설계 디자인 해양
오션 마린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선형 형상 외형 형태
구조 설계 디자인 해양
오션 마린 로봇 로보트 이동체
이동수단 운반수단 자세 포즈 포지션

제어 컨트롤 콘트롤 해양 오션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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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잠수
정밀항법 항법 위치인식 위치 포지션

인식 인지 감지 센싱 검출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고장 결함 오류 에러

예측 예상 진단 분석 검출 감지
센싱 해양

오션 마린 수중 잠수
진회수 진수 및 회수 진수

수중 통신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음향 음파 소리 사운드 어쿠스틱
초음파 탄성파 음원 사운딩 오디오 울트라소닉 모델 시뮬레이 모의 가상

버츄얼 버춸 버철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음향 음파
소리 사운드 어쿠스틱 초음파 탄성파 음원 사운딩 오디오 울트라소닉 측정
분석 예측 추정 계측 측량 해석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음향 음파 소리 사운드 어쿠스틱 초음파 탄성파 음원 사운딩 오디오 울트라소
닉 트랜스듀 벡터센서 송수신 송신 수신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모뎀 변조 복조 신호처리 신호 
처리 프로세 하드웨어 보드 인터페이스 회로 칩 모듈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모뎀 신호처리 신호 처리 프로세 변조 복조 프레임 패킷 다채널
마이모 미모 다중 입력 출력 입출력 안테나 빔포밍 빔형성 다이버시

티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왜곡 다중경
로 다중 경로 잔향음 잔향 음 등화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
정 도플러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코딩 코드 부호 터보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네트워크 라우팅 지연 내성 프로토콜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네트워크 라우팅 지연 내성 성능 
향상 재전송 재 전송 분산전송 분산 전송 재송신 재 송신 분산송

신 분산 송신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네트워크 라우팅 지연 
내성 운용 유지 관리 감시 메인터넌 오퍼레이 매니 모니터

 



- 109 -

해상 통신

해양 해상 바다 오션 수상 호수 선박 하천 해수 바닷물 아쿠아 세대
세대 차세대 차 세대 차 세대 어드밴스 발전 개선 진보 향상 고도 개

량 증대 첨단 이동통신 이동 모바일 통신 커뮤니케 텔레커뮤니케

해양 해상 바다 오션 수상 호수 선박 하천 해수 바닷물 아쿠아 고고도 
이동 드론 무인비행 무인항공 무인수직 무인이착륙 무인기 무인정찰 무인 

비행 항공 수직 이착륙 기 정찰 통신 이동통신 커뮤니케 텔레커뮤니케 모
바일 커뮤니케 매시브마이모 매시브 마이모 다중 입력 출력 입출
력 안테나 빔포밍 빔형성 빔정형 빔성형 빔 포밍 형성 정형 성형

해양 해상 바다 오션 수상 호수 선박 하천 해수
바닷물 아쿠아 수중 해중 마린 심해 잠수정 무인잠수정 연계 연   

결 링크 통신 이동통신 커뮤니케 텔레커뮤니케 모바일 커뮤니케 릴레이
중계 리피

 

해양 해상 바다 오션 수상 호수 선박
하천 해수 바닷물 아쿠아 초저 저 전력 출력 초저전력 저전
력 저출력 초저출력 광대역 초광역 초광폭 초광대역 초광대역폭 울트라 
광대역 광 초 초광 울트라 대역 광대역 멀티케스 멀티캐스 멀티 케스
캐스

해양 해상 바다 오
션 수상 호수 선박 하천 해수 바닷물 아쿠아 선박 선체 보트
사물 물체 기계 통신 엠투엠 앰투앰 머신 투 머신 초저지연 초 저레이턴

초 저지연 초저 초 저 지연 레이턴시 고신뢰 신뢰 높 고 신뢰
통신 이동통신 커뮤니케 텔레커뮤니케

해양 해상 바다
오션 수상 호수 선박 하천 해수 바닷물 아쿠아 아이오티 사물 만물

인터넷 통신 지능 서비스 애플리케이 플랫폼 플렛폼 플래폼 플레폼 공
통 공용 공동 커먼 퍼블릭

해양 환경 관측

해양 바다 오션 마린 해상 해수 연안 해안 근해 해저 심해 심층 수중 해중 물
속 물밑 수면하

관측 센싱 센서 관찰 감시 모니터 탐지 탐사 조사 검출
케이블 자율이동체 자율 

이동체 원격차량 원격 차량 원격잠수정 원격 잠수정 무인잠수
정 무인 잠수정 자율수중선 자율 수중선 수중이동체 수중 이
동체 수중운동체 수중 운동체 수중추진체 수중 추진체 로봇 로보트
글라이더 수중항공 수중 항공 수중비행체 수중 비행체 수중항주체
수중 항주체 잠수선 수중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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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부이 부자 부구 부유 부체 플로팅 
해양 바다 오션 마린 해상 해수 연안 해안 근해 해저 심해 심층 수중

해중 물속 물밑 수면하

관측 센싱 센서 관찰 감시 모니터 탐지 탐사 조사 검출

생물 환경 관측

해양 바다 오션 마린 해상 해수 연안 해안 근해 해저 심해 심층 수중 해중 물
속 물밑 수면하

관측 센싱 센서 관찰 감시 모니터 탐지 탐사 조사 검출
생물 생명체 생태 동식물 동물 포

유 식물 수생 물살이 어류 어군 어장 생선 물고기 피쉬 양식 가두리 활어조 수
산 어패 이매패 조개 패류 갑각류

해양 바다 오션 마린 해상 해수 연안 해안
근해 해저 심해 심층 수중 해중 물속 물밑 수면하

관측 센싱 센서 관찰 감시 모니터 탐
지 탐사 조사 검출

구조 환경 관측

해양 바다 오션 마린 해상 해수 연안 해안 근해 해저 심해 심층 수중 해중 물
속 물밑 수면하

관측 센싱 센서 관찰 감시 모니터 탐지 탐사 조사 검출
구출 구호 구난 구명 레스큐 해난

조난 수난 디스트레스 수색 사고 실종 표류 비상 응급
해양 바다 오션 마린 해상 해수 연안 해안 근해 해저 심해

심층 수중 해중 물속 물밑 수면하

관측 센싱 센서 관찰 감시 모니터 탐지 탐사 조사 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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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특허 수

총 유효특허 수( ) 노이즈 제거 후 총 유효특허 수는 건 8,175

 국가별 유효특허 수( ) 한국 건 미국 건 일본 건 유럽 건 중국 건1,905 , 1,458 , 1,667 , 516 , 2,640

ㆍ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23%, 18%, 21%, 6%, 32%

 기술분야별 유효특허 수( ) 해양로봇기술 건 해양통신기술 건 융합관측기술 건6,202 , 307 , 1,666

ㆍ 해양로봇기술 해양통신기술 융합관측기술 76%, 4%, 20%

중분류 소분류
유효특허 건수

합계

해양로봇 
기술

해양부이로봇

장거리 

구조 구난 및 
해양수산양식지원 

해양로봇 공통기술

해양통신 
기술

수중 통신

해상 통신

융합관측
해양 환경 관측

생물 환경 관측

구조 환경 관측

합계

표 유효특허 선별 결과

그림 국가별 기술분야별 유허특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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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동향

가 연도별 특허동향. 

해양로봇기술

전체 특허동향( ) 년 후반부터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여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1990

 년에서 년까지는 일본의 출원 증감에 따라 증감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이후 1996 2002 , 

중국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동향이 증가하는 추세

그림 해양로봇기술 연도별 특허출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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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IPO)) 년 후반부터 출원이 발생하여 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 1990 , 2007

중국과 함께 최근 구간의 기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미국( (USPTO)) 년 후반부터 출원이 발생하여 대 초반에 감소하였으나 년 1990 , 2000 , 2004

부터 꾸준히 증가

 년 이후 출원 감소세를 나타내는 일본과 달리 최근까지 꾸준한 출원 증가세를 나1997

타내고 있음

일본( (JPO)) 년 후반부터 출원이 발생하여 년부터 최근까지 감소 추세 1990 , 1997

해양로봇 기술에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특허출원이 다소 감소하, 

여 한국 미국 및 중국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유럽( (EPO)) 년 후반부터 출원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일정한 수준의 출원 추세 유지1990 , 

유럽 개별국가별로 직접 출원한 특허가 아닌 유럽특허청 을 통해 지정국을 정하(EPO)

여 출원하므로 개별국과의 특허분포 차이가 있음

중국( (SIPO)) 년 후반부터 출원이 발생하여1990 , 초기 특허 출원건수가 미미하였으나  

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 2010

 년에 급격히 급증하여 본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2010

해양통신기술

전체 특허동향( ) 년 후반부터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1990

일본과 미국의 흐름이 전체 동향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나 년 중반 이후 한국의 2000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동향이 증가하는 추세

ㆍ 년 중 후반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후 최근 들어 한국에서의 집중적으로 출원이 2000 ,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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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그림 해양통신기술 연도별 특허출원 추이

한국( (KIPO)) 년 후반부터 출원이 발생하여 년대 중 후반 이후 본격적 증가 1990 , 2000

 년에 출원 급증2010

미국( (USPTO)) 년 이전부터 출원이 이루어졌고 년대 초반과 중반에 감소하다 1990 , 2000

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

일본( (JPO)) 미국과 마찬가지로 년 이전부터 출원이 이루어졌고 년대 들어 증 1990 2010

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유럽( (EPO)) 년 이전부터 출원이 이루어졌고 최근까지 출원 건수는 저조함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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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관측기술

년 초반부터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다가 년 후반 감소하였고 1980 1990

년 초반부터는 꾸준히 증가 추세2000

 년대 후반 한국 및 미국 의 특허출원 증가에 따라 특허출원은 급격히 증가2000 (KIPO) (USPTO)

그림 융합관측기술 연도별 특허출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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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IPO)) 년 초반부터 출원이 발생하여 년 초반 급증 1980 , 2010

 년부터 시작된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수축사업 결과물의 특허출원으로 인해 출원 증가2010

미국( (USPTO)) 년 초반부터 출원이 발생하여 년부터 꾸준히 증가 1980 , 2012

 년 이후부터 특허출원 건수가 다소 급증한 것은 프로젝트 연구결과가 특허2012 OOI 

출원으로 이어져 출원 증가

일본( (JPO)) 년 초반부터 출원이 발생하여 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점차적으로  1980 , 2010

감소하는 추세

유럽( (EPO)) 년 초반부터 출원이 발생하였으나 미미하게 출원이 지속 1980 , 

나 특허출원 내 외국인 비중. 

해양로봇기술

그림 해양로봇기술 주요국 내 외국인 특허출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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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IP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91%, 9%

타 기술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특허출원 경향이 내국인 출원 비율 약 인 것과 70~75%

비교하여 해양로봇 기술은 자국 중심의 출원 경향임, 

미국( (USPT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61%, 39%

타 기술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특허출원 경향이 내국인 출원 비율 약 내외인 것65% 

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음

미국 에 출원한 외국인의 국적은 프랑스 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특허를 (USPTO)

출원하였으며 일본 영국 노르웨이 순, , , 

일본( (JP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88%, 12%

타 기술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특허출원 경향이 내국인 출원 비율 약 내외인 것85% 

과 비교하여 자국 중심의 출원 경향임, 

일본 에 출원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특(JPO) , 

허를 출원하였으며 한국 프랑스 독일 순, , , 

유럽( (EP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51%, 49%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원 비율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년 구간에서, 10

의 내국인의 출원 비율은 로 과거 대비 내 외국인 출원 비중의 큰 변동이 없는 50% ·

것으로 나타남

중국( (SIP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93%, 7%

자국 중심의 출원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최근 년 구간에서의 내국인 , , 10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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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통신기술

그림 해양통신기술 주요국 내 외국인 특허출원 비중

한국( (KIP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97%, 3%

자국 중심의 출원 경향이 강함

미국( (USPT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47%, 53%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원 비율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 (JP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87%, 13%

자국 중심의 출원 경향이 강함

유럽( (EP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60%, 40%

미국인 과 중국인 의 비중이 높음(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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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관측기술

그림 해양통신기술 주요국 내 외국인 특허출원 비중

한국( (KIP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97%, 3%

타 기술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특허출원 경향이 내국인 출원 비율 약 인 것과 70~75%

비교하여 자국 중심의 출원 경향임, 

미국( (USPT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62%, 38%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출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 (JP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95%, 5%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자국 중심 연구 개발 특성이 강함·

유럽( (EPO)) 내국인 출원비중 외국인 출원비중  68%, 32%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높고 최근 년 내국인의 출원 비율은 로 과거 대비 내국10 72%

인 출원의 비중이 더 확대됨

외국인 출원 중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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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성장 단계. 

시기에 따라 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기술성장 단계를 분석함4~5

해양로봇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구간: 1 (1996 ~2000 ), 2 (2001 ~2005 ), 3 (2006 ~2010 ), 4

년 년(2011 ~2015 )

해양통신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구간: 1 (1996 ~2000 ), 2 (2001 ~2005 ), 3 (2006 ~2010 ), 4

년 년(2011 ~2015 )

융합관측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구간:  1 (1991 ~1995 ), 2 (1996 ~2000 ), 3 (2001 ~2005 ), 4

년 년 구간 년 년(2006 ~2010 ), 5 (2011 ~2015 )

출
원
건
수

           
출원인수

태동
신기술의 출현
특허와 특허출원인의 적은 증가

성장
의 급격한 증가 경쟁의 격화

특허와 특허출원인의 빠른 증가

성숙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일부 업체의 도태
특허 수의 정체 특허출원인의 정체 또는 감소

쇠퇴
대체기술의 출현 기술발전의 불연속점 발생
특허 수의 감소 특허출원인의 정체 또는 감소

회복
기술의 유용성 재발견 대체기술의 쇠퇴
특허와 출원인 수가 증가추세로 전환

그림 기술 성장단계별 의미

해양로봇기술

전체 특허( ) 구간 년 년 부터 구간 년 년 까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1 (1996 ~2000 ) 4 (2011 ~2015 )

가 증가하는 형태로 태동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는 성장기 단계임

한국( (KIPO))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 단계 

 구간 구간은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 모두 증가하여 기술개발이 활발하였음1 ~4

미국( (USPTO))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성장기 단계 

 구간 구간은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 모두 증가하여 기술개발이 활발하였음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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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PO))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성장기 단계 

 구간 구간까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증가하다가 구간 구간에서 다소 감소하1 ~2 2 ~3

였으나 이후 구간에서 다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4

나 성장기 단계의 형태가 나타남

유럽( (EPO))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성장기 단계 

 구간 구간에서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가 증가하여 기술개발이 활발하였음1 ~4

중국( (SIPO))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성장기 단계 

 구간 구간까지의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기술개발이 활발하였음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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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통신기술

전체 특허( ) 구간부터 구간에서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성장 3 4

기단계

한국( (KIPO)) 출원건수와 더불어 출원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 단계 

 구간 구간은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 모두 증가하여 기술개발이 활발하였음3 ~4

미국( (USPTO)) 구간 이후 구간 출원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출원인수가 감소하는 성숙기 단계3

일본( (JPO)) 구간 이후 구간 출원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출원인수가 감소하는 성숙기 단계3

유럽( (EPO)) 구간 이후 구간 출원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출원인수가 감소하는 성숙기 단계3

그림 해양로봇기술 주요국별 기술 성장단계



- 123 -

그림 해양통신 주요국가 기술 성장단계

융합관측기술

전체 특허( ) 구간 년 년 부터 구간 년 년 까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1 (1991 ~1995 ) 5 (2011 ~2015 )

가 증가하는 형태로 경쟁이 격화되는 성장기 단계임, 

 구간 구간에서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빠르게 증가4 ~5

한국( (KIPO))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 단계 

 구간 구간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증가하여 기술개발이 활발하였음4 ~5

미국( (USPTO))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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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구간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증가하여 기술개발이 활발하였음4 ~5

일본( (JPO))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 단계 

 구간 구간은 출원인수가 증가하다가 구간 구간 년 년 은 다시 출원건수가 1 ~2 2 ~4 (2006 ~2010 )

감소하였으나 이후 구간 구간은 출원인수는 감소하고 출원건수는 증가, 4 ~5

유럽( (EPO))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 단계 

 구간 구간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증가하여 기술개발이 활발하였음4 ~5

그림 융합관측기술 주요국가 기술 성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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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별 국가별 주요 출원인 분석

해양로봇기술(A)

대우해양조선 등 대부분 해양 , US. navy, MITSUBISHI HEAVY INDUSTRIES, Brunswick 

중공업 관련 회사와 학교 미해군 주도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대부분 자국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음

순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대우조선 
해양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우주홀 
연구소

넥스원

표 해양로봇기술의 국가별 주요 출원인

해양통신기술(B)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강릉원주대학교 미국은 미해군 일본은 , , NEC CORP, 유

럽은 스웨덴의 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ATLAS ELEKTRONIK

대부분 자국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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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강릉원주대학교산
학협력단

목포대학교산학 
협력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표 해양통신기술의 국가별 주요 출원인

융합관측기술(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해군성 유럽은 스웨덴의 , SECNAV( ), MITSUBISHI, ATLAS 

를 중심으로 융합관측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ELEKTRONIK

대부분 자국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음

순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넥스원

생산기술 
연구원

표 융합관측기술의 국가별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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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표분석

가 기술순환주기. (TCT23))

해양로봇기술과 해양통신기술은 년 융합관측기술은 년의 기술순환주기로 융합13.6 , 14.7

관측기술이 해양로봇과 해양통신기술보다 비교적 긴 기술순환주기를 보임

특허기술 순환주기 기술별 특허기술 순환주기 구간별

그림 특허기술 순환주기

해양로봇기술은 구간 년 년 은 년 구간 년 년 은 년 구간1 (1996 ~2000 ) 15.8 , 2 (2001 ~2005 ) 14.5 , 3

년 년 은 년 구간 년 년 은 년으로 최근 값이 감소하고 (2006 ~2010 ) 12.8 , 4 (2011 ~2015 ) 12.8 TCT

있어 관련 분야 연구 개발활동이 집중되고 있음

해양통신기술은 구간 년 년 은 년 구간 년 년 은 년 구간1 (1996 ~2000 ) 7.4 , 2 (2001 ~2005 ) 12.4 , 3

년 년 은 년 구간 년 년 은 년으로 연구 개발활동 보다는 실(2006 ~2010 ) 10 , 4 (2011 ~2015 ) 11.2

제 활용 단계인 것으로 판단됨

융합관측기술은 구간 년 년 은 년 구간 년 년 은 년 구간1 (1996 ~2000 ) 15.2 , 2 (2001 ~2005 ) 17.6 , 3

년 년 은 년 구간 년 년 은 년으로 최근 값이 감소하고 (2006 ~2010 ) 14.9 , 4 (2011 ~2015 ) 11.0 TCT

있어 관련 분야 연구 개발활동이 집중되고 있음

23) 구간별 세부기술의 순환주기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기술의 발전 속도 가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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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수준 분석. 

해양로봇기술(A)

부이로봇( (AA)) 미국 국적 출원인들의 경우 특허영향지수 도 평균보다 높고 등 (US) , (PII)

록특허 수도 많으며 기술력지수 도 높음, (TS)

인용도지수 는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시장확보지수 는 체코(CPP) 3.82 (PFS) , 

오스트레일리아 보다 낮음

한국은 가 으로 나타났으며 에서도 이라는 수치를 보여 비교 대상국 가CPP 1 , PFS 0.83

운데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순위 국가 특허등록 수

미국

프랑스

노르 웨이

영국

일본

케이멘제도

중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독일

인도

중국

싱가폴

체코

한국

표 부이로봇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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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 AUV(AB)) 특허영향지수 도 평균보다 높고 등록특허 수도 많으며 기술력지 (PII) , 

수 도 높음 (TS)

미국 국적의 출원인들이 다른 국적 출원인들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

미국의 인용도지수 는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시장확보지수(CPP) 6.93 (PFS)

도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인용도지수 가 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확보지수 에서도 이라는 수(CPP) 0 , (PFS) 0.53

치를 보여 기술력이 높지 않으면서 시장 확보력 높지도 않은 것으로 분석됨

순위 국가 특허등록 수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학국

표 장거리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구조 구난 및 해양수산양식지원 ( ROV(AC)) 등록특허 수도 많으며 기술력지수 도  , (TS)

다른 국적 출원인들보다 월등히 높아 기술력 및 연구생산성 모두에 있어서 미국 국적

의 출원인들이 다른 국적 출원인들보다 우위에 있음

미국의 인용도지수 는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시장확보지수(CPP) 4.28 (PFS)

도 영국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은 인용도지수 가 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확보지수 에서도 이라는 수(CPP) 0 , (PFS) 0.46

치를 보여 기술력이 높지 않으면서 시장확보력도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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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특허등록 수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네덜
란드

한국

표 장거리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해양통신기술(B)

수중통신기술( (BA)) 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시장확보지수 는 이스라엘 (CPP), (PII), (PFS)

이 우위를 보임

기술력지수 는 특허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TS) , , 

특허경쟁력 지표는 전반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분석

순위 국가 특허등록 수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이스라엘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표 수중통신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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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통신기술( (BA)) 시장확보지수 는 미국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특허건 (PFS) , 

수가 적어 의미있는 분석이 어려움

순위 국가 특허등록 수

미국

일본

터키

표 수중통신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융합관측기술(C)

해양 환경 관측( (CA))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의 인용도지수 는 으로 캐나다 국 (CPP) 2.00

적의 출원인들의 인용도지수 보다 높지만 그 외 비교 대상국의 출원인들보다(CPP) 1.83

는 낮음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은 비교 대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특허를 보유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의 특허영향지수 는 로 평균보다 낮은 질적 수준을 가진 (PII) 0.21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기술력지수 는 로 캐나다 및 네덜란드 국적의 출원인들의 기술력지수 보다 (TS) 1.28 (TS)

높지만 그 외 비교 대상국의 출원인들보다는 낮음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의 시장확보지수 는 로 일본 국적의 출원인들의 시장확(PFS) 0.71

보지수 보다 높지만 그 외 비교 대상국의 출원인들보다는 낮음(PFS)

순위 국가 특허등록 수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노르웨이

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표 해양 환경 관측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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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환경 관측( (CB)) 이스라엘 국적의 출원인의 인용도지수 는 로 비교 대상 (CPP) 15.00

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스라엘 국적의 출원인들은 비교 대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특허

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스라엘 국적의 출원인들의 특허영향지수 는 으로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 국적(PII) 2.63

의 출원인들은 평균보다 높은 질적 수준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됨

ㆍ 이스라엘 국적의 출원인들 외에도 미국 국적의 출원인들의 특허영향지수 는 평균보다 (PII)

높은 지수 값으로서 평균보다 높은 질적 수준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미국 국적의 출원인들의 기술력지수 는 로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TS) 14.35

으로 나타남 이에 미국 국적의 출원인들은 비교 대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질적 수. 

준과 양적 수준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독일 국적의 출원인들의 시장확보지수 는 로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PFS) 2.05

것으로 나타남

ㆍ 독일 국적의 출원인들은 비교 대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장확보력이 강한 것으로 판단

순위 국가 특허등록 수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표 생물 환경 관측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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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환경 관측( (CC))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의 인용도지수 는 으로 비교 대상 (CPP) 4.00

국의 출원인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은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가장 낮은 특

허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의 특허영향지수 는 로 평균보다 낮은 질적 수준을 가진 (PII) 0.37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의 기술력지수 는 로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TS) 0.37

것으로 나타남

ㆍ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은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과 양적 수준이 가장 

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의 시장확보지수 는 로 비교 대상국의 출원인들 중 가(PFS) 1.74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 한국 국적의 출원인들은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장확보력이 가장 강한 것으

로 판단됨

순위 국가 특허등록 수

미국

이란

한국

표 구조 환경 관측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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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원인의 역점분야 및 공백기술

해양로봇기술(A)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출원 위로 중국의 , 1 Harbin Engineering 

이 차지하였고 는 부이로봇 장거리 University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AA), 

구난구조작업 및 수산양식 지원 및 해양로봇 공통기술 기술 AUV(AB), ROV(AC) (AD) 

모두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부이로봇 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AA)

로 분석

상위 위에 랭크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부이로봇 장거리 구난구조작업 2 (AA), AUV(AB), 

및 수산양식 지원 및 해양로봇 공통기술 기술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음ROV(AC) (AD) 

해양통신기술(B)

한국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릉원주대학교가 각각 위를 차지하였고 일본의 , 1,3 , NEC 

미국의 가  각각 위를 차지하여 다수 특허를 확보하며 주CORP, ATLAS US NAVY 2,4 , 

요 로 분석됨Key Player

그림 해양통신기술 다출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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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관측기술(C)

일본 국적의 출원인인 와 한국 국적의 출원인인 한국해양과학기술(JP) MITSUBISHI (KR) 

원 등이 최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술은 다출원 기준으로 일본 및 한, (JP) 

국 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KR)

한국 국적의 출원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외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국방(KR) , , 

과학연구소 엘아이지넥스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다출원 기준 순위 내 진입하고 ,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 출원인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인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국방과학연구소는 (KR) 

자국 외 미국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자국 외 일본에도 특허를 출원하였음, 

일본 국적의 출원인인 및 는 자국 외 미국 및 유럽에도 는 (JP) IHI FURUNO , HITACHI

자국 외 미국에도 특허를 출원하였음 그 외 등이 자국 . ATLAS ELEKTRONIK, CGG 

외 미국 일본 유럽 등에 특허를 출원하였음, , 

네덜란드 국적의 출원인인 및 프랑스 국적의 출원(NL) SEABED GEOSOLUTIONS (FR) 

인인 의 경우 최근 년 출원 증가율이 높아 보유 특허 기술 중 최근 부상하고 있CGG 5

는 기술의 비중이 높은 것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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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경쟁수준 분석

가 시장별 세부기술 시장점유율 분석. (CR4)

 기술독점 현황분석을 위한 지수 중 하나인 집중률 지수 을 통해 상위 출원인 

개사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봄 이 분석 보고서에서는 특허점유율을 통해 주요 출원인

의 특허점유율로써 집중률 지수를 산정하였음

지표는 상위 몇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것으로
등으로 표시

은 시장점유율 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말
는 위와 위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것이고 는 위의 시장점유율의 합계
지수는 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독과점 수준이 낮으며 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독과

점 수준이 높음
또는 부터 사이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유발시키는 최적의 시장경쟁 상태로 평가

해양로봇기술(A)

소분류 기술
시장점유율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해양부이로봇

장거리 

구조 구난 및 
해양수산양식지원 

해양로봇 공통기술

표 해양로봇기술 시장점유율 분석

해양부이로봇 장거리 한국 미국 일본 유럽(AA), AUV(AB), (KIPO), (USPTO), (JPO), (EPO) 

및 중국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SIPO) 

구조 구난 및 해양수산양식지원 중 구조 구난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ROV(AC) ROV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는 시장의 독과점 수준이 높, (USPTO), (JPO), (EPO)

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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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통신기술(B)

소분류 기술
시장점유율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수중 통신

해상 통신

표 해양통신기술 시장점유율 분석

수중 통신( (BA)) 한국은 전반적으로 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63.49%

최적의 시장 경쟁 상태

 미국( (USPTO)) 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시장 독과점 수준이 낮은 것으 24%

로 분석 되었으며 전 구간에 대해 큰 변화는 없으며 계속적으로 시장 독과점 수준, , 

이 낮은 상태로 유지 전망

 일본( (JPO)) 미국보다 높은 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최적의 시장 경쟁  57.63%

상태로 분석 되었으며 전 구간에 대해 큰 변화는 없으며 계속적으로 최적의 시장 , , 

경쟁 상태로 유지 전망

 유럽( (EPO)) 전 구간에 대해 상위 출원인에 대한 시장 독과점 수준이 높으나 구간별  

상위 출원이 상이하여 전반적으로는 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유럽의 시장점유율55.56%

은 최적의 시장 경쟁 상태로 유지 전망

해상 통신( (BB)) 전반적으로는 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최적의  50%

시장 경쟁 상태

 미국( (USPTO)) 특허 출원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상위 출 4 100%

원인에 의해 시장 독과점 수준이 높은 상태로 유지 전망

 일본( (JPO)) 특허 출원이 존재하는 내지 구간에서 전 구간에 대해 상위 출원인에  2 4 

대한 시장 독과점 수준이 높으나 구간별 상위 출원인이 상이하며 전반적으로는 , 

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시장 독과점 수준이  다소 높은 66.67%

상태로 유지 전망

 유럽( (EPO)) 특허출원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상위 출원인 3 100%

에 의해 시장 독과점 수준이 높은 상태로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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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관측기술(C)

소분류 기술
시장점유율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해양 환경 관측

생물 환경 관측

구조 환경 관측

표 해양로봇기술 시장점유율 분석

해양 환경 관측( (CA)) 유럽 의 전체 집중률 지수는 으로서 한국 및 미 (EPO) 38.26 , (KIPO) 

국 보다 시장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 의 전체 집중률 (USPTO) , (JPO)

지수는 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유발시키는 최적의 시장 경쟁 상태40.86 , 

생물 환경 관측( (CB)) 일본 의 전체 집중률 지수는 로서 한국 및 미국 (JPO) 37.19 , (KIPO) 

보다 시장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 의 전체 집중률 (USPTO) , (EPO)

지수는 로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유발시키는 최적의 시장 경쟁 상태50.00 , 

구조 환경 관측( (CC)) 한국 미국 및 일본 은 집중화 정도가 거의 없 (KIPO), (USPTO) (JPO)

는 시장으로서 독과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 의 전체 집중률 지수는 , , (EPO)

로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유발시키는 최적의 시장 경쟁 상태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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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진입 경쟁수준 분석. (HHI)

허핀달 허쉬만 지수- (HHI, Herfindahl-Herschman Index)

  
 






기술분야의전체출원수

번째출원인의 출원수

 기술분야에 개의 출원인이 존재하며 전체 건의 특허 출원이 있다고 가정
할 때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허핀달 허쉬만 지수는 상기 의 총합을 의미함

분석항목 범위 경쟁강도
집중 수준

시장진입 가능성

완전 자유경쟁 시장
미만 이론상에만 존재

매우 낮음
시장진입 용이성 매우높음

집중화 정도가
거의 없는 시장

수준
구매자 우위의 높은

경쟁강도
중간 낮음

시장진입 용이성 높음

경쟁적 시장 사이
규제당국이 목표로 
하는 경쟁강도 범위

보통
시장진입 용이성 보통

과점적 시장
공급자 우위의 낮은 

경쟁강도
중간 높음

시장진입 용이성 낮음

독점적 시장 이상
독점적 경쟁우위 

출현
매우 높음

시장진입 용이성 매우낮음

허핀달 지수에 따른 집중 수준

기술분야
값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전체

해양로봇기술

해양통신기술

융합관측기술

표 허핀달 지수에 따른 국가별 현황

대분류를 기준으로 지수를 살펴보면 해양로봇기술 과 해양통신기술 은 시장진HHI (A) (B)

입 용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융합관측기술 만이 사장진입 용이성이 높은 것으(C)

로 나타남

해양로봇과 해양통신기술은 시장진입이 힘들 것으로 보이나 융합관측기술 지원기술로

써의 해양로봇 및 해양통신기술을 연구개발 활동 또한 지속되어야 함

ㆍ 해양로봇 및 해양통신 기술은 융합관측의 기술개발 진행에 따라 새로운 분야가 발굴될 것

이므로 발굴된 분야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시장 선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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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내 해양로봇 관련 투자동향 및 중복성 검토

해양로봇 융합 관련 투자동향

가 해양수산부 동향. R&D 

해양수산부 추진경과R&D 

해양수산부 는 년 해양분야의 남극 해저지질 조사사업 수산분야의 수산실R&D 1994 ‘ ’, ‘

용화기술개발사업 이 최초로 시행됨’

 년 조직개편으로 수산분야 사업은 농림수산부 이관2008 (2010)

년 해양수산 관리기관인 해양수산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해양 수산 분야 2005 R&D , 47

개 중점추진과제 추진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과 년 중장기계획(MT) 2008 MT 

수립

년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창의형 해양수산 사업추진방향 정립하고 추진역2013 R&D 

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발전전략 을 마련함R&D 

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안 을 근거로 해양수산 중장기계획을 수립2014 ( ) ' R&D '

하여 미래지향적 해양 수산 투자를 추진함R&D 

해양수산과학기술의 특성

해양수산과학기술은 기초 원천 기술 중심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국책과제와 장기 투자

가 필요한 연구에 중점 투자되고 있음

해양수산 투자현황R&D 

해양수산 예산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 규모로 확대R&D 2008 2,088 2018 6,154

 년 해양분야 억원 수산분야 억원 이며 국가 사업의 2018 4,535 (74%), 1,610 (26%) , R&D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의 를 차지함3.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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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구분 계

해양

수산

합계

국가

해수부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출처 해양수산부 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표 해양수산 투자현황

사업 및 과제별 예산 현황

해양수산 예산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증액되었고R&D 2017 5,935 2018 6,145 3.5% , 

연구기관 지원예산이 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를 차지함3,230 53%

 해양영토주권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억원 해양수산산업의 혁신성‘ ’ 596 (10%), ‘

장 동력 창출 억원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해양공간 조성 억원’ 1,672 (27%), ‘ ’ 647

(10%)



- 142 -

단위 억원

구분 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해양영토주권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해양과학국제연구

해양수산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 순증

선박국제규제 대응기술개발 순증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수산전문인력양성 순증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차세대 한국형 어선개발

프로젝트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해양공간 조성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 순증

연구기관 지원 등

정책연구개발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 수과원

수산시험연구 수과원

수산생물방역체계 구축 수과원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 개발 수과원 순증

수산과학원 운영경비 등 개 사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극지연구소 운영지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운영지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합  계

출처 해양수산부 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시행계획

표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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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수산부 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시행계획

그림 년 세부내역별 예산편성 비중

연구기관 지원예산을 제외하면 해양 수산분야 신산업 창출과 해양의 건강성 안전성 확

보 관련 분야는 년 대비 예산이 증액됨R&D 2017

 해양수산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의 개 세부과제 중 개 세부과제는 예산 감‘ ’ 15 5

액되었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해양공간 조성 의 개 세부과제 모두 예산이 , ‘ ’ 3

증액됨

 해양영토주권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의 개 세부과제 중 해양과학국제연구를 ‘ ’ 4

제외한 개 세부과제는 예산이 감액됨3 12.7% 

해양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해양의 현 상태를 진

단하고 해양 관리 보존 강화하기 위한 또한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함R&D 

해양 관리 보존 강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해양관측 및 관측정보 수집 분석 

지원을 통해 해양관측정보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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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수산부 해양로봇 융합 관련 사업. ICT R&D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해양로봇 융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은 R&D ICT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 ’, ‘ ’, ‘

발사업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 등 개 사업으로 조사됨’, ‘ ’ 4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목적( ) 해양공간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 탐사 해양자원 개발 등을 위한  , 

첨단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목표( ) 해양감시 관측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역량 및 해양플랜트 산업경쟁력 제고 · ·

해양 감시 관측 개발 분야 해외장비의 핵심기술 국산화· ·

해양플랜트 연구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사업기간( ) 년 년 년까지 억원 투자 2000 ~2019 , 2017 3,503

해양장비기술개발 해양플랜트 운영 서비스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 다부처 , , , 

공동사업 등 개 내역사업으로 구성4

ㆍ 년 수중건설로봇사업단 년 다부처 공동사업 신규추진2014 , 2015

내역사업 세부과제

해양장비기술 개발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수중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해양음향축심물성 모니터링기기 국산화 개발
 항공기탑재용 수심측량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동해 실시간 원격 해양탐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운용 네트워크 구축
 급 대형 요트 설계 건조기술 개발 및 시제선 건조
 분산형 수중관측 제어망 개발
 심해 유무인 잠수정 개발 및 운용 인프라 구축

해양플랜트 
운영 서비스

 심해공학수조 운용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심해플랜트 
원천핵심 기술개발

 해상부유식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해양플랜트 플로트오버 및 복수 크레인 설치설계 핵심기술개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수중건설로봇 사업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

다부처 공동사업
 고신뢰성 무인선 운용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중국어선 전자허가증 원격식별시스템 구축

출처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표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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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은 통합적 해양환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수중 통신의 핵심장비의 국산화 기반 마련

ㆍ 실시간 해역 관측시스템 원천기술 확보 를 통해 기존 지역적 형태의 관측기술을 광역‘ ’

적 형태의 관측기술로 확장

ㆍ 장거리 수중통신 모뎀 설계 기술개발 을 통해 장거리 대용량 관련 기술 송수신 채널을 ‘ ’

개까지 확장하고 확산대역 수신기의 신호처리 기술 등의 요소기술 확보4

ㆍ 수중 자유도 유압 매니퓰레이터 설계 및 제작 기술 확보를 통해 유압 구동시스템의 핵심 7

부품인 액츄에이터 등 요소부품 국산화 완료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은 해양장비 전후방산업 육성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ㆍ 최근 년간 해양장비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 부문에서 명의 연구인력 신규채용3 120

해양공간이용 극대화 및 해양탐사해양자원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해양장비 및 구조물 ‧

개발 진행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사업목적( ) 극지 빙하 환경변화 및 미개발된 양극해 해양자원 등 남극 및 북극해에서

의 특성화된 연구를 통한 극지과학 기술 발전

사업목표( ) 북극해와 남극대륙의 해저환경도 지질환경정보 등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 

남극해의 탄소 흡수 기작 규명 및 대양 한반도 연구를 통한 대양활용기반 구축

사업내용

 사업기간( ) 년 년 년까지 억원 투자 2011 ~2020 , 2017 645

양극해 활용연구 장보고 활용 기반기술 대양활용연구 등 총 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 3

ㆍ 년 사업신설 년 사업운영2013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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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세부과제

양극해 활용연구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및 활용연구

 북극해 해저자원 환경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

 남극해 탄소저감 최적기능 환경특성연구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구조 및 기능 연구

남극장보고기지활용 
기반기술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

 남극 빅토리아랜드 지역 지각 진화 및 행성현성과정 연구

대양활용연구
 북서태평양 해양 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 강화 현상 연구

 인도양 중앙 해령대 심해열수공 생명시스템 이해

출처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표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세부내용

사업성과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는 양극해 및 극지 환경변화 및 해양자원 개발을 기초연구로 해

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초석 마련

ㆍ 세계최초 북극 동시베리아해 빙상 흔적 발견 년 국내 최초 캐나다 , (Nature Geoscience(13 )), 

보포트해 가스 하이드레이드 탐사 년(14 )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 한반도 주변해역 관할권 강화 및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예보 기술개발

사업목표( ) 국민안전 해양주권 강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체계 구축, , 

해양예보 정확도 :75 80%→ 

해양과학조사 자료 체계적 활용 방안 구축

한국형 연안침식 수치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내용

 사업기간( ) 년 년 년까지 억원 투자 1994 ~2020 , 2017 3,828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해양과학조사 연구 연안침식관리 등 총 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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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세부과제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운용해양 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 연구
 연안이상현상 이상고파 이안류 발생원인 규명 및 대응체계 구축
 국가 해양영토 광역 감시망 구축 기반연구
 위성기반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탄소 추정모델 개발

해양과학조사 연구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동해 심층해수 및 물질 순환 기작규명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연구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체계구축
 서해 연안 지질 위험요소 연구

연안침식관리  연안침식대응기술개발
출처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표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세부내용

사업성과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은 해양관측조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ㆍ 해양예보 수치모델시스템 결과물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경 이관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과학적 지식 축적 및 글로벌 해양과학연구 확대

ㆍ 전 세계 시추 시료 및 자료 공동연구를 통한 유명학술지 논문 게재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

사업목적( )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개발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의 첨단 해양관측체계 구축

사업목표

해양탑재체의 성능환경시험 완료 후 계획된 궤도 진입 및 초기 운영‧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발 및 초기 운영

사업내용

 사업기간( ) 년 년 년까지 억원 투자 2012 ~2019 , 2016 678

정지궤도 복합위성 해양탑재체 개발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발 등 총 개 , 2

내역사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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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세부과제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 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 개발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발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발

출처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표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 세부내용

사업성과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은 년 천리안위성 임무종료에 따른 후속위성인 천리2017

안위성 호 해양 환경 에 탑재할 해양탑재체 개발로 해양탑재체로부터 위성영상을 2B ( / )

수신하여 처리배포하는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발을 진행‧

ㆍ 해양탑재체에 대한 성능 환경 검보정 시험 등 검증, ,

ㆍ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구현 및 지상국 인프라 구축 착수

구분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차세대해양관측 
위성개발사업

사업기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사업목표

해양감시 관측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역량 및 

해양플랜트 
산업경쟁력 제고

북극해와 남극대륙의 
해저환경도

지질환경정보 등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남극해의 탄소 흡수 

기작 규명 및 
대양 한반도 연구를 
통한 대양활용기반 

구축

국민안전 해양주권 
강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체계 구축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개발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의 첨단 
해양관측체계 구축

해양로봇
융합 

관련
주요내용

 다목적 지능형 무인
선 개발

 수중 통신시스템 개발
 수중글라이더 운용 

네트워크 구축
 수중건설로봇 개발

 북극해 환경변화 통
합관측 및 활용연구

 북극해 해저자원 환
경 탐사 및 활용기
술 개발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국가 해양영토 광역 
감시망 구축 기반연구

 관할해역 해양정보 
공동활용 체계구축

 해양 탑재체 통합자
료처리시스템 개발

출처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표 해양수산부 해양로봇 융합 관련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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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부처 동향. R&D 

로봇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목적( )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의료 사회안전 제조분야 로봇 , , 

산업 육성

사업내용

 사업기간( ) 년 년 년간 총 억원 투자 국비 지방비 민자 2012 ~2017 5 2,328 ( 1,621 / 454 / 253)

ㆍ 기반조성 억원 국비 지방비 민자 : 1,151 ( 679 / 454 18)

ㆍ 연구개발 억원 국비 민자 : 1,177 ( 942, 235)



내역사업 세부과제 지원범위

센터 구축
로봇혁신센터 및 

로봇협동화 
팩토리 구축

 건축 연면적 
 로봇혁신센터 동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로봇협동화팩토리 동 지상 층 연면적 

장비 구축

로봇혁신센터
 로봇 설계 해석 지원
 로봇 개발검증 지원

로봇협동화 팩토리
 로봇 시제품 시작품 제작 지원
 단정밀기기 활용 지원

표준시험 인증센터

 표준화지원 시험평가 인증
 전자기적합성 시험
 성능평가
 신뢰성평가

기술사업화 
촉진지원

로봇기술제품화지원  개발 완료된 로봇제품 부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제품화 가능한 기술의 기업 이전에 수
반되는 사업화 검증지원

표 로봇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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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로봇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은 의료 사회안전 제조분야 로봇분야 지원을 통 , , 

해 해당분야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목적( ) 로봇 분야 첨단 융합제품 부품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 , ·

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로봇창업 
맞춤형지원

창업지원금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신규 로봇제품 부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 비용
 창업준비활동비 특허 산업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 및 인증비

입주공간  벤처창업지원실 실 지원 개월 입주 무상

장비활용  레이저커팅기 등 장비 활용 지원

멘토링 스쿨

 성공한 창업 강의 창업가 정신과 창업마인드 고취 및 
아이디어 창업 성공사례

 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 기관 전문가 강의 창업 프로세스
 지식재산 및 창업지원 전문가 회계사 등 강의

특화프로그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교육
 장비활용 및 시제품 제작 교육
 홍보 마케팅 교육
 데모데이 등

상용화기술개발

중소제조 지원
 섬유공정로봇 뿌리산업공정 로봇 정밀연마 공정 안경테 
제조공정 로봇

사회안전  재난 재해용 로봇 사회 인프라용 로봇

의료 헬스케어 
수술용 로봇 제외

 재활훈련용 로봇 이동보조용 로봇 기타의료 보조용 로봇

부품 모듈 상품화 
제어기분야 제외

 로봇용 센서 및 모듈 로봇용 구동 모듈

출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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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기간( ) 20 년 년 년까지 억원 투자09 ~2020 , 2016 5,415

5대 유망품목 선정을 통한 로봇 융합제품 개발 및 원천기술 핵심부품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

분야 세부내용

로봇 융합제품개발  미래 환경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제조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등 개발

로봇 
원천기술 부품개발

 구동기 센서 제어기 등 로봇 상용화에 핵심적인 로봇 핵심부품 개발지원 
 로봇 원천기술의 공용활용 촉진을 통하여 플랫폼 서비스 업체의 시장창출 

가속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자체평가보고서

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세부내용

대 유망품목 원천기술 플랫폼기술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맞춤 유연생산 차세대 
제조로봇

 협업 양팔로봇 등
이동지능

 자율주행
 센서기반 위치인식
 비전기반 위치인식

무인이송
 이송 물류작업 스마트화
 제조 물류 무인이송 로봇

작업지능
 정리정돈을 위한 경량물 조

작
 지능기반 물체인식

의료재활
로봇

 수술 간호간병 재활로봇
 고령화 대응 실버 로봇

 생체신호 인터페이스
 기반 대화기능 
 인공피부

안전로봇
 고난도 고위험작업 수행
 경계 환경감시 로봇시스템
 재난방재 로봇시스템

액추에이터
부품모듈

 신소재 액추에이터
 생체형 액추에이터

소셜로봇
 기술 융합 서비스 로봇
 접객 홍보 안내 홈서비스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자체평가보고서

그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점분야

사업성과(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원천기술 및 부품개발에 과제 지원을 확대를  

통한 로봇부품의 국산화 및 저가화에 기여

로봇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로봇 시장의 기술 선점 및 우수특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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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기술개발사업 기상청( )

사업목적

기상예보 및 기상관측 분야 목적기초연구

미래지향 연구분야 발굴 및 국가 현안문제 대응 지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 년 계속 년까지 억원 투자01 ~ , 2016 826

기상예보기술개발 기상관측기술개발 미래지향 연구분야 발굴 및 현안문제 대응 등 개 , , 3

분야로 구성

내역사업 세부과제

기상예보기술개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행 항공예보기술개발
 이상파랑 감시 모니터링 및 예보기술개발
 관측 자료의 수치예측 민감도 평가를 위한 과학적 도구 개발
 통계 역학 기반의 태풍 활동 중장기 분석 및 예측
 이안류 발생 예측 시스템 구축
 국지예보모델의 성능개선을 위한 앙상블 기법 개발

기상관측기술개발

 위성자료의 기후활용을 위한 지구 물리 변수 산출 및 분석
 밴드 이중편파레이더를 이용한 강수계 분석 및 한국의 지형효과를 고려한 레이
더 강수량 예측 기술개발

 해양기상 변동성 분석 및 실시간 고도화 연구
 관측기기 검 교정 기술 고도화
 강수관측 정확도 평가기술 개발

미래지향 연구분야 
발굴 및 현안문제 대응

 기상기후역사자료의 수집과 활용방안 연구
 도시맞춤형 대기환경모델을 이용한 기상 조건별 대기오염 노출인구평가 시스템개발

출처 기상청 기상기술개발사업 자체평가보고서

표 기상예보기술개발사업 세부내용

사업성과

기상예보기술개발사업은 과거 수십 년간의 태풍활동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대기해양‧

장의 중장기 변동성을 이해함으로써 태풍중장기예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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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 기상청(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 년 계속 년까지 억원 투자09 ~ , 2016 554

기후변화감시분석기술개발 기후변화 예측기술개발 등 개 분야로 구성, 2

내역사업 세부과제

기후변화 감시 분석 
기술개발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 기술개발
 기후변화 원인물질별 기작규명 및 기여도평가 기술개발
 탄소추적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지원
 선진 기후 기후변화 감시정보 생산 활용기술개발

기후변화 예측 
기술개발

 기후시스템 변동석 분석 기술개발
 지구시스템모델 구축 및 기후변화시나리오 생산 기술개발
 기후예측정보 생산 기술개발
 선진 기후예측정보 생산 활용 기술개발

출처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 자체평가보고서

표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 세부내용

사업성과



ㆍ 역학 및 통계적 기법을 결합한 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정보 생산 기술 개발(2013)

ㆍ 가뭄전망정보 생산기술 개발 및 제공 시스템 구축(2014)



- 154 -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성과분석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양공간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탐사 해양자원개발 등을 위한 첨단 ,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전략목표( ) 해양감시 관측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역량 및 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 첨단장비 핵심기술 및 해양플랜트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해양장비기술개발 해양플랜트 운영 , 

서비스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 및 다부처 공동사업을 포함한 총 개의 내역 , 4

사업으로 구성되어 추진 중

 해양장비기술개발( ) 수중 심해저 등의 관측 탐사를 위한 장비 해양레저 장비 개발 등 ,  

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해양플랜트 운영 서비스( ) 해양플랜트 산업 전주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플랜트 운 

영 기자재 인증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등 해양플랜트 운영 서비스 지원, , R&D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 ) 수중 건설로봇 공통핵심 기술개발 해저 중작업용 트 , 

랙식 로봇 작업 플랫폼 개발 등 수중건설 로봇 핵심원천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장비산업 저변 마련

 다부처 공동사업(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사업기간 및 사업비( ) 년 년 년까지 기 투자액 억원 2000 ~2019 , 2016 3,092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년 까지 년 예산
년 예산

계속 신규 합계
해양장비기술개발

해양플랜트 운영 서비스
해양개발용 수중로봇건설

다부처 공동사업
합계

출처 헤앵수산부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표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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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개편 현황

나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 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 , 

역할분담에 따라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운영

총괄부처 해양수산부 는 사업의 총괄기획 및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업무를 수행, 

전문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를 전담하며 평( ) ,  

가단과 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전문적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

• 정책 및 재정지원

총괄부처
(해양수산부)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전문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수행
•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작성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업무 심의/조정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

• 연도별 사업기획의 신규
과제 RFP 작성

RFP도출위원회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실태 추적조사/평가

추적평가위원회

• 연구개발결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협의

연구개발사업협의체

• 협동연구수행

협동 연구기관

• 과제의 선정/평가 관련
전문심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연구장비 구입의 타당성
검토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심의

제재조치 평가단

• 공동연구참여
• 위탁과제 수행

공동/위탁 연구기관

• 공동연구참여
• 위탁과제 수행

공동/위탁 연구기관

그림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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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해양수산부에서 시행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을 추진한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 

원에서 사업 과제의 공고 접수 선정 프로세스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과/

제 진행

ㆍ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을 기획 및 변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을 

공고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매년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 시 관련 , , 

규정을 개정

ㆍ 사업추진방향이나 분야별 예산지원 계획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기술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시행계획을 확정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정책부합성 평가 전문기관 조정 및 협, , , 

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 진도관리 및 중간 최종 평가 진행, 

ㆍ 연구개발이 종료되면 성과활용 결과보고를 통해 사업결과를 신규 연구사업 과제로 반영, /

다 목표대비 달성도.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의 단계 의 성과지표는 총 개이며 핵심1 (2014~2016) 4 , 

제품성능 계획대비 인프라구축률 및 현장실증 요구사항 분석서 개 지표는 목표, 3 100% 

치를 달성하였으며 특허의 질적우수성 지표의 달성도는 , 94.6%

 핵심제품성능 목표 달성도( ) 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며 달성치는 으로 조사되 60 , 100
어 목표치 달성, 

 특허의 질적 우수성( ) 목표치는 총점 평균 이나 달성치는 으로 계획 SMART 4.29 , 4.06
대비 달성률이 로 산출94.6%

 계획대비 인프라 구축률( ) 구축률 목표치 대비 달성치도 으로 조사 100 100

 현장실증 요구사항 분석서( ) 목표치 및 달성치가 각각 건으로 목표치 달성 3 100% 

지표명 지표구분 목표치 달성치 달성도

핵심제품성능 목표 달성도 질적지표

특허의 질적 우수성 질적지표

계획대비 인프라 구축률 질적지표

현장실증 요구사항 분석서 양적지표

표 목표대비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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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학적 성과. 

논문

양적( ) 최근 년간 논문을 비롯한 비 논문의 양적성장이 매우 큰 폭으로 이루 3 SCI SCI 

어졌으며 년 논문은 건 비 논문은 건이 게재됨, 2016 SCI 19 , SCI 184

(SCI) 최근 년간 총 건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3 37 , 

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에 달함3 78.0%

 비( SCI) 년부터 년까지 총 건의 게재실적이 나타났으며 년의 논문건 2014 2016 233 , 2016

수가 편에 달하는 등 의 매우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184 , 196.0%

질적( ) 년 평균 는 로 년 이후 매년 질적수준이 향상되어 옴 3 mrnIF 52.5 , 2014

구분
성과제출년도

합계 평균

양적
논문 건

비 논문 건

질적

표 논문 양적 질적 성과

효율성( ) 최근 년 평균 투입 억원 당 논문 수는 건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3 10 SCI 0.3

평균인 대비 다소 낮으며 이는 사업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사업초기 시점에 2.0 , 

주요하게 발생되는 산출성과인 논문 성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됨

단위 건

구분 평균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 논문 효율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 억원 논문건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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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년부터 년간 국제학술대회 실적은 총 건 평균 건이며 국내학술대회 참가2014 3 81 , 27.0 , 

실적은 총 건 평균 건으로 집계됨229 , 76.3

 국제 연평균 성장률이 로 매년 약 건 미만의 실적이 발생되며( ) 5.8% , 30 ,

 국내( ) 년 및 년 성과는 각각 건이나 년에는 건이 넘는 성과가 발생2014 2016 63 , 2015 100

구분
성과제출년도

합계 평균

국제학술대회 건

국내학술대회 건

표 학술대회 성과

국내 외 회의참여

최근 년간 국내외 회의참여 실적의 양적팽창이 이루어졌으며 년 국내회의참여 3 , 2016

실적은 건 국제회의참여실적은 건으로 확인됨42 , 10

 국제 최근 년간 총 건의 국제회의 참여실적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연평균 성장률( ) 3 21 , 

이 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41.4% , 

 국내 년부터 년까지 총 건의 국내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년 이후 매( ) 2014 2016 109 , 2014

년 실적이 년 대비 약 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됨2014 2

구분
성과제출년도

합계 평균

국제회의참여 건

국내회의참여 건

표 < 2-74 회의참여성과> 

포상 및 수상

년 심해유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라 구축 과제를 통해 건의 우수논문 2016 ‘ ’ 2

수상 실적이 발생됨

 동해권 실시간 원격 해양탐사를 위한 수중 글라이더 운용 시스템 개발 및 다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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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과제에서 각각 건의 우수논문상을 수상’ 1

 년에는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해 발생된 양방향 수중 통신 2014 ‘ ’ ‘

단말기 개발 성과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에 선정’ 100

단위 건

수상 종류 수상자 수상년월

우수논문발표상 한국수중 수상로봇기술연구회

최우수논문발표상 사 한국해양 정책학회

우수논문발표상 한국수중수상로봇기술연구회

우수논문상 대한기계학회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미래창조과학부

표 포상 및 수상 성과

마 기술적 성과. 

특허

양적 최근 년간 특허 성과 성과를 살펴보면 출원특허 건으로 등록특허 건대비 ( ) 3 , 114 31

약 배가량 높으나 등록특허의 연평균 성장률이 로 출원특허의 를 매우 큰 4 , 60.4% 27.9%

폭으로 상회

 등록 최근 년간 등록특허의 평균 건수는 연간 건이며 년에는 전년대비 ( ) 3 10.3 , 2016

성장한 건의 실적이 확인됨300% 18

 출원 출원특허의 년간 평균 건수는 건이며 년 성과는 전년대비 성장( ) 3 38.0 , 2016 200% 

한 건의 특허가 출원됨54

질적 양적 성과의 트렌드와 동일하게 년에 총점평균 의 가장 낮은 ( ) 2015 SMART 3.83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년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어 의 점수를 획득, 2016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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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제출년도

합계 평균

양적
등록특허 건

출원특허 건

질적 총점평균

표 특허 양적 질적 성과

효율성 최근 년간 투입 억원 당 등록특허의 평균건수는 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 ) 3 10 0.3

업의 건 대비 다소 효율성이 낮게 확인됨0.9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평균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0.2 0.1 0.4 0.3

국가연구개발사업 0.925) - -

표 등록특허 효율성

기타지재권

실용신안 건 스토퍼를 활용한 고정밀도 유체하중 계측장치 방현재 하중 계측장치 및 3 ( , ) 

디자인 건 요트 수중로봇 및 수중로봇 스크류 의 지식재산권 성과가 발생됨3 (130ft , )

성과년도 구분 발명의 명칭 출원등록기관

실용신안
스토퍼를 활용한 고정밀도 

유체하중 계측장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실용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실용신안 방현재 하중 계측 장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디자인 수중로봇 스크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디자인 수중로봇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디자인 요트 주 푸른중공업

표 기타지재권 성과

2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 억원 등록특허건수 건 : 17 7,793 , : 1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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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최근 년간 총 건의 기술실시를 통해 억 천만원의 기술료 납부 실적 발생3 4 1 4

성과년도 기술실시내용
기술실시대상

기관명
기술료 
백만원

선박 유증기 처리 맴브레인 설비 설계 및 운용에 관한 기술 스페클립스
선박 유증기 처리 맴브레인 설비 설계 및 운용에 관한 기술 엔케이

무인선 카메라시스템설계제작 및 임무연동기술 레베산업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 기술 새론에스엔아이

표 기술료 성과

시제품제작

총 개의 과제에서 건 년 건 년 건 년 건 의 시제품 제작 성과 발생5 8 (2014 3 2015 3 2016 2 )

 해양음향 측심 물성 모니터링 기기 국산화 개발 과제를 통해 건의 테스트용 시제품 제작 ‘ ’ 3

진행

 수중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과제에서는 년 이후 매년 건의 장거리 통신 모뎀 시작품 ‘ ’ 2015 1

제작

 심해 유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라 구축 과제에서는 압력센서 모듈 및 ‘ ’ 

고압 성능시험 장치 제작Seal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과제에서는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차 시제선 제품 ‘ ’ 2

제작

성과년도 세부과제명 시제품 명칭

해양 음향 측심 물성 모니터링 기기 
국산화 개발

테스트용 신호처리부

테스트용 

테스트용 

수중광역이동통신시스템개발 장거리 통신 모뎀 시작품

심해 유무인 잠수정 기술개발 및 
운용인프라구축

측정기용 급 압력센서 모듈

해수펌프용 고압 성능시험 장치

수중광역이동통신시스템개발 장거리 통신 모뎀 시작품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차 시제선

표 시제품 제작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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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적 성과. 

년 남극 제 기지 건설 완공에 따라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건수가 건으로 매우 2014 2 173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약 건 미만의 홍보성과가 발생되고 있음, 20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건으로 가장 높고 일간지 건 건 잡지 건 순으로 홍76 55 , TV 38 , 20

보 건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사 인프라 성과.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과제를 위해 년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 계약2015

을 완료하여 센터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년 계획상 인프라 구축 목표 대비 실 구, 2016

축률은 로 확인됨100.0%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기반 구축 및 대형 중소형 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의 효과가 기대됨-

단위 건

성과년도 인프라 구축명 달성도 기대효과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구축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건축설계 완료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건축 조달청 계약 및 착수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기반 구축 

 대형 중소형 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해양플랜트 산업 정책기술정보 등에 관한 정보화전략 방안

심해공학수조 
기초연구동

 연간 약 억원의 성능평가 비용 절감 예상 및 국내해
양플랜트업체의 설계자료와 핵심기술 유출방지 기대

표 인프라 성과

심해공학수조 기초연구동은 계획상 인프라 구축 대비 실제 구축률 로 목표치 달성100%

심해공학수조 기초연구동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간 약 억원의 성능평가 비용절감120

이 예상되며 국내해양플랜트업체의 설계자료 및 핵심기술의 유출방지의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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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가 해양수산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R&D

중복성 검토 대상 사업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 ,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 등 개 사업에 대해 중복성 검토 실시4

사업명 기간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년 년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년 년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년 년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 년 년

표 해양수산부 내 중복성 검토 대상사업 내역

중복성 검토 결과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중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동해 실시간 ‘ ’, ‘

원격 해양탐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운용 네트워크 구축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 ‘

개발 등은 해양장비 및 로봇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본 사업과 유사함’ 

기획 중인 해양로봇 융합 분야 신규 사업은 국내 해역별 이슈에 대응하기 위ICT R&D‧

해 해역별 차별화 된 해양장비개발과 개발된 다양한 장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실

시간 해양정보를 생성한다는 관점에서 차별화 됨

ㆍ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 시점까지의 성과를 연계활용하되 과제별 성과‘ ’ R&D , ‧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중복을 방지할 계획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의 극지와 대양의 해저환경도 지질환경정보 등의 기초자료를 생, 

성한다는 관점에서 본 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의 최종성과물을 활용, 

하여 극지의 극한환경에서도 해양관측 빙하조사 등의 활동이 가능함, 

본 사업 최종성과물을 활용하는 수요처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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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은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관측조사 인프라 

구축 및 해양과학연구 역량강화를 목표로 함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국가 해양영토 광역 감시망 구축 과 연‘ ’, ‘ ’

계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ㆍ 본 사업은 연안을 벗어난 외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은 위성을 활용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 탑재체 개발 

및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을 개발 진행한다는 관점에서 본 사업과 차별화 됨

나 타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R&D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유임무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 유사성이 높은 로봇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의 중복성을 검토함’ ‘ ’

의료 사회안전 제조분야 로봇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은 진행되었으나 해양수산, , , 

분야 기술개발은 추진되지 않았음

ㆍ 로봇 원천기술 및 부품개발의 결과물을 본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해양수산분야 수요에 , 

대응하는 로봇 융합제품의 경우에는 본 사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상청 기상예보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 , 

현재 기상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유사성이 높은 기상예보기술개발사업 과 R&D ‘ ’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 과의 중복성을 검토함‘ ’

이상파랑 감시 모니터링 및 예보기술개발 해양기상 변동성 분석 및 실시간 고도화 , 

연구는 본 사업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 외에 해양수

산분야 관측예보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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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국가 사업관리서비스 에 본 사업의 각 대과제별 한글 키NTIS R&D (http://rndgate.ntis.go.kr)

워드를 입력하여 기 수행된 세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실시 

 유사과제검색을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 및 연구내용으로 기 추진 연구개발사업NTIS 

과의 중복성 검토를 수행함

전문가 및 연구팀 핵심키워드 도출 활용 과제중복 검색

중복성 검토결과 도출 및 노이즈 제거Step.3: 과제분석 및 심층적 중복성 검토Step.4: 

그림 활용 중복성검토 프로세스

 핵심과제별 기술개요서를 토대로 핵심키워드 도출Step.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세부과제 카테고리 과제중복 검색을 위한 Step.2: (NTIS) 

검색조건 도출 및 입력

 검색조건을 통한 차 중복성 검토결과 도출 및 중복과제 후보 개별검토를 통Step.3: 1 ( ) 

한 노이즈 제거

 노이즈 제거 후 중복 과제분석 및 개별 과제를 대상으로 심층적 중복성 검토St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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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

핵심과제의 기술들에 관하여 중복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검색일시

검색범위
기 수행과제 타인등록과제 

공공 과제

기준유사도

검색결과요약
등록과제수 유사과제수

건 건

세부 검색 결과

순번 핵심과제명
유사과제여부

기수행
과제

타인 등록 
과제

공공 
과제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스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
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극한환경의 수중침몰된 밀폐구조물의 내부탐사를 위한 수중
로봇 및 지원 기술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장비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
기술 및 장비개발

출처 

주 기준유사도 유사과제라고 판단할 최소 기준이 되는 유사도 점수

기수행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 과제 조사분석 수집 과제

타인등록과제 다른 사용자가 유사과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등록한 과제

공공 과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국가 예산으로 수행된 과제를 제외한 그 외    과제

표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중복성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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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환경분석 종합시사점

가 정책적 시사점. 

효율적 해양관리를 위한 정보생성 및 활용체계 구축 요구 증가

국내에서는 해양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간적 행위적 계획적 관리를 실

시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 , ,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해양관리가 계획 중심의 관리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26)

계획 중심의 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필수요소로 시 공간 해양정보 생성 및 해양‘ ’ ‘･

정보시스템 구축 을 언급함’

미국에서는 효율적인 해양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해양정보의 수집 공유 정확도 향상, 

해양관측 시스템 개발 및 조사장비 서비스 개선 실시하고 있으며 는 , EU 해역별 특성이 

반영된 통합해양 정책수립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해양의 보전 개발 역량강화 및 해양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

현 정부는 기반의 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신산업 발굴 육성 및 ICT 4 기후변화 

피해최소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영토 및 해양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정과제

로 선정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무인이동체 발전 개년계획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4 , 5 , 2

등 국가 상위계획 상에도 차 산업혁명 대응 국민 안전성 확보 등의 정책수립을 통4 , 

해 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및 국민 안전성 확보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 강조4

ㆍ 해양수산부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해양공간을 효과적으로 개(AI), (IoT) 

발하고 해양장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실용화 프로젝, R&D 

트인 ‘MOVE 4.027) 프로젝트 수립시행 ’ ‧

해외 국가에서는 생태계 기반의 통합해양정책을 통해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

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행R&D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계획체제 정립 방안 연구 본 보고서 참고 (2015. 12) ‘ ’- p27 

27) Maritime Operative Vehicle Equipment / International, Innovation, Intellig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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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생태계 기반의 해양생태계 건전성 및 기능 보호유지회복 ‧ ‧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해양과학 중장기 계획을 운영 중 이며 는 개별 국가의 해양정책이 , EU

아닌 의 통합해양정책을 통해 , EU 유럽 전체의 해상운송 해양산업 과학조사 해양환경보, , , 

전과 관련된 이슈가 반영된 전략 수립함

해양 분야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계획 수립에 따라 이에 대응이 가

능한 해양장비개발 및 해양수산정보 생성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 필요

국내 해양장비 및 해양로봇 관련 산업은 중소기업 위주인 산업형태를 가지고 있음

ㆍ 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로 신규 사업 추진 시 초반에는 기존 R&D

출연연을 중심으로 확보된 기술을 토대로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 실시 후 후반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사업 운영 필요

현장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목적중심의 추진전략 수립R&D

최근 과학 정책 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목적 중심의 기술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

으며 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전략이 수립되고 있음, 4

국내에서는 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을 4 ( , , , , )

접목한 다양한 융합기술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음‧

ㆍ 일본에서는 분야별 과학정책산업적 수요가 반영된 단중장기 추진전략 수립R&D R&D‧ ‧ ‧ ‧

나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 현황의 시사점. 

어업 운송 관측 재난 재해 자원 탐사 및 채취를 중심으로 해양로봇 수요증가 예상, , · , 

어업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항만 물동량 증가와 기술의 발전 기후 변화에 따른 재, IT , 

난 재해 예방의 중요성 강조 산업화 진전에 따른 자원 고갈의 위험으로 인해 해양로, 

봇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해양에서 활용되는 로봇의 경우 심해저 환경에서 작업대상에 대한 정확한 위치확인,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신이 요구되며 해당 기능의 성능향상을 중심으로 , , 

해양로봇의 개발이 진행 중

ㆍ 수중 정밀항법 시계확보 모니터링 통신 등과 관련된 기술 수요 증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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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선박 건조 관련된 기초 핵심기술을 활용한 해양로봇 개발 진행

년대 후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 를 중심으로 수중무기체계 관련 센서 개발이 1970 (ADD)

해양로봇 관련 기반기술을 확보하였으며 년 중반 무인잠수정 개발 시작됨, 1990

 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내 최초 급 심해탐사용 해미래 를 개발2007 6000m ROV ‘ ’

하였고 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 이심이 개발2009 (AUV) ‘ ’

ㆍ 대학 및 연구소 중심으로 다양한 수중로봇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 

연구개발 차원으로 해양장비 관련 산업규모가 작아 적극적인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국내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간 장, , 

기 해양관측용 해양관측전용부이 운영

전 세계적으로 해양관측을 통합 조정 관리하는 능력의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통합 해양 관측망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해양관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군 등에서 실시간 장, , , 

기 해양관측용으로 해양관측전용부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 , 

공사 항만공사 지자체 등에서 해양환경 관측 목적으로 소수의 관측부이를 운영 중, , 

ㆍ 국내 부이시스템의 경우 구조물은 국내 기술로 제작되고 있으나 주요 센서들은 대부분 , , 

수입품을 적용

전자통신기계소재 등의 기술분야 진보에 따른 해양관측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 ‧ ‧

동화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무인해양관측 수요 증가 예상

해외 주요국의 해양로봇 개발

미국( ) 1 년 최초로 군사용 무인잠수정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년과 년 차 994 2000 2005 1,2

종합계획을 발표함UUV

 년 2013 록히드마틴 에서 보다 기능을 향상시킨 을 전투(Lockheed Martin) LMRS MRUUV

함에 적용함

해양과학 조사를 위해 를 개발하였으며 6,000m WHOI , 해수 온도차 에너지 구동 방식의 

수중글라이더 및 파력과 태양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중글라이더를 해양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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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활용 중

해양로봇 연구에 거의 모든 회원국 독자적 또는 국가별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한 (EU) 

형태의 및 를 개발 중에 있고 군사 산업용 및 해양과학조사 활용 중ROV AUV

영국은 해양로봇에 관한 연구 및 운용이 가장 활발하며 프랑스와 , 독일을 비롯한 스웨

덴과 노르웨이의 활약도 두드러짐

국가 활용 내용

영국

 년 에서 인치 중어뢰형 인 시스템 개발
 와 에서 운용수심 급 해양로봇을 개발 운용 중

자유도 매니퓰레이터와 카메라 비디오를 장착하여 해저 탐사와 해양작업 수행
 년에 해양탐사용 급 인 을 개발

프랑스

 해양연구소 가 해양로봇 연구를 주관하고 있으며 군사용 해양로봇의 연구개발은 
및 사가 주도

해양연구소 해저구조물의 검사와 수리 및 정비용 복합 무인잠수정인 상업용 와 
인 를 개발

최초로 음향으로 제어하는 급 를 개발하였고 소형 기뢰
제거정인 생산함

독일

 에 의해 개발된 와 같이 수중 구조물 작업용 복합 무인
잠수정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로봇들이 개발 및 운용
심해 작업용 인 은 최대심도 에서 운용 가능
최근 해양생물 모방 해양로봇의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

노르웨이

 군사용으로 기능을 보유한 무인잠수정과 산업용으로는 해저 유전 및 심해저탐사용 무
인잠수정에 대한 연구개발 진행 중
노르웨이 해양연구소가 년 를 사용하여 산호초 지도 작성

년에는 레이저 영상 플랑크톤 계수기 를 장착한 를 사용하여 대양 해류
와 해저 형상이 동물성 플랑크톤에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

표 유럽 국가별 해양로봇 활용 현황

일본 년 급 심해 해양로봇 를 개발하여 심해 해저의 해양( ) 1991 3,300m ROV Dolphin 3K

조사를 수행하였고 열수광상 및 광합성에 의존하지 않는 생물군락과 새 지각판 등의 

심해저 관측 수행

 년부터는 에서 급의 심해저 탐사용 를 개발하고 있2000 JAMSTECH 4,200m MR-X1 AUV

고 추진방식의 인 를 개발하여 시험 중Biomimetic AUV Flatfish

ㆍ 최근 약 억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시 정찰 및 다양한 수중작전을 위한 체계 60 UUV/USV 

개발 진행 중

28) OPC, Laser Optical Plankton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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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로봇 관련 산업의 시사점. 

글로벌 해양로봇 시장동향

세계 무인 수중로봇 시장의 경우 년까지 연평균 증가한 억 천만 달러 규2019 20.6% 52 8

모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했으며 시장은 증가한 억 만 달러, ROV 15% 29 8,000 , 

시장은 성장한 억 달러로 전망함AUV 31.4% 23

석유가스 탐사 등 에너지수요에 따른 관련 해양 구조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장의 성‧

장도 기대됨

대륙별로도 년 대비 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성장 할 것을 전망2014 2019 7% ‧

수중 무선통신 시장은 년까지 연평균 증가한 억 만 달러 규모까지 성2022 19% 42 7,500

장하는 것으로 전망함

국방안보산업 과학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중 무선통신 시장이 성장 할 것으로 예상, ‧ ‧

국내 해양로봇 관련 산업 규모가 작아 자체적인 수행을 통한 혁신성장이 어려움R&D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중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기 장비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규모는 억원432

기타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의 기업체 수는 개로 업체당 연간 억원 수준58 7.5‧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개 였으며 미투자기업은 8,554 (35%) , 

개 미투자기업의 비중이 큼 16,179 (65%) 

그림 해양수산 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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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항만 관측 생명 수산 에너지 조선 플랜트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연구, , , , , , ,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액이 더 큼

그림 해양수산 산업 매출액 현황

기존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역량 지원을 통해 매출신장 R&D

및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음

라 국내 외 해양로봇 관련 특허분석 시사점. 

해양로봇기술과 해양통신기술은 시장진입 용이성이 낮으나 융합관측기술은 사장

진입 용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해양로봇과 해양통신기술은 시장진입이 힘들 것으로 보이나 융합관측기술 지원기술로

써의 해양로봇 및 해양통신기술을 연구개발 활동 또한 지속되어야 함

해양로봇 및 해양통신 기술은 융합관측의 기술개발 진행에 따라 새로운 분야가 발굴

될 것이므로 발굴된 분야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시장 선점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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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내 해양로봇 관련 투자동향 및 중복성 검토의 시사점. 

기존사업의 한계 극복

현장수요의 기반이 아닌 해양장비의 성능 향상 목적의 기술개발로 인해 명확한 목적성

이 부족한 기술개발 진행되었으므로 해양장비 및 로봇을 사용하는 수요자 의견이 반영

된 기술개발 필요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

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

해양장비 관련 산업인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매출액은 조 억원으로 국내 해‘ · 9 6,845

양산업의 의 규모는 전체 해양산업의 이며 해양플랜트 기기장비제조업을 7.6%’ 7.6% , ‧

제외한 기타 해양기기장비제조업 업체당 매출액은 연간 억원 수준임‘ ’ 7.5‧

ㆍ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형태로 기업의 자체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어려움

해양 관리 보존 강화하기 위한 의 지속적 투자 필요R&D

해양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해양의 현 상태를 진

단하고 해양 관리 보존 강화하기 위한 또한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함R&D 

해양 관리 보존 강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해양관측 및 관측정보 수집 분석 

지원을 통해 해양관측정보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R&D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융합분야 추진 필요ICT R&D 

년부터 추진된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의 성과를 토대로 융합분야 2000 ‘ ’ ICT

추진을 통해 해양장비분야 신산업 발굴이 필요R&D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 시점까지의 성과를 연계활용‘ ’ R&D ‧

ㆍ 해양장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개발을 벗어난 목적 지향형 해양장비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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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업추진방향

제 절 사업 추진방향 도출

개요

국내 해양로봇 융합 관련 경쟁력 분석 및 전문가 시점 을 내부환경 으로 ‘ ICT R&D ’ ‘ ’ ‘ ’

정의하고 강점 약점 을 조사하여 분석 실시‘ · ’ SWOT-Matrix 

 외부환경 은 전반적인 환경사회적 인식측면으로 정의하고 이로부터 기회 위협 요‘ ’ / , ‘ ·

인 정리’ 

분석은 국내 외 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및 강점과 약점의 도출SWOT · , 

이러한 개의 요인을 이용한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전략 도출 등 단계4 SWOT matrix 3

의 절차로 진행됨

그림 사업 추진방향 도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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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분석 분석

가 외부환경. 

기회요인

해양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 증대

고령화 차산업혁명 시대 도래 기후변화 심화 등 거시적 환경변화로 인해 국민 , 4 , ‘

안전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 ‘ ’

해양이라는 제약조건의 극복이 가능한 해양로봇의 특성에 대한 기대로 인해 활용수요 증가

해양로봇 수요 증대에 따른 해양로봇 관련 신산업 육성 기대

국가차원에서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분야별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신산업육성 전략 수립4

글로벌 해양산업의 확대 전망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외 해양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투자 확대R&D 

해양로봇의 활용분야 다양화로 인해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 가시화

어업 운송 관측재난 재해 자원 탐사채취 등 해양로봇의 활용분야가 다양화 되어 , , · , ‧ ‧

해양로봇의 성능향상 요구 증가하고 있어 기술독점이 어려워 기술적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진출 가능성이 가시화 됨

위협요인

해양공간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공공영역에서 가 진행되어 민간수요 부족R&D

해외 해양선진국의 해양수산 투자확대에 맞춰 국내 해양수산 투자규모 매R&D R&D 

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규모가 주변국에 비해 낮음

해양에서 발생되는 조난 오염사고는 접근성 비가시성으로 인해 사고 대응이 지연되면

서 대형 인명 오염사고 확대되는 빈도가 증가

해외 주요국의 시장점유 확대

해양로봇 관련 연구가 국내보다 빨리 시작된 미국 일본의 기업들은 관련 핵심기,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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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선점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국내보다 먼저 해양로봇 및 해양장비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해양로봇의 활용분야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증가

해양로봇의 경우 로봇제작기술 및 자율임무수행을 위한 인공지능 및 기술이 융ICT 

합된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나 내부환경. 

강점

년부터 진행된 해양장비 및 인프라구축사업을 통해 관련 분야 다양한 연구개발 진행되2000

어 해양로봇과 관련된 연구인력 및 연구장비 등 인프라가 구축됨

해양 신산업 육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강화

국정운영 개년계획 등 정부 상위계획 내 해양 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의지를 표명5

해양로봇 및 해양통신 분야의 시장진입이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관

측분야를 중심한 기술분야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해외 주요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 및 글로벌 선도 가능

약점

산업 기술 정책적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 트랜드 변화 대응 미흡

기존의 해양장비 및 인프라구축사업은 출연연을 중심으로 해양로봇 및 해양장비의 성능개

선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장 수요의 반영이 미흡했음

공공분야의 용역사업 중심의 부가가치가 낮은 부폼 조립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해역별 특성이 반영된 실시간 해양정보 수집 미흡

해양정보의 경우 대부분 공공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관련 기술의 상용화 성능 검증(

을 위한 평가인프라 부족 가 어렵고 해양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해양 정보)

시스템 또한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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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방향 도출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해양로봇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SWOT Matrix 

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 도출

외부환경

내부환경

기회 위협

 해양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
의 수요 증대

 해양로봇 수요 증대에 따른 해양
로봇 관련 신산업 육성 기대

 해양로봇의 활용분야 다양화로 
인해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 가시
화

 해양공간개발과 관련하여 그동
안 공공영역에서 가 진행되
어 민간수요 부족

 해양사고 대응이 지연으로 대형 
인명 오염사고 확대

 해외 주요국의 시장점유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증가

강점

 해양로봇과 관련된 연구인력 
및 연구장비 등 인프라 확보

 해양 신산업 육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강화

 해양관측분야 중심의 투자를 
통한 기술 격차 해소 및 글로
벌 선도 가능

 기 확보된 원천기
술의 기술이전을 통한 기
업 기술역량 제고

 해양로봇 관련 신
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
을 위한 강화

 해양사고 및 해양기
후변화 등 이슈 대응 강화

 해외 주요국의 기
술선점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

약점

 산업기술정책적 수요 중심의 기
술개발 트랜드 변화 대응 미흡

 해역별 특성이 반영된 실시간 
해양정보수집 미흡

 개발기술의 안전성 검증 미흡

 해양로봇 관련 
현장 수요가 반영된 목적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해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투자 강
화

 정부주도의 중장
기적 투자

 개발된 기술의 상
용화를 위한 성능 검증 인
프라 구축

그림 분석

전략 강점과 기회요인의 시너지 전략SO ( )

기 확보된 원천기술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강화R&D 

기존 해양로봇 및 해양장비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

로 기술개발을 추진한 후 기술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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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위협극복전략ST ( )

다양한 해양 관련 기존 신규이슈 대응력 강화

사회적환경적 이슈로 인해 해양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

기술개발 투자 강화

전략 약점극복전략WO ( )

해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진단 평가 대응을 위한 해양정

보생성 신뢰성 확보 기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해양 인명오염 사고 등 해양 진단평가 및 대응을 위한 실시간의 , ‧ ‧

해양정보 생성을 위한 해양로봇의 개발로 과학적인 해양관리 역량강화 기여

전략 위협회피전략WT ( )

정부주도의 산업적 과학적 수요가 반영된 목적형 사업을 통해 산업적 핵심역량을 확보

하고 개발된 해양로봇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여 기술개발 성과물의 현장 활용성 제고

현재 민간주도의 시장형성이 어려우므로 정부주도형 시장구조 형성 이후에 기업의 기

술개발 역량 제고를 통해 신규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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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전략 도출

추진전략 도출방법

국내 외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업 추진방향 을 토대로 관련 산 학 연 (SWOT-Matrix)

기술수요 및 핵심이슈를 조사하여 전략을 도출R&D

해양에 관련된 기존이슈 및 신규이슈 조사 및 산학연 연구자와 해양로봇의 잠재적인 ‧ ‧

수요자 니즈를 분석하여 핵심이슈를 도출하여 핵심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도출

그림 추진전략 도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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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 도출

가 기존 이슈. 

해양장비 및 인프라구축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해양환경관측 및 해양사고 분야의 ‘ ’ 

대응능력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해역별 공간적 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해양장비의 개발, 

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해역별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기술이 부족함

현재 수중 수상 로봇은 해양의 넓은 면적에 비해 장비의 동력 수급이 어려워 임무수행 

시간 및 범위의 제약이 존재하며 수중과 수상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장비들 간의 중계, 

기술이 부족하여 장비 간 충돌이나 조사영역 중복이 발생

해양장비의 동력수급을 위해는 접촉비접촉식 동적위치 제어뿐 아니라 장비의 외형상‧

태 인지 또한 중요한 요소이나 관련 기술은 부재한 상태 , 

고정식 부이의 경우 간이형 부이 장치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대수심용으로 활용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발생함

해양관측정보가 기관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수중음파를 활용한 모뎀방식은 전송속도가 매우 느려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움

해양장비에 통신장비를 탑재해야하므로 부피 무게에 대한 제약 발생, 

고정식 부이에서 수심별 정보를 생성하고 있으나 관측주기가 길어 실시간 확인이 어려움, 

해양 통신 기반이 부족으로 육상 통신기술을 그대로 해양 통신에 적용하고 있음

수중글라이더의 경우에는 국내 심해에서 사용가능한 부력엔진 개발경험이 전무하여 

실제 해양관측을 위한 플랫폼 구축 운영 시 장기적인 구축 운영 기관 선정이 중요

나 신규 이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의 환경변화 이상기후 현상발생 및 해양 인명 오염사고 발, 

생 빈도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 

확보가 미흡함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는 해양관측정보를 토대로 예측 및 적응대책수립이 가

능하므로 종합적장기적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나 기관고유업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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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개별적으로 정보를 생성 중이며 조사주기 또한 길어 활용성이 떨어짐, 

기후변화의 경우 명확한 현상을 규명을 통한 대응시나리오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막

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ㆍ 국내 동해는 기후변화에 따라 뚜렷하게 환경변화가 나타나 관측정보 분석하여 대응시나리, 

오를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바다임

전 세계적으로 광역해양을 관측하는 장비는 전문가 장비수요자 가 주도하여 운용되므로 ( )

장비수요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장비 기술의 검증 또한 , , 

장비수요자들을 통해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분야 정책기조는 해양의 건강성을 강조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해양과학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나 현재 국내 수중무선통신은 초음파를 이, 

용한 음향통신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 중

초음파를 이용하는 음향통신의 경우 해양생태계 어류 에 영향을 미치며 정보보완 측( ) , 

면에서도 취약함

최근 중국 불법조업 어선 출몰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범위 넓어 고정형 이동형 부이 , 

등 해양에 상시 존재하는 해양장비를 활용하는 해양감시기술개발 필요

다 핵심이슈 도출 결과. 

주요 동향 핵심 이슈

사회 
동향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변화 
징후 가시화
해수면 해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증가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발생
 접근성 비가시성으로 인한 해양사고 신

속대응 저해

 해양건강성 위협 및 경제적 피해 발생
광범위한 해역의 적조 발생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발생

 해양사고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증가
해양 구난 오염사고의 피해확대

정책 
동향

 기후변화 피해 가시화로 인한 분야별 피
해대응 정책수립

 기후변화 부정적 영향 증가에 따른 국제사
회의 적응 중요성 강조 및 관련 논의 심화

 차 산업혁명으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응 등 해양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정보 부족

 해양 분야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장비개발 및 해양수산 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

 인공지능 기반 수중로봇 등 해양장비 활용 
기반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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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동향

 해양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능
력 확보

 해양환경 위협 요인들의 다양화 및 영향
력 증대

 해양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요구 증가
 공급자 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

로 트렌드 변화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이상기후 예측
대응기술 융합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필요

 수중 환경센싱 작업 핵심기술개발 필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관측 예측 기술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미흡
 공급자 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 추진

산업 
동향

 기타 해양기기 장비제조업의 낮은 매출 규모
 국내 자체 수행하는 해양산업체는 

를 수행하지 않는 산업체에 비해 높
은 매출을 보임

 국내 외 해양장비산업 증가 전망

 시장선점을 위해 체계적 연구개발 및 상용화 
전략 추진 시급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역량 지원을 통해 
매출신장 및 신산업 창출 가능

그림 주요 동향별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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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조사

그림 기술수요조사 진행 과정 

가 차 수요조사. 1

조사대상

협동연구기관 및 관련 산 학 연 전문가 기술개발자 중심 여명 대상( ) 200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 주2017 7 11 7 18 (1 )

조사항목

해양장비관련 국내 기술수준 해양로봇 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분야, ·ICT , 

관련 이슈 및 문제점 해양로봇 융합 관련 기술수요,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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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 수요조사. 2

조사대상

기존 해양장비관련 해양수산 연구책임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관R&D , ( R&D

리기관 해양수산부 기술수요자 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등 ), , ( , , ) 

여명 대상1,300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주2017 12 22 2018 1 4 (2 )

조사항목

해양로봇 장비 국내 기술수준 해양 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 이슈 및 문제점, · · , 

요구되는 해양 데이터 해양 데이터의 정책 활용도 해양로봇 융합 관련 기술, , ·ICT

수요

다 기술수요조사 결과. 

차 기술수요조사1

차 기술수요조사 설문을 통해 취합된 개 기술 중 중복성 검토를 통해 개 기술로 1 71 65

정리하여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공통 등 분야로 분류, , , 

적용해역 기술명

동해

 기반 해양 개발 탐사 시스템 개발 
 기반 수중로봇의 지능형 협업 탐사 기술 개발
 수중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해양 부착생물 제거 로봇 개발
 해양로봇 및 해양 융합 플랫폼 설계
 해양영토관리 및 개발을 위한 로봇지능기반의 자율수중로봇 기술 개발
 해양재난 구조로봇 기술

표 권역별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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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에서 초연결 서비스를 위한 수중 광 무선통신 핵심 기초 원천 기술 연구
 스펙트럼 방식의 음향센서 기반 장거리 광대역 은밀통신 시스템 개발
 딥러닝 학습을 위한 생물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해양조사선을 모함으로 하는 해양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해양환경 관측을 위한 수중 및 수상 연동 인프라 구축기술 개발 

서해

 근해 수중 탐사 작업 로봇
 수중 다이버의 위험 관리 및 잠수작업 지원을 위한 행동 인식 및 추적 기술
 수중 무인로봇을 이용한 침몰 고선박 조사 기술 개발
 에너지하베스팅 및 해수전지 기술을 활용한 해상 광역감시용 인공지능 로봇 개발
 자율운항 지능작업 하이브리드 수중로봇 기술 개발
 첨단 수중로봇 체계를 활용한 수중경계시스템
 침몰선 선내 조사용 수중로봇 개발
 해난사고 구조 및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
 해양 구난 안전 작업 지원을 위한 자율 매니퓰레이션 기술 개발
 수중 용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수중에서 초연결 서비스를 위한 수중 광 무선통신 핵심 기초 원천 기술 연구
 스펙트럼 방식의 음향센서 기반 장거리 광대역 은밀통신 시스템 개발
 유비쿼터스 수중 통신망 개발
 스마트 수중증강현실 시스템 개발

남해

 기반 해양 개발 탐사 시스템 개발 
 수중 다이버의 위험 관리 및 잠수작업 지원을 위한 행동 인식 및 추적 기술
 양식장 모니터링 서비스
 해양 부착생물 제거 로봇 개발
 해양로봇 및 해양 융합 플랫폼 설계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 개발
 수중 용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유비쿼터스 수중 통신망 개발
 딥러닝 학습을 위한 생물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
 스마트 수중증강현실 시스템 개발

개 해역 
공통

 및 수중측위지원용 무인선 시스템 개발 
 응용 기반 수중로봇 운용 기술 개발
 기반 수중로봇 시스템 및 수중로봇시뮬레이터 개발
 의 원격 진 회수 시스템
 다중 해양 로봇을 이용한 해양 환경 탐사 기술 개발
 센서신호기반 수중로봇 작업상태 추정기술 개발
 수중 경작업용 축 매니퓰레이터를 탑재한 천해용 소형 
 수중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정찰 및 모니터링용 수중 드론 개발 기술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알고리즘에 기반한 해양 로봇의 자율 주행 기술 개발
 자율주행 기술 수중 측위기술
 자율주행 다기능 해양관측 감시 로봇 제작
 정밀 해저지형 정보 수집용 자율해양로봇 개발
 해양관측용 해양드론 개발
 해양로봇 운용을 위한 인지적 플랫폼 설계
 해양로봇 최적설계 기술 개발
 해양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해양로봇 최적 공정 예측 시스템 개발
 차원 이미지 소나의 높이 정보 복원 및 센서 융합을 통한 실시간 광학 초음파 정

보 융합형 차원 해저지형 생성기술
 기계학습 기반 수중환경 최적 통신 어뎁팅 기술
 수중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수중 광 무선 통신 전송 기술 및 네트워크 장비 개발
 수중 의미 형상지도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소나 시스템 개발
 수중통신시스템 실증시험을 위한 시범서비스 사업
 지능형 멀티모달 방식 기반 수중 통신 네트워크 기술
 해양 실현 및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전 해상 무선 통신 네트워크 구축



- 187 -

국내 관련 기술수준은 해양로봇과 수중통신 융합관측 모두 관련 기술 선진국에 추적, 

근접단계라고 응답함

수중통신과 융합관측분야에서는 현재 추격초기 단계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음

그림 분야별 기술수준 응답현황

관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필요 분야는 기술선도형 신분야의 투자가 필요하

다는 응답이 명 가장 높았고 기술이 뒤진 추격분야가 명 두 번째로 높았음36%(40 ) 31%(34 ) 

그림 관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분야 응답 비중

 해양 통합 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원관리 및 다중엑세스 기법
 기반 수중 환경 인식 기술
 다중분광 비전센서 및 인공지능기반의 선박 선체 균열 탐지 시스템
 실시간 해양 방사능 오염 정밀측정 및 감시 시스템 개발
 해양 구조물 내부 비파괴 검사를 위한 무인 검사장치 개발
 해양장비 로봇과 수중통신네트워크기술을 융합한 다목적용 실시간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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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으로 기개발 기술의 실용화 추진 해양분야 기초 산업 미래 신시장 공략 신, , 

기술 신상품 개발에 집중 투자 선진국의 기술 보호 수출 제한의 우려가 있는 분야- , / , 

우리 해양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기술 개발 등의 의견이 있었음

현재 관련 기술개발의 이슈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자연재난 및 기후변화 예방 

및 대응 해양탐사 및 개발 인력투입이 어렵고 위험한 수중환경에 인력을 대체한 첨단 , , 

해양 로봇 기술 등의 의견을 제시함

차 기술수요조사2

주무부처 및 관리기관 그리고 해양관측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 기술수요자 R&D

입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 실시R&D 

해양로봇 장비 개발 및 해양로봇 장비 운용 분야 국내 기술수준 설문

해양로봇장비 개발 분야는 선진국대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해양60% , ‧

로봇장비 운용분야는 선진국대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70% ‧

그림 해양로봇 장비 개발과 해양로봇 장비운용 분야 기술수준 응답

국내 해양 데이터 생산 관리 및 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 국내 기술수준 설문

국내 해양 데이터 생산관리 분야와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모두 선진국대비 수70% ‧ ‧

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189 -

그림 국내 해양 데이터 생산 관리 및 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 기술수준 응답

국내 해양관련 데이터의 생산 관리 활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에서는 데이

터 생산 관리 활용을 위한 예산과 인력 부족하다는 응답이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30%, 

하다는 응답이 로 조사됨31%

그림 국내 해양관련 데이터의 생산 관리 활용의 

문제점 응답

국내 해양관련 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양질의 해양‧ ‧

데이터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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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술에 수요를 종합하여 공통된 개 기술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기술을 해양로1,2 36

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분야로 구분함, , 

분야 기술명

해양로봇

 다중 해양 로봇을 이용한 해양 환경 탐사 기술 개발
 수중 장애물 탐지 및 회피 알고리즘에 기반한 해양 로봇의 자율 주행 기술 개발
 자율주행 기술 수중 측위기술
 정밀 해저지형 정보 수집용 자율해양로봇 개발
 해양관측용 해양드론 개발
 해양로봇 운용을 위한 인지적 플랫폼 설계
 해양로봇 최적설계 기술 개발
 해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해양로봇 최적 공정 예측 시스템 개발
 해양 부착생물 제거 로봇 개발
 해양로봇 및 해양 융합 플랫폼 설계
 해양영토관리 및 개발을 위한 로봇지능기반의 자율수중로봇 기술 개발
 해양재난 구조로봇 기술
 수중 다이버의 위험 관리 및 잠수작업 지원을 위한 행동 인식 및 추적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및 해수전지 기술을 활용한 해상 광역감시용 인공지능 로봇 개발
 자율운항 지능작업 하이브리드 수중로봇 기술 개발
 해난사고 구조 및 해양개발을 위한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
 해양 구난 안전 작업 지원을 위한 자율 매니퓰레이션 기술 개발
 양식장 모니터링 서비스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 개발
 수중 용접 자동화 장비 개발
 수중환경 촬영 무선 모니터링 장비
 해양생물 먹이 방사 무인 장비
 해조류 부착생물 채집 로봇 개발

수중통신

 수중 용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유비쿼터스 수중 통신망 개발
 차원 이미지 소나의 높이 정보 복원 및 센서 융합을 통한 실시간 광학 초음파 정

보 융합형 차원 해저지형 생성기술
 수중 의미 형상지도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소나 시스템 개발
 수중 센서 자료 자동 송수신 시스템

융합관측

 딥러닝 학습을 위한 생물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해양환경 관측을 위한 수중 및 수상 연동 인프라 구축기술 개발 
 스마트 수중증강현실 시스템 개발
 기반 수중 환경 인식 기술
 실시간 해양 방사능 오염 정밀측정 및 감시 시스템 개발
 해양장비 로봇과 수중통신네트워크기술을 융합한 다목적용 실시간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제

어 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
 생체지표 인식 가능 모듈 개발
 해양 환경 자동측정 센서 개발

표 차 기술수요조사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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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로봇분야에서는 해양관측 해양구난안전 수중작업 수산산업지원 등 해양관리에 , , , ‧

활용이 가능한 해양로봇 개발과 해양로봇의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개발 관련 기

술수요를 제기함

수중통신 분야는 생성된 자료를 송수신 등을 위한 수중통신망 개발에 대한 기술수요

를 제기함

융합관측 분야는 해양로봇을 포함한 해양장비와 수중통신망의 융합을 통해 실시간 해

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수요를 제기함

차 기술에 수요를 통해 선정된 개 기술 중에서 총괄기획위원회를 통해 개 핵심1,2 36 14

기술로 통합 조정을 실시함

분야 기술명 

해양로봇

대수심 해양 관측용 다기능 부이 배열 시스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수중로봇 기술

광역 해양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및 지능형 관측 기술

극한환경 극복 침몰선박 해양구조물 내부탐사 수중로봇

자가 발전 파력 해양 관측 이동형 부이로봇

실시간 광역 해양수산환경 관측 대응 로봇기술

수중통신

광역 해양 관측망 구축을 위한 해양통신 기술

다수의 수중 이동체간 통신망 구축기술

수중 근거리 고속 통신을 위한 수중 무선 광통신 기술 개발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시범서비스 기술

수중사물인터넷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융합관측

광역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분석 표준화 기술

해양관측 장비 시험 평가체계 구축

해양환경관측 센서 기술

표 핵심기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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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광역해양 관측 및 안전성 확보 로봇개발

고정형 관측소의 공간적 한계 극복이 가능한 국내 외해 심해 관측정보 생성을 위한 기

반확보

극한 상황에서도 해양감시정보의 신뢰보가 보장되고 신뢰도가 유지된 정보를 토대로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 기술 확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국내 해양에서 일어나는 해양생태계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확보

해양로봇 운용 제어 최적 해양통신 네크워크 구축

개발된 다수의 해양로봇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운용 효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생성

된 많은 양의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제어 최적 해양통신 네

크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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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업내용

제 절 사업의 개요

사업의 개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무인 해양로봇의 개발을 통한 해양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슈에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서는 해양관리를 해양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 

위한 해양의 상태진단 평가 및 예측 대응 등의 행위로 정의함

그동안의 해양은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 년대 중반 국제적으로 해양을 , 2000

포함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해양의 유지보전을 위한 노력이 시작됨‧

ㆍ 몸에 질환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치료시기를 놓쳐 치료가능성 저하 및 고비용

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검진 등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듯 해양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상태진단평가 및 예측대응의 해양관리가 필수적임‧ ‧

그림 해양관리의 필요성



- 194 -

사업의 영역

본 사업의 영역은 해양에서 발생되는 이슈를 해양로봇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다

양한 이슈 중 해양생태계 유지 보전 및 해양 인명사고 대응에 활용이 가능한 해양로봇

의 개발과 개발된 해양로봇의 운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영역을 한정함

그림 본 사업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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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범위

 본 사업은 국내 동해 서해 남해에서 발생되는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명확한 진단 평가 및 

해양사고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관측정보생성 및 해양 인명사고에 활용이 가능한 해

양로봇을 개발하고 개발된 해양로봇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운용기술 개발을 범위로 설정함

가 공간적 범위. 

국내 영해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

나 시간적 범위. 

년부터 년까지 총 년간 사업 진행2020 2024 5

다 기술적 범위. 

해양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저감 예방 대책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해양정보

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진단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본 사업의 기술적 범위는 해양의 현재 상태 진단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해양관측정보 

생성 및 해양 인명 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사고 신속대응에 활용 가능한 해양

로봇개발과 해양로봇의 운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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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의

사업명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ICT

본 사업은 국내 외해 심해의 정확도 높은 해양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해

양로봇을 포함한 장비 개발 및 수집정보의 실시간 제공 개발된 해양로봇의 실해역 운, 

용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정의됨

그림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개념도

사업명 선정 이유

본 사업명은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으로 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 ICT ’ 2017

한 해양장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실용화 프로젝트R&D 

인 프로젝트 에 부합되도록 사업명을 선정함‘MOVE 4.0 ’

현재 해양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은 단계로 다양한 목적의 수중로봇 개발과 MOVE 3.0 

수중통신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본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해양로봇 개발과 사

물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해양통신기술을 개발하는 MOVE 4.029) 단계 진입을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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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본 사업을 통해 해양장비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선도하는 로 진입하는 교두보 마련MOVE 5.0

그림 사업명의 의미

29) Maritime Operative Vehicle Equipment / International, Innovation, Intellig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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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로젝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해양공간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해양(AI), (IoT) , 

장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실용화 프로젝트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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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사업의 구조

사업의 구조 설계

가 사업 구조 개요. 

사회환경 변화 정책동향 기술동향 산업계 동향을 종합 고찰하여 도출한 문제 이슈 , , , 

및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후변화대응 해양과학기술역량 고도화 해양안‘ ’, ‘

전 관리역량 강화 해양수산업 지원역량 제고 로 구분’, ‘ ’

기후변화대응 해양과학기술역량 고도화 해양 기후변화 대응 관측정보 생성을 위한 : 

기후변화 관측장비 개발하고 장비의 운용 시간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분야로 구성‧

ㆍ 무인 관측장비 개발 장시간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무인 관측기 개발: ‧

ㆍ 고정형 관측장비 개발 고정 관측기 주요기능은 물론이고 무인 관측기와 도킹하여 무인관: 

측기에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고정형 무인 관측기 개발

해양수산산업 지원역량 제고 실시간 변화되고 있는 해양수산 환경정보를 빠르게 생: 

성전달하여 해양수산업 피해예방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분야로 구성‧

ㆍ 정보생산 센서 개발 해양수산업 피해예방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생성에 필요한 센서 및 : 

핵심기술 개발

ㆍ 정보 전달 통신 네트워크 구축 생성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

해양 안전관리 역량 강화 활동의 자유도가 결여된 환경 또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항 : 

상황에서 이동 및 작업이 가능한 장비개발 기술 분야로 구성

ㆍ 해양사고대응 장비 개발 극한 상황에서도 해양정보 신뢰도 및 해양작업 자유도를 확보할 : 

수 있는 장비개발

해양관리 및 건강성확보 단계

해양 기후변화 예측 대응‧ 해양수산업 피해예방 해양사고 감시 대응‧

기후변화 관측장비 개발 해양 수산생태 정보 생산‧ 해양활동 자유도 확보 장비개발

해양 기후변화 관측정보 생성 정보 전달 공유 네트워크 구축‧
해양사고 감시 및 위치정보 신뢰성 

향상 장비개발

기후변화대응 해양과학기술역량 
고도화 해양수산산업 지원역량 제고 해양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능형 해양관리 플랫폼 구축

그림 사업의 구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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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필요기술 도출. 

구분 개발대상 필요기술

기후변화대응 
해양관측장비

장시간 장거리 
이동 무인 
관측기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배터리 충전기술 저전력 무인관측기 개발기술 시
간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개발기술 무인관측기 
위치 추적을 통한 자동회수 시스템 해양장비 핵심기술 국산화 근거리 비
접촉 데이터 및 전원 공급 기술 해양 관측 플랫폼 설치회수 기술 등

무인 관측기와 
도킹 가능한 
고정형 무인 

관측기

해상로봇의 원격 관제 및 자율 제어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자동 탐지 및 
인식 기술 도킹을 위한 동적위치 제어 및 매니퓰레이터 운용 기술 관
측 부이의 단계적 도면 인식 및 센서융합 기반 차원 형상 복원 기술 

해양수산 
환경변화 정보 

네트워크

정보생산 센서
개 이상 해양장비 및 어플리케이션 공조 알고리즘 개발기술 무인 이동체 

및 센서 제어기술 소형 관측 표류 센서 개발 기술 용존기체 및 센서개
발 기술 동 식물 플랑크톤 센서개발 기술 용존 영양염 센서개발 기술 등

정보 전달 통신 
네트워크 구축

수중에서 최대 통달거리 에서 급  수중 광 무선통신 기술 수
중 광 무선통신 모듈 실용화 기술 가변적인 주파수 선택 기술 수중기
지국 기반의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구조와 수중센서 네트워크 구조를 
모두 지원하는 기술 해양 광역 관측망의 실현을 위한 저전력 광역 

기술 수중 커넥터 기술 등

해양사고 
신속대응 
장비개발

해양사고대응 
장비

해상형 부이 구조물 및 수중 앵커형 구조물 설계 해석 및 제작 기술 이
동성 조작성 향상 기반의 정보 획득 전송 가능 장비기술 위험 환경 인
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재난 기동 시스템 기술 등

해양사고 
발생위치 확인 

장비

음영 지역이 없도록 하는 기술의 자율적 운용 기술 차원 경
로 생성 및 장애물 회피 기술 고효율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술 음원 청
음기 및 음향자료 처리 기술 개발 등

표 사업의 기술개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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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사업비전 및 추진전략

사업비전 및 목표

본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 해양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을 위해 해양관리‘ ’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ICT

비전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개발강국 실현

성과목표

해양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해양관측용 자율수중로봇 종 및 해양로봇 활용성 강화를 위한 관측 부이시스템 개발
 침몰선박 내부진입용 수중로봇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한 수중로봇 각 종 개발
 해양로봇 최적 운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네크워크 구축

추진전략

해양로봇 운용 제어 최적 
해양통신 네크워크 구축

해양환경 및 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광역해양 관측 및 안전성 
확보 로봇개발

 실시간 해양통신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융합해양로봇 실해역 
운용성 검증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
스템 개발

 스마트 양식 지원 기
반 무인로봇 개발

 장거리 운항 가능 자율수
중로봇 및 운용기술개발

 침몰선박 내부진입용 수
중로봇개발

그림 사업의 비전체계도



- 202 -

사업비전 및 목표 설정근거

가 비전 설정 근거. 

비전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개발강국 실현

도출 
근거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차산업혁명 대응 실시간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핵심기술 확보
국가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역량 제고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신성장동력 창
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강화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보전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첨단 해양 장비산업 육성
 해양과학기술로드맵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안전한 해양 이용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 산업화
를 촉진해야하는 책무가 있음

 이러한 책무에 따라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함

 이러한 배경 하에 융합기술 기반의 해양로봇개발 및 활용기술을 통해 해양 지속가능한 개발
관리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함

표 사업의 비전 및 도출근거

나 성과목표 설정 근거. 

성과목표
해양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목표기한 

사업종료시점
년

설정 근거 

 융합기술 기반의 해양관측 및 침몰선 탐사 해양로봇을 개발하고 해양관측정보의 실시
간 전송을 위한 기술을 확보함

해양관측 해양로봇 개발 및 해양로봇 
활용성 강화 기술

⇨ 융합 기반 해양관측정보 신뢰성 제고

침몰선박 내부진입용 수중로봇 및 
수산업 지원 로봇 개발

⇨
해양사고 신속대응 및 수산 양식업 지원 

강화

비전과의 
부합성

 융합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을 통해 해양관력역량 강화된 해양개발 강국을 
실현

융합 기반 해양관측정보 신뢰성 제고 ⇨ 지속가능성 확보된 해양개발 기반 조성

해양사고 신속대응 및 수산 양식업 지원 
강화

⇨
해양사고대응 및 수산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해양구현 

표 사업의 성과목표 및 비전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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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단위

년 년 년 년 년

발전 시스템
시간당 전력 
생산량

태양광
풍력
파력

운용시간 개월

부이 최적배열 
거리

운용시간 
시간

운용수심

다중 로봇 
운용 대

진회수 시간 시간

수중글라이더 선단 
구축 및 

검증 건수
수중글라이더 선단 

동시 운용 
장비 종

수중로봇 내부 
조사 성공률
수중로봇 극복 
유속
어장 내 어류 
개체수 및 생체 
분석 정확도
해양로봇 극복 
탁도
저전력 소형 

이동형 수중기지국 
커버리지
해상 광대역 
네트워크 

전송범위
해상 광대역 
네트워크 

전송속도

표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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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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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핵심과제별 추진내용

제 절 핵심과제 선정

핵심과제 선정 방법

가 개요. 

차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리된 개 기술 중 총괄기획위원회를 통해 개 기술1,2 36 14

로 통합 조정을 실시하였고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개 기술로 정리한 후 과제화 실시6

그림 핵심과제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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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선정

가 우선순위 평가. 

핵심기술 개발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설계

핵심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수출 가능성 해양과학기술수준 향상효과 해양안전 향상효, , , 

과 해양환경 질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설계, 

정책적 상위계획과 부합성 기술적 과학기술적 필요성 경제적 시장창출 및 산업육성( ), ( ), ( )

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설계

그림 핵심기술 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설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기술의 
파급성

국내 해역 및 산업 
적용가능성

 개발된 장비 또는 기술이 국내 해역별 현장 적용 및 핵심소재 활
용 대한 가능성 평가

수출가능성  국외 시장규모와 가격경쟁력 기반의 수출 가능성 평가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업계의 생산유발 및 생산성 향상 효과와 국내 기술수요와 시

장규모 고려시 수입대체 효과를 고려한 해양수산 기술개발 및 산
업화와 수반한 직접 경제효과 평가

기술의 
시급성

기후변화 피해대응 
역량강화 효과

 국내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역량강화 효과 
평가

해양관측자료 신뢰성 
향상 효과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해양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향상효과를 평가

국민안전성 확보효과
 개발된 장비 및 기술이 국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기술의 
혁신성

해양과학기술수준 
향상효과

 개발된 장비 및 기술로 인해 국내 해양과학기술수준의 향상효과에 
대한 평가

해양과학기술인력 
양성효과

 기술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해양과학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 및 신
규전문인력향성 효과 평가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개발된 장비 및 기술이 관련 분야 및 타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 평가

표 핵심기술 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세부내용



- 207 -

핵심기술 우선순위 평가항목별 가중치 설문

핵심기술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평가항목별로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설문함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의 파급성

국내 해역 및 산업 적용가능성

수출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의 시급성

기후변화 피해대응 역량강화 효과

해양관측자료 신뢰성 향상 효과

국민안전성 확보효과

기술의 혁신성

해양과학기술수준 향상효과

해양과학기술인력 양성효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표 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차 설문 년 월 일 일 기획위원 및 관련 기술전문가 명1 : 2018 1 19 ~22 , 55

 차 설문 년 월 일 일 해양수산 관리기관 명2 : 2018 1 24 ~25 , R&D (KIMST) 29

결과( ) 우선순위 평가항목별 가중치 차 설문결과 기술의 혁신성 을 평가항목 중 1,2 ‘ ’(54%)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술의 시급성 기술의 파급성 순으로 조사됨‘ ’(27%), ‘ ’(19%) 

그림 우선순위 평가항목별 가중치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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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우선순위 평가 방법

개 핵심기술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핵심기술 우선순위 평가표를 활용하여 기획위원 14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 설문실시

기간 년 월 일 월 일: 2018 2 2 ~2 7

핵심기술

기술의 파급성
경제 산업적 파급성

기술의 시급성
정책적부합성

기술의 혁신성
과학기술적 중요성

국내해역 
및 

산업적용 
가능성

수출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기후변화 
피해대응 
역량강화
효과

해양관측
자료 
신뢰성 

향상효과

국민 
안전성 

확보효과

해양과학 
기술수준 
향상효과

해양과학 
기술인력 
양성효과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

종합의견

표 우선순위 평가표

핵심기술 우선순위 평가 결과

해양로봇분야의 고밀도 해양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수중로봇 기술‘ ’

의 점수가 높았고 수중통신분야의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시범서비스 기술 의 , ‘ ’

점수가 가장 낮음

그림 핵심기술 우선순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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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과제와의 연계성 핵심기술 간 중복성 우선순위는 낮지만 과학기술적 관점, , 

에서 타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의를 통해 최

종 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함6

No 핵심과제 명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극한환경 수중침몰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표 사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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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핵심과제별 세부추진내용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기술개발의 필요성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해양 부이 년 월 기준 국립해양조사원 대 의 경우 연안(2018 1 17 )

을 따라 단일로만 설치되어 있고 특정 수심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분 주기로 측정하30

기 때문에 제공되는 연안 데이터의 시공간적 해상도가 낮음

관측의 목적이나 설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크기 및 형태의 관측부이 개발 필요

선박 추돌사고 및 해외 어민의 약탈 등으로부터 고가의 해양관측장비 보호를 위한 관

측부이 디자인 및 기능 개선 필요

기존 부이는 배터리와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장시간 활용을 위

해 데이터 전송 주기가 길고 전력 소모가 많은 센서 장비는 탑재하기 힘듦, 

해양기상 관측센서 및 부속장비의 다양화 등에 따라 전력 소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본적인 태양광 발전이외에 파력 풍력 등 복합 에너지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해양 관측에 있어 글라이더나 자율수중로봇을 활용하는 국내 사례가 있으나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충전 및 데이터교환 스테이션의 개발은 전무함

선박과의 충돌 태풍 등으로 부이 시스템의 손상 고장 유실이 종종 발생, , , 

종래의 부이 기술은 단순하여 활용성이 높으나 넓은 바다 정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에

는 활용이 제한되어 있고 국내 운용되는 부이는 해양관측센서가 고정되어 있어 원하는 

수심별 해양환경 데이터 계측이 어려움

닻과 쇠사슬로 연결하므로 심도가 깊은 경우 설치 유지 관리 부담이 매우 큼, 

설치 후 위치 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정기적 전원 시스템 베터리 교체 필요, ( ) 

단순 해양기상관측 플랫폼의 목적으로 해양기상 관측부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중 해, 

양관측시스템의 발전으로 수중장비의 의 역할도 겸할 수 있는 관측부이 Gateway buoy

개발이 필요함

수상 해양드론의 중간 기착지 및 통신 연계용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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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해양글라이더의 충전 플랫폼의 역할 등

기존 부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더 많은 해양관측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 에너지 수급 기술 자가 발전 기술 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수중로봇 운용지( ) , 

원 기술 수중 센서 장비 이동 기술이 필요함, 

구분 국외 국내 기획기술

전원  배터리 태양광발전  배터리 태양광발전
 배터리 태양광 파력 풍력 발
전

운용시간  년  년  년 이상

운용수심  운용 위치에 따라 다양  운용 위치에 따라 다양
 이상 우리나라 동서남
해 전역

크기  다양  다양  직경 높이 수중 

통신
 위성통신 수중 통신

통신 등
 위성통신 수중 통신

통신 등
 위성통신 수중 통신

통신 등

센서
 해양 수질 유동 기상 관측 

센서 및 수중 음향 센서 등 
 해양 수질 유동 기상 관측 
센서 등 

 해양 수질 유동 기상 관측 
센서 및 수중 음향 센서 등 

수중로봇
지원

 수중로봇과의 통신
 수중로봇과 기지국과의 통신 

중계
 없음

 수중로봇 도킹
 수중 충전
 수중 근거리 데이터 통신
 수중로봇과의 통신 
 수중로봇과 기지국과의 통신 
중계

이동형 
센싱

 계류선 이동식 프로파일러를 
이용한 수심별 수중 환경 계
측 

 불가
 계류선 이동식 프로파일러를 
이용한 수심별 수중 환경 계
측

재난 
회피

 불가  불가
 자체 추진시스템을 이용한 
회피 기동 

용도  해양 수질 유동 기상 관측  해양 수질 유동 기상 관측

 해양 수질 유동 기상 관측
해상 이동 물체 감지

 수중로봇 장시간 운용지원
도킹 수중충전 수중광통
신

유형  고정형 계류형  고정형 계류형  위치 유지 및 이동 가능형

유지보수
 설치 환경 및 유형에 따라 
다름

 정기 유지보수 개월 년

 년 재난회피 기능으로 외부 
환경에 의한 고장 발생 확률 
저하

데이터 
수집주기  분  분 이내

기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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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최종목표

목표

국내의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로 협력적으로 운용하며 넓은 해

양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밀 조사하고 조사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며 수중로봇의 장기간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에너지 수급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스템 기술 

개발

세부추진목표

부이를 장기간 운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바, 

람 파도를 이용한 부이 탑재형 소형 해상 자가발전 태양광 풍력 파력 시스템 개발, ( / / ) 

풍력 및 파력 발전으로 얻어진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전원 소모

를 줄여 부이 시스템을 년 이상 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1

수심별 수중환경 정보 수집 및 수중관측용 자율운항로봇의 운용지원을 위한 부이의 

하단에서 연결된 케이블에 부착되어 배열되는 수직 이동형 정보수집장치 및 수중로봇 

도킹 결합 운용지원 시스템 개발 종합하여 다기능 배열 시스템 이라 칭함( )/ ( ‘ ’ )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또는 선박과의 추돌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고장 및 유실 방지

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이의 현재 위치를 유지 반경 이내 하거나 재( 25m )

난 회피를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 개발

수중로봇의 장기간 운용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중에서 로봇으로부터 정보를 주

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술 수중 광무선 통신 이내 과 부이들 간에 실시간 ( 6Mbps/30m )

수중정보를 통신하며 육상의 기지국 또는 근거리의 선박에 취득한 정보를 전달하고 

새로운 임무를 받아 수중로봇으로 전달하는 수중해상 통신 중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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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스템 개발 개념도

기술개발 내용

대상 해역( ) 동해 남해 해역과 같이 평균 수심이 이상인 해역 중 자가 발전을  , 100m 

위해 파도 또는 해풍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역 

운용시간 년 이상 장시간 수심 이상 대수심: 1 , : 100m 

크기 수상 지름 높이 수중 다기능 배열 시스템 길이 (m) : ( / ) 6/3, ( ) 30 

자체 운동 제어 범위 반경 이내 자율 위치 유지 기술: 5m 

자가발전 범위 태양광 풍력 파력 등 각 시간 당 이상: , , 500W

부이 간 최적 배열거리 개발 최대 통신 거리 최대 통신 속도 , 5Km, 10Mbps

해양로봇 지원 범위 자율무인잠수정 수중글라이더 등의 수중로봇 장시간 운용 지원: , 

도킹 및 수중 무선통신 수중 무선충전 데이터 중계 수중로봇 위치 오차 보정 등( , , , , ) 

관측 센서 범위 부이 운용 플랫폼 자세 및 위치 전압 전류 온도 누수 등 해양 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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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풍속 풍향 온도 파고 유속 염분 용존산소 탁도 광학이미지 초음파이미지 등( , , , , , , , , , , )

활용 범위 해양환경 감시 기상 기후 관측 해상 상태 해수 성분 지진 해일 등 해양: ( / , , , , ), 

영토 감시 해난사고 불법조업 안보 등 해양 탐사 장비 및 수중로봇 임무 중계 ( , , ), 

최신 동향R&D 

부이 탑재형 소형 해상 자가발전 태양광 풍력 파력 기술( / / ) 

국내

ㆍ 부이의 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을 적용하는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그 효율이 

낮으며 부이에서 운용이 가능한 풍력이나 파력 발전 시스템은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동, 

현시스템에서 보유중임

국외

ㆍ 태양광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술, 

들을 부이에 적용하고 있음 

ㆍ 풍력이나 파력 발전을 위한 부이 기술은 개발되고 있으나 해양관측을 위한 부이에 적용된 

사례는 없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장시간 운용 기술

국내

ㆍ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 향상을 위한 의 시장 및 연구가 급격히 ESS(Energy Storage System)

증대되고 있음 다만 부이와 같은 소형 시스템을 위한 및 이를 위한은 개발된 바 없음, ESS 

국외

ㆍ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안정화를 위한 및 관련 시스템이 폭넓게 연구되고 있음ESS 

수중 환경 관측 및 수중로봇 운용 지원을 위한 다기능 배열 시스템 기술

국내

ㆍ 수중 프로파일링 정보수집 을 비롯하여 수중 광무선통신 수중 충전 수중로봇 도킹 결합( ) , , ( ) 

등에 대한 개별 기술들은 개발은 되었으나 실해역 환경에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지는 못

하며 지속적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임, 

국외

ㆍ 미국의 와 에서는 과 와 같은 를 이용한 수중도킹기술 MBARI WHOI REMUS 100 Dorado AUV

연구에서 도킹 시스템을 통한 수중 전원 충전 및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을 개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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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부이에 적용되어 활용된 바는 없음

고장 및 유실 방지를 위한 자율 위치 유지 및 재난 회피 기동 기술

국내

ㆍ 시추선이나 위치 유지 선박을 위해 국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에서 위치 유지 기DP( ) 

술들을 개발하고 있음

ㆍ 재난 회피 기동 이동 과 관련된 기술은 등에서 개발한 무인수상선의 장애물 회피 ( ) KAIST  

기술을 들 수 있음

국외

ㆍ 미국 에서는 전 세계 해역에 퍼져 있는 부이의 유실 및 인위적 파괴 등을 모니터링 (NOAA)

하고 복구하기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부이 플랫폼 통합 및 운용 기술

국내

ㆍ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계류식 고정식 이며 기본 플랫( ) , 

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국외

ㆍ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해양과 관련된 연구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부이를 개발하여 활용, , 

하고 있으며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한 운용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기존 국내기술의 한계점 및 해결방안

부이 탑재형 소형 해상 자가발전 태양광 풍력 파력 기술( / / )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태양광 판넬 및 배터리 정도가 적용되어 장시간 전력 공급이 제한적이며 전력 수급이 불

안정함

해결방안

ㆍ 해양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소형 고효율의 복합 태양광 풍력 파력 발전장치 개· ( , , ) 

발 및 적용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장시간 운용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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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풍력 및 파력 발전을 통해 얻어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저전력 에너지 소비 기술의 부족

ㆍ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출력 및 저장 기술 필요 

해결방안

ㆍ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충전 및 저전력 소비 시스템으로 임무시간 비약적 증대

ㆍ 시간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에너지 수확 기술 개발24 Energy harvesting( ) 

수중 환경 관측 및 수중로봇 운용 지원을 위한 다기능 배열 시스템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고정식 부이에 수심별 설치된 센서 장치를 부착하여 정보를 계측하고 있으나 측정 주기가 , 

비교적 길어 실시간성이 낮음

ㆍ 바다의 넓은 면적에 비해 수중 수상로봇의 임무 시간 영역의 제약· ·

ㆍ 수중 기술과 수상기술을 연결짓는 중계 기술의 부족

해결방안

ㆍ 수심별 정보를 실시간 측정하여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부이의 최적 배열거리 개발

ㆍ 수중로봇의 장시간 운용을 위한 수중 데이터 통신 및 충전 기술과 도킹 시스템 개발

ㆍ 수중 수상 중계 기술 및 상호간 공조 기술 개발·

고장 및 유실 방지를 위한 자율 위치 유지 및 재난 회피 기동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기존 부이는 계류선 고정줄 에 의지한 수동 플랫폼으로 재난 상황에서 고장 및 유실 우려( )

가 많음

해결방안

ㆍ 재난 상황을 감지하고 추진기를 이용한 회피 기동 및 위치 유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 기술 개발

ㆍ 유실 방지 및 수중로봇 도킹을 위한 수중 앵커링 닻 내림 기술 개발( ) 

부이 플랫폼 통합 및 운용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고정식 부이 장치를 수입하여 설치 운영하거나 센서 장비는 수입하고 부이 몸체만 국내 ·

제작하여 결합하고 있어 국외 기술과의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대수심용 이동형 , 

부이 플랫폼 설계 및 구현 기술이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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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다중 부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들을 이용하여 대용량의 해양 취득 정보를 기지국

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 없음

해결방안

ㆍ 대수심용 이동형 부이 플랫폼 설계 제작 및 시험 운용을 통한 국산화 기술 확보 ·

ㆍ 다중 부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대용량의 해양 취득 정보를 기지국으

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 확보

세부기술
현재기술 
수준

목표기술 
수준

개발전략

신규개발 기존 기술고도화 국산화

부이 탑재형 소형 
해상 

자가발전 태양광 풍
력 파력 기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장시간 운용 

기술
수중 환경 관측 및 

수중로봇 운용 
지원을 위한 다기능 
배열 시스템 기술

고장 및 유실 
방지를 위한 자율 
위치 유지 및 재난 
회피 기동 기술

부이 플랫폼 통합 
및 운용 기술

표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및 개발전략



- 218 -

핵심과제간 연계성 및 기존 성과 연계활용방안R&D 

전 후방
과제

사전확보기술 핵심과제 본 핵심과제 후속연계 활용기술 핵심과제

핵심 
과제명

 해당사항 없음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스템

핵심 과제명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
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장비 기술

 극한환경의 수중침몰 밀폐구조물의 내부탐사를 위한 수
중로봇 및 지원 기술

연계대상 
성과물

 해당사항 없음
연계대상 
성과물

 해양관측용 로봇 운용지원 부이시스템
 고장 및 유실 방지를 위한 자율 위치 유지 및 재난 회

피 기동 지능형 시스템

활용방안  해당사항 없음 활용방안
 다기능 부이를 해양관측 로봇의 장기간 운용을 위한 도

킹 스테이션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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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부이 시스템 설

계 및 기반 기
술 구축

 자가발전 플랫
폼 구현 및 요
소 기술 개발

 부이 제어 및 
운용 기술 개발

 다기능 배열 시
스템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통합 및 
실해역 실증 시
험

추진
내용

 부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태
양광 풍력 파력 
발전 시스템 설
계

 저전력 수상 수
중 센서 패키지 
개발

 케이블 이동형 
프로파일 모듈 
설계 및 개발

 사고 재난 감지 
및 위험 환경 
대응 알고리즘 
개발

 유체 저항 대응
형 부이 구조 
설계

 부이 탑재형 자
가발전 플랫폼 
구현

 유체력 대응 저
전력 추력 생성 
기술 개발

 수중 무선 데이
터 광통신 시스
템 개발

 부이의 자율 위
치 유지 기술 
개발

 부이 베이스 플
랫폼 구현 및 
통합 인터페이
스 설계

 풍력 파력 발전
기 및 전력 제
어 기술 개발

 에너지의 지속
적 공급 및 저
장을 위한 플라
이휠 시스템 개
발

 수중 무선 충전 
기술 개발

 파력 추진시스
템 개발

 수중 앵커링 시
스템 개발

 재난 회피 기동 
기술 개발

 부이 플랫폼 통
합 및 통신 인
터페이스 구축

 에너지 저장 기
술 개발

 에너지 적응형 
데이터 획득 전
송 주기 관리 
시스템 개발

 케이블 탑재형 
수중로봇 도킹 
시스템 개발

 시스템 안정화 
및 고장 진단 
기술 개발

 부이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
스템 실해역 운
용 기술 개발

 윈치시스템 기
술 개발

 실해역 에너지 
발전 효율 검증 
시험

 실해역 시험을 
통한 운용 시간 
분석 및 검증

 배열 시스템 통
합 및 시험

 실해역 시험을 
통한 제어 기술 
검증

 시스템 통합 및 
실해역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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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의 구성 및 연도별 목표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부이 탑재형 소형 해상 
자가발전

태양광 풍력 파력 기술

해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간당 
전력 

생산량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시간당 
전력 

생산량

해상 파력 
발전 시스템

시간당 
전력 

생산량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장시간 운용 기술

운용시간 개월

파력 
추진시스템

추진에너
지

수중 환경 관측 및 수중로봇 운용 
지원을 위한 다기능 배열 시스템 

기술

케이블 
이동형 

프로파일러 
이동속도

수중 무선 
광통신 
시스템

통신 
속도

이내

수중 무선 
충전 시스템

충전 
시간

수중로봇 
도킹 시스템

개발 
건수

고장 및 유실 방지를 위한 자율 
위치 유지 및 재난 회피 기동 기술

자율 위치 
유지 기술

제어 
범위

반경 
이내

재난 회피 
기동 기술

회피 
확률

수중 엥커링 
기술

건수

부이 플랫폼 통합 및 운용 기술

부이 
최적배열 
거리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건수

실해역 시험
성공
건수

표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스템의 세부과제 및 단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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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별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기술명 부이 탑재형 소형 해상 자가발전 태양광 풍력 파력 기술: ( / / ) 

연도 추진계획
년  부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태양광 풍력 파력 발전 시스템 설계
년  부이 탑재형 자가발전 플랫폼 구현
년  풍력 파력 발전기 및 전력 제어 기술 개발
년  고효율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기술 개발
년  실해역 에너지 발전 효율 검증 시험

세부기술명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장시간 운용 기술: 

연도 추진계획
년  저전력 수상 수중 센서 패키지 개발
년  유체력 대응 저전력 추력 생성 기술 개발
년  파력추진 시스템 기술 개발 
년  에너지 적응형 데이터 획득 전송 주기 관리 시스템 개발
년  실해역 시험을 통한 운용 시간 분석 및 검증

세부기술명 수중 환경 관측 및 수중로봇 운용 지원을 위한 다기능 배열 시스템 기술: 

연도 추진계획
년  케이블 이동형 프로파일 모듈 설계 및 개발
년  수중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 개발
년  수중 무선 충전 기술 개발
년  수중 앵커링 시스템 개발
년  배열 시스템 통합 및 시험

세부기술명 고장 및 유실 방지를 위한 자율 위치 유지 및 재난 회피 기동 기술: 

연도 추진계획
년  사고 재난 감지 및 위험 환경 대응 알고리즘 개발
년  부이의 자율 위치 유지 기술 개발
년  재난 회피 기동 기술 개발
년  시스템 안정화 및 고장 진단 기술 개발
년  실해역 시험을 통한 제어 기술 검증

세부기술명 부이 플랫폼 통합 및 운용 기술: 

연도 추진계획
년  유체 저항 대응형 부이 구조 설계
년  최적 부이 배열 플랫폼 구현 및 통합 인터페이스 설계
년  부이 플랫폼 통합 및 통신 인터페이스 구축
년  부이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실해역 운용 기술 개발
년  시스템 통합 및 실해역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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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자

합계

표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스템 소요예산

장비구입 계획

단위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계

천만원 
이하 장비

활용방안 및 활용사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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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부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수상 플랫폼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형태 및 크

기 및 탑재 장비가 매우 다양하며 주로 수질 모니터링 해상풍 계측 수중 장비와 통, , , 

신 중계 쓰나미 감시 어장 감시 해류 및 파고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음 , , , 

국내에서는 년도 기상청 보고에 따르면 해양기상관측부이를 서해 개소 덕적도2015 4 ( ·

외연도 칠발도 신안 남해 개소 거문도 거제도 추자도 마라도 동해 개소 동· · ), 4 ( · · · ), 3 (

해 울릉도 독도 포항 등 총 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 ) 11

선박형과 원반형 두가지 형태의 해양기상부이를 활용 중이며 는 풍향 풍속 기압, , , , 

기온 습도 파고 파주기 파향 수온 등을 시간 간격으로 관측하고 있고 파고와 파, , , , , 1 , 

주기 관측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 부이 몸체의 움직이는 가속도를 측정하여 분석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장기간 해상 심해 장치가 통합된 고정식 부이형 플랫폼 제작 및 운용 기술은 안전성 -

및 신뢰성이 높은 해양장비 설계 기술 축적에 기여

해양무인종합감시 체계의 기반이 되는 다기능 부이 구축 기술 확보 가능

정책적 기대효과

우리 해역의 실시간 환경정보 제공 및 분석을 통한 정확한 해상 상황 예보 기후 예, 

측 등 국민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

빈번한 자연재해 지진 태풍 등 예방을 위한 해양 기후 변화 관측의 필요요구에 대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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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 제시

경제적 기대효과

해역별 어장 상황 해상 안전 적조 조기 예측을 통해 해양 재해 방지 및 수산 양식 , , ·

증대에 기여

해양 기후 조기 관측 및 경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국가적 재난 손실을 최소화시

킬 것으로 기대됨

선박을 활용한 해양관측활동 비용을 대체를 따른 비용절감효과 기대

ㆍ 년부터 년까지 기상청에서 투자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비용은 약 억2000 2015 508

으로 연평균 억이 소요됨32

ㆍ 해양기상부이의 구입비용은 억 원반형 부이기준 으로 설정하고 운영관리비용은 전체비용 3 ( ) ‧

대략 15%30)로 가장하였을 때 연평균 억원 해양기상부이 최초 구입비와 연평균운영비의 4.8 , 

합은 억7.8

ㆍ 선박을 이용한 해양관측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박임차료 약 만원 일 기준 최대 일 3,000 (1 ), 14

출항 연간 회 출항 하므로 , 4 31) 총 소요비용은 억원 16.8

30) 기상청 문의 결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 정도로 판단 가능 , 30%

31) 전문가 대상으로 문의 KRISO,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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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기술개발의 필요성

무인해양로봇 분류

무인해양로봇은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USV-Unmanned Surface Vehicles), 

으로 크게 구분하며 무인잠수정은 다시 원격조(UUV-Unmanned Underwater Vehicles) , 

종잠수정 자율무인잠수정(ROV-Remotely Operated Vehicles), (AUV-Autonomous 

로 분류됨Underwater Vehicles)

그림 무인해양로봇 분류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원격조종잠수정 는 지원 선박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전원 공급 및 통신이 가(ROV)

능한 수중무인플랫폼으로 이동반경이 제한적이지만 수중 조사 탐사를 비롯하여 수, ·

중작업 수중장비 설치 케이블 및 파이프 매설 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오고 ( , ) 

있음

원격조종잠수정 운용을 위해서는 엄빌리컬케이블 윈치장치 선상제어반 전력공(ROV) - , , 

급반 진 회수장치 및 지원선박을 비롯하여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박 임차 , · , 

및 장비 유지 등 운용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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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잠수정 의 경우 운전자의 숙련도에 따라 작업효율이 달라지며 연속 작(ROV) , 

업시 운전자의 피로도 증가에 따라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최근에는 크레인을 갖춘 소형 선박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자율무인잠수정 이 원(AUV)

격조종잠수정 를 대신하여 수중 조사 탐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ROV) ·

자율무인잠수정(AUV)

자율무인잠수정은 구동방식에 따라 추진기 구동식 과 부력 구동식(Propeller-driven)

으로 나누어지며 통상 추진기식 자율무인잠수정을 자율무인잠수정(Buoyancy-driven) , 

이라고 일컫고 부력식 자율무인잠수정을 수중글라이더 라고 부르, (Underwater Glider)

고 있음

수중 글라이더 는 지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지 못하는 프로파일링 플로터(Glider)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부력엔진을 통해 수면에서 일(Profiling float) , 

정한 깊이까지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며 깊이별 수온 염분 수압 등의 해양환경정보· , , , 

를 장기간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계측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3 ) 

추진기식 자율무인잠수정 은 지정된 영역에 대하여 수중소나 카메라 및 각종 센(AUV) , 

서를 이용하여 조사 탐사 해저 지형 및 자원 조사 해저 침몰 장비 수색 파이프라· ( , , 

인 해저 케이블 해저 장비 검사 등 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 , )

추진기식 자율무인잠수정 의 경우 용도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AUV) , , 

최근에는 추진기와 부력엔진을 모두 갖춘 수중로봇도 개발되고 있음 

우리나라 해역 탐사 조사를 통한 안정적 로봇 플랫폼기술 및 운용기술 확보 시급·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은 안정적이며 다양한 사양의 자율무인잠수정 플랫폼, (AUV) 

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수중 탐색 검사 지형조사 및 해양과학연구 분야에서, , , 

의 양질의 결과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음

국외에서는 대의 자율무인잠수정 운용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다중 대 이상 의 1 (AUV) (6 )

자율무인잠수정 를 운용하여 탐사 조사하는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해양 서비(AUV) · , 

스 산업에 활용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자율무인잠수정 이심이 수심 운용시간 시간 이심이 (AUV), 100( 100m, 4 ), 

수심 운용시간 시간 제작 기술은 확보되었으나 미활용에 따른 플랫폼 6000( 6,000m, 6 ) , 

안정화 및 실해역 운용 기술이 확보되지 못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 



- 227 -

안 탐사 조사에 적합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해역 탐사 조사에 · , ·

활용함으로써 국외와의 기술 격차를 시급히 줄여야 함

우리나라 연안 해양지진단층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해저지형 상세조사 필요 , 

국립해양조사원은 년 우리나라 전해역의 해저지형도 완성을 목표로 조사선 해양 2018 , (

호 등 을 이용하여 해저지형조사를 수행해오고 있음2000 )

선박을 통해 확보된 해저지형도는 해상도 에 있어 해당 수심에 따라 수십 (Resolution) , 

센티미터 에서 수십 미터 에 달함(cm) (m)

ㆍ 따라서 수심이 깊은 해역의 지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도를 가지므로 정밀도 및 신뢰

성이 떨어짐

그림 해저지형 상세지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지진의 경우 상당수가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발생 지점, 

의 정확한 해저지형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진 활동에 대한 관측 및 예측이 불가능한 ,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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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반도 역재 지진발행 규모별 현황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저 지진에 따른 활성단층의 변동에 대해서는 선박측

정 지형도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저지형 정밀조사기술 확보가 시급하며, , 

여기에서의 자율무인잠수정 의 활용성이 매우 높음(AUV)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동해 울릉분지에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을 확인하기 위

해 우리나라는 년부터 선박에 부착된 다채널 탄성파장치 및 단일빔 음향측심장, 2005

치로부터 얻어진 자료 분석을 통해 칼럼구조 가스분출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함, 

ㆍ 하이드레이트 부존 지형에 대한 직접적 확인을 위해 국외조사용역 약 억원 회(ISE AUV, 8 / )

과 의 직접 운용 구입비 약 억원 을 검토하였으나 높은 비용 등으로 추진을 Gavia AUV ( : 15 ) , 

못함 해저지형조사를 위한 자율무인잠수정 플랫폼 및 운용기술의 확보가 시급함. (AUV) 

아울러 국내 연안역에서의 교량 해상풍력발전 등의 건설 시공 시의 지형조사는 대, , 

부분 해상도가 낮은 지형도와 지반 시추 결과에 의존하고 있고 무인잠수정을 활용한 , 

상세 조사는 생략되므로 이로 인한 문제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연안 침몰선 관리 및 해저 유물 발굴 기술의 고도화

몰선박에 대한 조사는 조사선을 활용한 해저면 조사 또는 잠수사를 통한 촬영 등의 

재래식 방식과 연료유 잔존량 추정모델을 통한 위해도 평가시스템 개발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상세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국외와 같이 무, 

인잠수정의 활용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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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최종목표

목표

우리나라 해역에 적합한 소형 수심 과 중형 수심 자율수중로봇 플( 500m) ( 3,000m) (AUV) 

랫폼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역 해저 단층 및 해저 자원 등의 실해, 

역 조사 탐사를 통한 상세정보 획득·

연안조사용 자율수중로봇 개발(AUV) 

ㆍ 수량 대: 2

ㆍ 운용수심 : 500m

ㆍ 중량 이내 공기중: 60kg ( )

ㆍ 운항시간 시간: 10 @3knots

ㆍ 최대속도 : 6 knots

심해조사용 자율수중로봇 개발(AUV) 

ㆍ 수량 대: 1

ㆍ 운용수심 : 3,000m

ㆍ 중량 이내 공기중: 300kg ( )

ㆍ 운항시간 시간: 24 @3knots

ㆍ 최대속도 : 4.5 knots

수중통신모뎀 개발

ㆍ 통신거리 내외: 500m 

ㆍ 데이터 전송속도 이상: 1kbps 

ㆍ 채널사용효율 이상: 50% 

세부 추진 목표

 인이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무게와 소형 선박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조사 탐사가 가2 ·

능한 수심 소형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개발500m 

우리나라 동해안의 심해 조사 탐사를 위하여 시간 항주가 가능한 수심 중· , 24 3,000m 

형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개발

수중에서의 로봇 로봇 수중로봇 부이 수상선 간의 무선통신을 위한 소형 저전력형 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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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음향통신모뎀 기술 개발

실해역에서의 자율 인지 및 판단 기반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알고리즘으로서 인, 

공지능 기반의 자율 인지 및 판단 자율 계획 및 제어 수중정밀복합항법 기술 개발, , 

연안 조사 탐사 실증시험을 통한 소형 로봇플랫폼 안정화 및 연안 운용기술 확보· , 

이를 기반으로 심해 조사 탐사용 플랫폼 안정화 및 심해 운용 기술 확보·

기술개발 내용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및 로봇탑재용 수중통신모뎀의 기술 인공지능기반 자(AUV) H/W , 

율 계획 및 제어 수중항법의 기술 그리고 고장진단 및 진 회수의 운용기술 개발, S/W , ·

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및 수중통신모뎀

ㆍ 소형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개발 수심 시간 연속 운항 중량 ( 500m, 10 , 60kg)

ㆍ 중형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개발 수심 시간 연속 운항 중량 ( 3,000m, 24 , 350kg)

ㆍ 자율수중로봇 적용을 위한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통신모뎀 /

ㆍ 빠른 이동성을 고려한 다중 용 네트워크 프로토콜AUV

인공지능 기반 수중로봇 자율 계획 및 제어 기술

ㆍ 인공지능 기반 자율 임무 및 행동 계획 기술

ㆍ 실시간 차원 경로생성 및 최적 제어 기술3

자율수중로봇 수중 복합항법 기술

ㆍ 부이 수상선을 활용한 음향신호 기반 수중항법기술/

ㆍ 차원 인공 자연 표시물 기반 수중항법기술3 /

ㆍ 해저 지형 지자기 정보 기반 수중항법기술/

ㆍ 무선통신 네트워크 협업 기술

자율수중로봇 실해역 통합운용 기술

ㆍ 로봇상태정보 기반 고장진단 기술

ㆍ 수중도킹 및 진 회수 기술·

ㆍ 다중로봇 통합운용 기술



- 231 -

그림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개발개념도

최신 동향R&D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및 수중통신모뎀 

국내

ㆍ 자율수중로봇 의 경우 해양수산부 지원 하에 이심이 과 이심이 이 개발되어 산(AUV) , 200 6000 , 

업계에 기술 이전된 바 있음 개발된 이심이 는 수중에서  시간 연속 운항할 수 있음. AUV 6

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년까지 수중자율로봇을 위한 중거리 수중통신기술2011 (3~6km) 

급 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하였고 년에는 장거리 수중통신기술 급(10kbps ) , 2017 (30km) (100bps )

을 개발하여 실증을 완료하였으며 근거리 수중통신기술 급 개발 중, (200m) (100kbps ) 

국외

ㆍ 년 미국 는 장거리용 를 개발하여 보스톤에서 뉴욕까지 2013 Bluefin Robotics AUV 500km, 

시간 자율운항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장거리 항주용 를 109 , , , AUV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음

ㆍ 미국은 우즈홀 해양연구소 와 대학을 중심으로 수중음파통신 기술을 연(WHOI) Connecticut 

구개발하고 있고 등의 통신장비 전문업체에서는 자율무인잠, LinkQuest, Teledyne Benthos 

수정용 수중음향 통신모뎀을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의 , EvoLogics, TriTech, 

등에서는 수중음향 통신모뎀 연구 개발 및 상용화함TR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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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로봇 자율 계획 및 제어 기술

국내

ㆍ 국내의 경우 주어진 소수의 임무 및 행동에 대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임무 및 행동을 선, 

택하여 수행하는 고전적 임무 계획 및 수행 방법이 적용되고 있음

국외

ㆍ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정해진 임무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임무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고전, 

적 계획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임무 계획 및 수행기술이 제안되어 오고 있음, 

ㆍ 최근에는 다수의 수중로봇을 자율운용하기 위해 과 등을 , Genetic algorithm neural network 

적용한 임무계획법들이 적용되고 있음

수중 복합항법 기술

국내

ㆍ 국내 연구소 및 대학에서는 소나측위장비 및 추측항법 이를 통합한 융합항법 그리고 지, , 

형정보까지 고려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SLAM 

ㆍ 소나측위장치와 추측항법 기술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수중 기반 음향 신호 , SLAM , 

기반 지자기 기반의 항법 기술은 수준에서의 알고리즘 개발이 진행 중, Lab 

국외

ㆍ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는 등 장거리 자율탐사를 위해 추측항법 등의 (WHOI) Sentry AUV , 

기본항법기술 뿐만 아니라 지형정보까지 융합한 항법기술을 실적용하고 있음, 

ㆍ 수중에 음원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가 수중위치를 보정하는 음향신호 기반 AUV

항법 기술이 적용되어 북극 탐사에 적용되고 있음

실해역 통합운용 기술

국내

ㆍ 우리나라는 실해역 조사 탐사를 위해 단일 또는 다중의 수중로봇을 운용한 실적이 전무·

ㆍ 도킹기술의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에서 도킹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 KIRO AUV 

수행해 왔지만 실해역 적용 단계가 아닌 수조에서만 성능이 검증된 수준임, 

국외

ㆍ 사는 대의 를 동시 운영하여 실해역 조사 탐사 서비스를 Ocean infinity 6 HUGIN 6000 AUV ·

제공하고 있음

ㆍ 도킹기술의 경우 미국 사는 년 의 수중에서의 데이터 전송 및 배, Bluefin Robotics 2012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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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리 충전 기술을 개발하여 실해역 시험을 수행

ㆍ 스페인 지로나 대학은 년 조류가 있는 실해역에서의 도킹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2017 AUV 

행함 현재 도킹 기술은 심해 또는 빙하 하부에 적용 단계까지 와 있음. 

기존 국내기술의 한계점 및 해결방안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및 수중통신모뎀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국내 자율수중로봇플랫폼은 이심이 및 이심이 이 개발을 통한 제작기술은 확보되200 6000

었으나 실해역 미운용에 따른 항주 거리 시간 시스템 안정성 등은 확인되지 못함, , , 

ㆍ 수중통신모뎀은 를 통해 중거리 장거리 근거리 수중통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선진외국R&D , ,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나 개발기술이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용되, 

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목적에 맞는 기술개발과 최적화안정화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 /

해결방안

ㆍ 실용성 및 활용성 측면에서 국내 조사 탐사에 적합한 연안용과 심해용 플랫폼으로 구분·

하여 개발

ㆍ 동해안 울릉분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연안 조사가 가능하도록 활용성 극대화 및 안정성 확

보를 위한 수심 연안용 플랫폼 개발500m 

ㆍ 우리나라 해역 이상 조사 가능한 수심 심해용 플랫폼 개발90% 3,000m 

ㆍ 수중통신모뎀은 모든 요구기능과 사양을 만족하는 범용의 기술개발을 탈피하고 특정목적

형에 부합되는 기술 프로토콜 을 개발하여 목적에 맞게 해당 기술 개발( )

수중로봇 자율 계획 및 제어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국내의 경우 단순 임무에 대한 행동들의 순위를 사전 설정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고전적 , 

방법이 적용되고 있음

ㆍ 실해역 임무를 수행할 자율수중로봇 플랫폼이 미비하여 실해역 적용 사례가 없음

해결방안

ㆍ 등의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복잡한 임무 및 당양한 행동에 대해서도 로Deep-Learning AI 

봇 스스로가 결정하는 계획 기술 개발

ㆍ 수중 조사 탐사를 위해서는 로봇이 스스로 목표지점까지 이동하고 설정 지역을 빈틈없이 ·

수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로생성 장애물 회피 제어 등의 핵심 알고리즘 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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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복합항법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소나측위장치 기반 항법 내부 센서에만 의존하는 추측항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안 성능, 

시험은 수행된 바 있으나 실해역 환경에서는 검증되지 못함 

ㆍ 소나측위장치와 추측항법으로 인해 실해역 조사 탐사에 실적용 가능한 수준의 항법 기술·

은 아직 수조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Lab 

해결방안

ㆍ 음향각 지형정보 지자기정보 인공 자형 표시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항법 알고, , , /

리즘 개발과 과 이를 융합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이 불가능한 실해역 환경에서의 , 

신뢰성 높고 정밀한 위치 결과를 추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복합항법 기술 개발

실해역 통합운용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자율수중로봇의 운용 기술은 방파재 내의 잔잔한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검증 시험을 통한 

기초기술 정도가 습득됨

ㆍ 도킹 기술은 임무 완료 후 로봇회수 전력충전 계측정보전송을 위한 기술로써 수조 시험, , , , 

을 통한 기본 알고리즘 수준의 기술이 확보되었으나 해류 및 약시계와 같은 실해역 조건, 

까지는 고려되지 못함

해결방안

ㆍ 실해역 운용에서는 고장으로 인한 로봇 플랫폼 유실은 치명적이므로 고장 발생 전 진단 , , 

기술 개발  

ㆍ 자율수중로봇의 경우 임무 완료 후 선체로의 로봇 회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이를 위, , 

한 진 회수장치 및 도킹 기술 개발·

ㆍ 조사 탐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 로봇 운용 기술 확보 및 다중 로봇 운용 기술 · ,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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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
현재기술 
수준

목표기술 
수준

개발전략

신규개발 기존 기술고도화 국산화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및 

수중통신모뎀 

수중로봇 자율 계획 
및 제어 기술

수중 복합항법 기술

실해역 통합운용 
기술

표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및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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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간 연계성 및 기존 성과 연계활용방안R&D 

전 후방
과제

사전확보기술 핵심과제 본 핵심과제명 후속연계 활용기술 핵심과제

핵심 
과제명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
스템 고밀도 

해양공간 
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 

로봇 기술

핵심 
과제명

 해당사항 없음

연계대상 
성과물

 해양관측용 로봇 운용지원 부이시스템
 고장 및 유실방지를 위한 자율 위치 유지 및 

재난 회피 기동 지능형 시스템

연계대상 
성과물

 해당사항 없음

활용방안
 자율수중 로봇의 장기운용을 위한 기반 기술

로 활용
활용방안  해당사항 없음



해양 
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연계

과제개요 연계대상 성과물 차별성 활용방안

 과제명 고신뢰성 무인선 운용기술 및 인프라구축
 기간
 내용 국내 연근해 민간무인선 운용에 필요한 무인선 
인증 운항 관리 체계 수립 및 다수 이종 무인시스템 
협업 운용 응용서비스 기술 개발

 무인이동체 협업알고리즘
 무인선 모선 과 유인선간 협력항
해시스템

 차별성 해상의 무인이동체 뿐만 아니라 수중이
동체 간의 자율임무계획 및 수행 기술

 활용방안 무인기 드론 와 무인선 간의 협업 관
제 알고리즘 기반으로 다수의 수중 자율로봇 운
용기술에 활용

 과제명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기간
 내용 악천후에서도 운용 가능하고 장애물을 자율적
으로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
용 무인선 개발

 임무수행을 위한 자율운항 기술 
개발

 장애물탐지 추적 알고리즘

 차별성 무인선박 뿐만 아니라 수중 자율로봇 임
무수행 및 장애물 회피 기술

 활용방안 무인선 임무수행을 위한 자율운항 기
술과 장애물 탐지 추적 알고리즘을 수중 자율로
봇 운용기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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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자율 수중 로봇 
및 핵심장치 사
양 선정 및 기
본 설계

 자율 수중 로 봇 
플랫폼 제작 및 
핵심장치 상세 
설계

 단일 자율수중
로봇 성능 검증 
및 핵심장치 플
랫폼 제작

 자 율수 중 로 봇 
및 핵심장비 운
용 성능 시험

 다중 자율수중
로봇 및 핵심장
비 실증 

추진
내용

 자율 수중 로봇 
사양 선정 및 
설계

 자율 수중 로봇 
임무 행동 분류 
및 분석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
모뎀 기본설계

 항법센서 사양 
분석 및 선정

 소형 자율수중
로봇 플랫폼 제
작 시운전


기반 행동 운동 
및 경로 계획 
알고리즘 개발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
모뎀 상세설계

 항법센서별 항
법 알고리즘 개
발

 진 회수 장치 
제작 및 수중도
킹 알고리즘 개
발

 소형 자율수중
로봇 성능시험

 중형 자율수중
로봇 제작 시운
전

 단일 자율수중
로봇 임무계획 
알고리즘 개발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
모뎀 시작품 제
작 및 실해역 
성능평가

 개별 항법 알고
리즘 성능 시험 
및 복합항법 알
고리즘 개발

 진 회수장치 활
용 수중도킹 성
능시험

 소형 자율수중
로봇 연안 탐사 
시험

 다중자율수중로
봇 활용을 위한 
임무 분배 및 
관리 알고리즘 
개발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
모뎀 시작품 성
능개선

 복합항법 연근
해 성능 시험

 중형 자율수중
로봇 심해 탐사 
시험

 자 율수 중 로 봇 
임무 계획 실증

 통신모뎀 실해
역 실증

 복합항법 심해 
성능 시험

 수상선 자율수
중로봇 협업운
용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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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의 구성 및 연도별 목표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소형 

운항 
시간

시간
제작

시간 시간

운용
수심 제작

중형 

운용
시간

시간
제작

시간 시간

운용
수심 제작

수중통신모뎀
용 

수중음향 
통신모뎀

전송속도
설계 제작

내환경
시험

전송거리
설계 제작

실증 
시험

수중로봇 자율 계획 및 제어 기술

임무 계획 
및 분배 
기술

선진 
기술 
대비 
성능

경로 계획및 
제어 기술

선진 
기술 
대비 
성능

수중 복합항법 기술

연안 
복합항법 
기술

선진 
기술 
대비 
성능

심해 
복합항법 
기술

선진 
기술 
대비 
성능

실해역 통합운용 기술

다중 로봇 
운용 기술

로봇
개체수

대 대

진회수 
기술

로봇회수
시간

시간 시간 시간

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의 세부과제 및 

단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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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명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및 수중통신모뎀: 

연도 추진계획

년
 소형 및 중형 자율수중로봇 사양 선정
 소형 플랫폼 상세 설계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모뎀 기본설계

년
 소형 자율수중로봇 플랫폼 제작 및 시운전
 중형 플랫폼 상세 설계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모뎀 상세설계

년

 소형 자율수중로봇 성능 시험
 중형 자율수중로봇 제작 및 시운전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모뎀 시작품 하우징 신호처리보드 전력보드 등 제작 

및 실해역 성능평가

년
 소형 자율수중로봇 연안 실해역 탐사 시험
 중형 자율수중로봇 성능 시험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모뎀 시작품 성능개선 및 내환경 시험평가

년
 중형 자율수중로봇 심해 실해역 탐사 시험
 수중통신모뎀 실해역 성능검증

세부기술명 인공지능 기반 수중로봇 자율 계획 및 제어 기술: 

연도 추진계획

년2020

 자율수중로봇 임무 행동 분류 및 분석
자율수중로봇 주요 임무별 행동 분류 및 분석
임무 계획에 적합한 구조 설계

년2021

 기반 임무 행동 및 경로 계획 알고리즘 개발
특정 임무에 대한 기반 행동 운동 계획 알고리즘 설계
자율수중로봇 동특성에 적합한 경로 계획 및 제어법 설계

년2022

 단일 자율수중로봇 임무계획 알고리즘 개발
등 기반 임무계획 알고리즘 개발

다수 자율수중로봇 운용 개념 도출 및 임무 분배 기본구조 설계 

년2023
 다중자율수중로봇 활용을 위한 임무 분배 및 관리 기술

기반 자율수중로봇 간의 임무 분배 및 관리 알고리즘 기술

년2024
 다중자율수중로봇 임무 계획 실증

다중자율수중로봇 활용 기반 임무계획 및 수행 기술 실해역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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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명 수중 복합항법기술: 

연도 추진계획

년2020

 항법센서 사양 분석 및 선정
용도별 부이 로봇탑재 수중음향장치 사양 분석
수중음향장치 외 항법센서 운동센서 광학센서 지자기센서 등 분석 및 선정

년2021

 수중음향장치 및 그 외 항법장비 활용 개별항법 알고리즘 개발
부이 수상선 장착용 음향장치 기반 항법 알고리즘 연구 
지형 정보 기반 항법 알고리즘 연구
지자기 정보 기반 항법 알고리즘 연구

년2022

 개별 항법 알고리즘 성능 시험 및 복합항법 알고리즘 개발
수중음향장치 기반 항법알고리즘 성능 시험 
지형 지자기 정보 기반 항법 알고리즘 성능 시험
개별 항법 알고리즘 연계한 복합항법 알고리즘 개발  

년2023

 복합항법 알고리즘 연근해 성능 시험
소형 자율수중로봇 활용 복합항법 연근해 성능 시험
연근해 항법 알고리즘 개선 및 심해 복합항법 알고리즘 개발

년2024
 복합항법 알고리즘 심해 성능 시험

중형 자율수중로봇 활용 복합항법 심해 성능 시험

세부기술명 실해역 통합운용 기술: 

연도 추진계획

년2020  수중도킹 및 진 회수장치 사양 선정 및 개념 도출

년2021
 진 회수장치 제작 및 시운전
 수중 도킹알고리즘 개발

년2022
 수중도킹 실해역 성능 시험
 다중 자율수중로봇 협업운용 기술 개발

년2023  수상선 자율수중로봇 협업운용기술 성능 시험

년2024  수상선 자율수중로봇 개 협업운용기술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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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가

합계

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소요예산

장비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입장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속도계

관성센서

수심센서

수중 추진기

멀티빔소나

방향센서

카메라 라이트

스캐닝소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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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및 활용사례

국외 

북미 및 유럽을 비롯한 국외에서는 수중 탐색 검사 국방 해양 탐사 조사 해양과, , , · , 

학연구 등에 자율무인잠수정 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AUV)

그림 침몰 비행기 수색 

그림 해저 파이프라인 검사 

최근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에서는 를 활용하여 카리브해 (WHOI) REMUS 6000 AUV , 

바닥에 숨겨진 난파선을 발견하였으며 선체 위의 돌고래가 새겨진 청동 대포 억 , (170

달러 의 촬영을 통해 세기 스페인 대형범선 산호세호라는 것을 확인시킴)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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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 촬영한 난파선 청동 대포

최근 국외에서는 자율무인잠수정 를 활용한 해양조사 탐사 전문업체가 증가하(AUV) ·

는 추세에 있으며 이 중 사는 다중 대 의 편대를 동, Ocean infinity (6 ) HUGIN 6000 AUV 

시 운용하여 탐사하는 기술을 확보함

ㆍ 성능 입증을 위해 수중 침몰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수색을 수행함 년 월 일 (MH370) (2018 5 29

수색 종료)

그림 사의 해저 수색 개념

이탈리아에서는 선박을 활용한 해양지형조사의 한계점 높은 측정 오차 다수 장비의 ( , 

선체 체결 및 인양 신호 간섭 등 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선박견인장비 대신 다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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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무인잠수정 를 활용하는 프로젝트(AUV) (WiMUST: Widely scalable Mobile 

를 진행했음Underwater Sonar Technology)

그림 유럽의 활용 해저지형조사 개념도 좌 선박견인식 사진 우

개념도 

국내

국내의 경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이심이 이심이 을 비롯하여 한화시, 100, 6000 , ㈜

스템의 수중무인잠수정 상용화 등의 플랫폼 제작 기술은 확보되었으나 이를 활(AUV) 

용한 실해역 조사 탐사 등에 실적은 전무함·

ㆍ 실제 활용으로부터의 문제점 확인 및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플랫폼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예측 불허의 수중환경에서의 운용기술을 확보하지 못함 

현재 국내 자율무인잠수정 활용에 있어서는 실험실 또는 연근해에서의 알고리(AUV) 

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을 수행하는 수준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극지연구소에서는 최근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자율

무인잠수정 플랫폼을 임차활용하는 방식의 국제협력연구를 통해 대양 및 극지 (AUV) ‧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수중에서 장기간 자율임무수행이 가능한 인공지능기술은 타로봇기술로 파급 가능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를 받는 지능형 수중무기체계 개발의 핵심기술로 활용 가능

다수의 를 위한 목적형 수중음향통신기술 모뎀 네트워크 을 개발함으로서 다수의 AUV ( , )

운용에 최적화된 통신기술 확보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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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대효과

해양 사고 신속 대응을 통한 인명 피해 및 손실의 최소화

블랙박스 등 해양사고 자립적 증거확보를 법정 분쟁 보험료 원인규명 대응/ /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등의 해양 사고 시 신속하게 투입하여 넓은 지역 수색 및 , , 

국난 활동 지원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국내외 해양 과학 고고학 조사 해양 기후 해양 자원 조사 확대, , , 

경제적 기대효과

해양로봇의 활용성 증대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고비용의 선박 기반 해양환경 조, 

사를 해양로봇으로 대체하여 해양조사 비용 절감이 기대됨

수중 로봇 상용화 및 관련 기술의 파생 반 자율 로봇 기술 보급, ( )

해양 물리 정보 재판매 수중 로봇의 운용 기술 및 운영 시장 , 

기술 보호 및 선진국의 수출입 통제를 받는 기술의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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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내 외 자율무인잠수정 개발 동향(AUV) ‧

모델명

모델

크기

중량

수심
속도

운용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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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모델

크기

중량

수심
속도

운용시간
시간 시간 개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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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해양대 한화시스템
레드원테크
놀러지 주

모델명 이심이
이심이 천해용 

모델

크기

중량

수심
속도

운용시
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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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장비 기술

기술개발의 필요성

선박을 활용한 관측은 날씨의 제약 고비용 안전성 문제로 충분한 시공간 해상도를 갖, , 

는 해양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충분한 해양 자료가 효과적으로 얻

어지지 못함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 기후 환경에 따른 생태계 변화나 가

용한 어족자원의 관리 해양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확한 예측 및 예보 체계, 

를 구축하기 어려움

효율적인 광역 해양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간 장거리 해양 공간 관측에 특화되어 있는 /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광역 해양 관측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장비 개

발 기술 및 해양 공간 관측망 개발 기술이 필요하나 국내에는 관련 기술들이 거의 전, 

무한 실정임

수중글라이더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차원 해양 공간 관측망 구축을 위해 지능형 해양관측 기술 개발이 필요함4

현재까지 해양 관측 장비 개발은 실제 장비 활용자 장비를 운용하여 활용가능한 해(

양 관측 정보를 생산하는 자 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제적 운용을 통해 가용)

한 자료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장비가 개발되지 못하였음

게다가 해당 장비를 실해역에서의 적합한 운용을 통해 활용가능하며 의미있는 자료, 

가 생산됨을 증명하는 과정이 누락됨으로써 장비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필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ㆍ 이로 인해 장비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정작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음

따라서 수요자 주도로 필요 장비 개발 기술을 정리하고 이를 실제 가용한 자료를 생

산할 수 있도록 시험 운용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하는 기술 소요를 제기하며 향후 필수적인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확

립하는 것이 필요함

광역 해양 관리를 위해서는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관측 기술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필수 장비 기술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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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글라이더 오일기반 부력엔진 기술

ㆍ 오일기반 부력엔진 기술은 내구성이 높고 심해에 활용될 수 있으며 수중글라이더가 저전

력으로 부력을 바꾸어 활강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임

ㆍ 부력엔진은 소모성 부품이므로 해양 공간 관측망에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효과가 큰 부품임

ㆍ 그러나 해당 심해용 부력엔진을 개발 기술이 국내에는 전무함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ㆍ 가변형 하우징은 저전력으로 기동하는 수중글라이더에 있어 전력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임 

ㆍ 수개월 이상 장기간 운용하는 수중글라이더 및 무인잠수정에 필수적인 기술이나 국내에서

는 아직 가변 하우징을 개발한 사례가 없음

소모형 및 충전형 배터리 제어 기술

ㆍ 수중글라이더에 활용되는 배터리는 현재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ㆍ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관측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운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배터

리 부품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음

ㆍ 높은 수압 및 낮은 수온에서 충분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제어 기술이 부족함

수중글라이더용 범용 원격 무인투하회수 로봇 기술

ㆍ 수중글라이더는 투하 회수시에 운용 중 가장 위험하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투하회수 할 /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현재는 소형 선박에 수중글라이더와 사람이 같이 내려가 모선과 , 

별도로 투하회수를 진행하므로 위험도가 높고 시간소모가 큼

ㆍ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기술이나 필요성이 높은 기술이므로 장기간 운용을 통

해 안정성이 증명되면 국제 시장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임

ㆍ 향후 무인선이 활성화된다면 해당 무인투하회수로봇 기술과 연계함으로써 해양 관측의 완, 

전 무인화로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임

초광역 위치인식 시스템 기술

ㆍ 수중글라이더는 통신 문제로 항법 제어가 해표면에서만 이루어짐 따라서 해상 교통량이 . 

많은 해역이나 해빙과 같은 방해물이 존재하는 극지해역과 같은 지역에서 운용 위험도가 , 

높아짐

ㆍ 수중에서 글라이더가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저렴하면서 광역에서 활용가능한 위

치인식 기술이 필요함 

ㆍ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이 거의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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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글라이더 활용 지능형 운용 기술4D 

ㆍ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통해 고해상도 해양 수중 공간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선박자료를 보

완하고 신속한 해양 정보 공급을 통해 해양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함

ㆍ 고정형 부이 선박 통행이 많은 연안해역 혹은 수중글라이더 위치유지 제어 기술를 활용( ) (

한 외해역 운용 로부터 얻어진 시간 변동 자료와 다중 수중글라이더에서 얻어진 공간 변)

동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차원 해양 환경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복합 운용하는 기술은 4

무인 해양 관측망의 핵심 기술이나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이 전무함, 

ㆍ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무인 시스템에서 기본 해양 관측 자료 수온 염분 해류 용존산소 클로( / / / /

로필 를 획득하고 고품질 자료로서 생산하기 위한 기술도 매우 부족함 다중 수중글라이더) . 

의 운용기술은 관측 자료의 특성에 따라 운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총 개의 국제 표준 4D 30

기본 해양 자료 들 중 로봇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 (Essential Ocean Variables, EOV) 

가능한 기본자료를 선정하여 이에 맞는 운용기술 개발이 필요함4D 

ㆍ 향후 국가 해양 무인관측망을 구축하여 선진화된 해양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중

글라이더를 활용한 시공간 자료 생산을 위한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운용기술 개4D 

발이 필요함

기술개발 최종목표

목표

무인 로봇인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지 기본 해양 공간 5

환경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 장비 및 원천 기술 개발과 

차원 정보 생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선단 운용 기술 개발4

세부 추진 목표

 이상의 광역 해양공간을 이하의 공간해상도와 일 이하의 200kmx200kmx500m 5km 10

시간해상도를 갖는 차원 해양 정보 생산을 위한 지능형 선단 운용 기술 개발 공간 4 (

상관거리 약 동시 시간규모 약 일: 10km, : 10 ) 

수심 잠항 가능 고효율 오일기반 부력 엔진 원천 기술 및 수심 내압 1500m 1500m 

가변 기능성 하우징 원천 기술 개발

건현 이상 선박에서 활용가능하며 운용 범위 이상의 수중글라이더용 범용 3m 200m 

원격 무인투하회수 로봇 개발

 이상의 광역 수중 위치 인식을 위한 초저주파 음원 장치 개발200km x 2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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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글라이더 활용시 운용비용 절감을 위한 소모형 및 충전형 배터리 국산화 개발

그림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장비 기술 

개발개념도

기술개발 내용

차원 지능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기술4

수중글라이더 선단을 활용한 차원 차원 공간 시간 해양 공간 정보 생산을 위해 4 (3 + )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 세부내역을 충족하는 부력 엔진 기술 하우징 기술 원격투하, , 

회수 로봇 기술 초광역 위치인식 장치 기술, 

수중글라이더 선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차원 해양 공간 정보 생산을 위한 운용 4

제어 기술 선단 제어 기술 고정형 및 이동형 복합 제어 기술 관제 기술 정보 처리 , , , , 

기술 및 차원 맵핑 기술, 4

 차원 해양 시공간 정보 대상 수온 염분 해류 용존산소 클로로필 기본 해양 환경 4 : , , , , (

정보 중 수중글라이더에서 안정적인 정보 생산이 가능하며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해양 

정보 종을 설정5 )  

 차원 해양 정보 생산 기술 개발 시공간 범위4

ㆍ 한반도 외해역 연안에서 이상 떨어진 외해역( 20km ), 

ㆍ 공간범위 이상200kmx200kmx500m 

ㆍ 이동형 시간범위 일 시간 간격 년 이상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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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고정형 운용 범위 시간 간격 일 이상 (virtual mooring) , 1 20

수중글라이더 오일 기반 부력 엔진 기술

수심 잠항 가능한 오일 기반 부력 엔진 기술 개발1500m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수심 내압성과 수압에 따라 압축성을 갖는 하우징 기술 개발1500m 

수중글라이더 원격 무인투하회수 로봇 기술

선박으로부터 이상 운용 범위를 갖는 수중글라이더 원격 투하회수 로봇 개발300m 

초광역 수중위치 인식을 위한 저주파 음원 기술

 이상 초광역 수중위치인식을 위한 초저주파 음원 장치 개발200km 

수중글라이더용 소모형 및 충전형 배터리 국산화

소모형 및 충전형 배터리 국산화 생산 기술 개발

최신 동향R&D 

차원 지능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기술4

국내

ㆍ 단일 수중글라이더 및 기 수중글라이더 동시 운용성 검증2

ㆍ 장기 단면 관측 운용 성공440km 

ㆍ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정형 제어 성공virtual mooring ( ) 

ㆍ 센서별 특성에 맞는 운용 기술 개발 미흡

ㆍ 수중글라이더 선단 및 고정형 이동형 협업 제어 기술 미비/

ㆍ 차원 해양 공간 정보 수집용 선단 운용 기술 전무 4

국외

ㆍ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등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정보 생산 체계 구축 운용 중 , , ,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s, Ocean Observing Center, European Glider Center etc).

ㆍ 다중 해양 로봇을 동시 운용하여 최적화된 해양 정보 생산 기술 보유

ㆍ 수중글라이더에 다양한 해양 센서를 탑재하여 연안 및 외해역에서의 해양 생태 및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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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보 생산 중

ㆍ 수중글라이더 선단을 운용하여 준실시간 해양 공간 정보 생산 중

ㆍ 특정 현상이나 오염물질 어류 등을 수중글라이더 선단을 활용한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 운, 

영 중 (APL/UW, NOAA, Alaska University)

수중글라이더 오일 기반 부력 엔진 기술

국내

ㆍ 피스톤 기반 천해용 부력 엔진 개발 연구 및 수심 시험 초보 단계50m 

ㆍ 급 오일 기반 부력 엔진 개발 기술 전무1500m 

국외

ㆍ 수중글라이더용 급 오일기반 부력 엔진 활용 중 1000~1500m (WRC, WHOI/Scripps, 

APL/UW)

ㆍ 플로트용 급 오일 기반 부력 엔진 활용 중 등2000m (WRC, Ifremer )

ㆍ 이상 오일기반 부력엔진 개발 완료 및 시험 운용 성공 5000m (APL/UW, China)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국내

ㆍ 고압 내성 기본 하우징 기술 보유 가변 하우징 기술 전무, 

국외

ㆍ 수중글라이더용 고압 가변 하우징 기술 활용 중 (APL/UW, WRC) 

수중글라이더 원격 무인투하회수 로봇 기술

국내

ㆍ 수중글라이더 투하회수용 그리퍼 및 리프트 원천 기술 개발 중

ㆍ 원격 무인투하회수 로봇 기술 전무

국외

ㆍ 원격 무인투하회수 로봇 기술 개발 미비

초광역 수중위치 인식을 위한 저주파 음원 기술

국내

ㆍ 초저주파 음원 장치 기술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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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ㆍ 초저주파를 활용한 수중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완료 및 활용 중 (WHOI, URI)

수중글라이더용 소모형 및 충전형 배터리 국산화 

국내

ㆍ 해양 장비를 위한 소모형 배터리 패키징 기술 개발

ㆍ 충전형 배터리 팩 기술 개발

ㆍ 수중글라이더 적용 기술 전무

국외

ㆍ 수중글라이더용 배터리 고가에 시판 중 (WRC, APL/UW, etc)

기존 국내기술의 한계점 및 해결방안

차원 지능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기술4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수중글라이더 장비 시험 및 차원 차원 공간 시간 해양 정보 생산을 위한 인프라 부재4 (3 + ) 

ㆍ 수중글라이더 선단의 복합 운용 기술 미비

ㆍ 해양 공간정보의 시간적 변동을 나타내는 차원 자료 생산 기술 부족4

ㆍ 해양 고해상도 및 고품질 기초 자료가 부족하여 해양 예보 및 예측력 향상 저해

해결방안

ㆍ 동해 연근해 및 외해역 부근 해역 및 울릉도 독도 해역 등 광역의 해양 정보를 무(EEZ - ) 

인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체계를 개발

ㆍ 수중글라이더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복합 활용함으로써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시공간 관

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단 복합 운용 기술을 개발

ㆍ 가지 기초 해양 자료를 생산하는데 최적화된 수중글라이더 운용 기술 개발 5

ㆍ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전문 운용 센터 구축

수중글라이더 오일 기반 부력 엔진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수중글라이더의 핵심 기술인 부력 엔진 기술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수중글라이더 

개발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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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수중글라이더 운용 특성상 부력 조절 범위가 넓고 장기 운용에 안정적이며 전력소모가 적

은 오일 펌프 기반 부력 엔진 기술의 부재

ㆍ 부력 엔진은 년 연속 사용 후 교체가 필요하므로 국산화 필요2

해결방안

ㆍ 수중글라이더 오일 기반 부력 엔진 개발

ㆍ 유압 펌프 센싱 기술 및 속도 제어 기술 개발

ㆍ 심해용 압력 보상 기술 개발

ㆍ 부력 엔진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무동력으로 장기간 운항하는 수중글라이더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가변 

하우징 기술이 필요하나 국내에 해당 기술은 미비

ㆍ 해양에서 장기간 운용하는 수중글라이더는 하우징에 부식 및 손상이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여 국산화 요구

해결방안

ㆍ 고압 내성 및 가변 하우징 소재 개발

ㆍ 소재 압력 및 변형 시험

ㆍ 비압축성 소재와 압축성 소재 결합 기술 개발

ㆍ 하우징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중글라이더 원격 무인투하회수 로봇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수중글라이더가 해수면에 있을 때 선박으로 회수하기 위해 접근하면 파도의 영향과 선박

의 정밀 조종의 어려움으로 충돌로 인한 장비 손상과 손실 발생 위험

ㆍ 수중글라이더 선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투하회수 장치가 요구됨

ㆍ 선박이나 사람의 접근 없이 원격지에서 수중글라이더를 회수하는 로봇은 개발된 사례가 

없음

해결방안

ㆍ 최대 종 수중글라이더에 대응가능한 가변형 회수로봇 개발3

ㆍ 수중글라이더 날개 및 센서의 손상을 방지하는 그리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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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운용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고강도 고경량 로봇 개발

초광역 수중위치 인식을 위한 저주파 음원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해상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 정확한 수중글라이더 항법을 위해서는 수중에서의 위치 인

식을 위한 시스템이 요구

ㆍ 기존의 수중통신을 위한 음원 장치는 데이터 전달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전달 거리가 , 

미만으로 짧고 고가의 비용이 요구됨10km 

ㆍ 이상의 광역 해양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중이동체의 위치 인식 기술은 국내 부재200km 

해결방안

ㆍ 고효율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기술 개발

ㆍ 저전력 초경량의 초저주파 청음기 개발

ㆍ 초광역 범위에서의 수중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ㆍ 광역 위치인식 시스템을 결합한 수중글라이더 항법 시스템 개발 

수중글라이더용 소모형 및 충전형 배터리 국산화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수중글라이더의 운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배 이상에 달하는 기존 배터리의 3

국산화가 시급

ㆍ 수중에서 무인으로 동작하는 수중글라이더에 활용되는 배터리는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를 , 

위한 여러번의 장기간 시험 결과가 필요

해결방안

ㆍ 단기간 개월 이내 운용이나 위험도가 높은 운용을 위한 저렴한 소모형 알칼라인 배터리 개발(1 ) 

ㆍ 장기간 개월 이상 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소모형 리튬 차 배터리 개발(6 ) 1

ㆍ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운용을 위한 충전식의 리튬 차 배터리 개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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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
현재기술 

수준
목표기술 

수준
개발전략

신규개발 기존 기술고도화 국산화
차원 지능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기술

수중글라이더 오일 
기반 부력 엔진 

기술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수중글라이더 
배터리 기술

수중글라이더 원격 
무인투하회수 로봇 

기술
초광역 수중위치 

인식을 위한 저주파 
음원 기술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및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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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간 연계성 및 기존 성과 연계활용방안R&D 

전 후방
과제

사전확보기술 핵심과제
본 

핵심과제명
후속연계 활용기술 핵심과제

핵심 
과제명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
스템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
더 핵심 
장비 기술

핵심 
과제명

 해당사항 없음

연계대상 
성과물

 해양관측용 로봇 운용지원 부이시스템
 고장 및 유실 방지를 위한 자율 위치 유지 및 
재난 회피 기동 지능형 시스템

연계대상 
성과물

 해당사항 없음

활용방안
 다기능 부이의 도킹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수
중글라이더의 장기간 운용에 활용 

활용방안  해당사항 없음



해양 
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연계

과제개요 연계대상 성과물 차별성 활용방안

 과제명 고신뢰성 무인선 운용기술 및 인프라구축
 기간
 내용 국내 연근해 민간무인선 운용에 필요한 무인선 

인증 운항 관리 체계 수립 및 다수 이종 무인시스템 
협업 운용 응용서비스 기술 개발

 무인이동체 협업알고리즘
 무인선 모선 과 유인선간 협력항

해시스템

 차별성 해상의 무인이동체 뿐만 아니라 수중글
라이더 선단운용 수행 기술

 활용방안 무인기 드론 와 무인선 간의 협업 관제 
알고리즘 기반으로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기술
에 활용

 과제명 동해권 실시간 원격 해양탐사를 위한 수중글
라이더 운용시스템 개발

 기간
 내용 수중글라이더의 운용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양을 감시 관측 탐사하기 위한 통합 운
용시스템 구축

 제어 알고리즘
 수중글라이더 무인화 운용 기술 
 투하 및 회수 장비

 차별성 단수의 수중글라이더 운용이 아닌 차원 
지능형 해양 시공간 정보 생성을 위한 선단 운용 
체계 개발 및 수중글라이더의 핵심장치를 개발하
는 기술

 활용방안 제어 알고리즘 및 수
중글라이더 무인화 운용기술을 지능형 수중글라
이더 선단의 제어를 위한 기초기술로 활용하고 
투하 및 회수장비는 투하 및 회수로봇 개발을 위
한 기반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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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수중 글라 이더 
운용관제 센터 
및 테스트베드 
설계

 핵심장비 기술 
성능 및 기능 
기준 설정

 핵심장비 세부 
설계

 수중 글라 이 더 
운용 체계 설계 
및 테스트베드 
구축

 핵심장비 프로
토타입 제작

 해양공간 선단 
운용 제어 기술 
개발

 핵심장비 운용 
시험 및 고도화

 해양 시공간 선
단 운용 체계 
개발

 핵심장비 개발 
및 성능 평가

 차원 지능형 
해양 시공간 운
용 체계 개발

 탑재 기술 개발 
및 운용소프트
웨어 개발 통
합 평가

추진
내용

 테스트베드  대
상 해역 선정 
및 운용 위험도 
평가

 정비운용관제센
터 설계

 부력엔진 기반 
요소 기술 개발

 수중 글라 이더 
요구 특성 파악 
및 가변하우징 
소재 개발

 가변형 회수로
봇 설계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및 청음
기 센서부 설계

 알카라인 및 리
튬 차 전지 제
작

 장비 특성에 최
적화된 테스트
베드 구축

 정비운용관제센
터 구축

 초저주파 음원 
및 청음기 성능 
확정

 부력 엔진 플랫
폼 기술 개발

 가변하우징 설
계 및 해석

 회수로봇 시제
품 제작 및 성
능 시험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및 청음
기 센서부 개발

 차 전지 성능 
시험 및 리튬 
차 전지 개발

 배터리 성능 및 
안정도 평가

 해류 센서 최적
화 운용 기술 

 수중글라이더 
기 선단 운용 
기술 

 부력 엔진 시제 
개발

 가변하우징 소
재 시험 평가

 수 중 글 라 이 더 
특성별 전용 그
리퍼 제작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및 청음
기 센서 시험

 리튬 차 전지 
성능 확인 시험

 고정형 및 이동
형 수중글라이
더 통합 지능형 
제어 기술

 용존산소 및 클
로로필 센서 최
적화 운용기술

 부력 엔진 검증
용 플로프 플랫
폼 개발

 가변하우징 설
계 보완 및 제
작

 회수로봇 성능 
시험 및 보완

 초저주파 위치 
인식 시스템 개
발

 차원 해양 시
공간 매핑 기술

 핵심장비 시험 
성능 평가 기술

 부력엔진의 수
중글라이더 탑
재 기술 개발

 가변하우징 시
험 평가

 다중 회수로봇 
운용 설계 및 
성능 시험

 위치인식 시스
템 수중글라이
더 탑재 및 운
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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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의 구성 및 연도별 목표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차원 지능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기술 및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 
건수

지능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소프트웨어

동시운용
장비

수 종

차원 해양 자료 
맵핑 결과

시공간
해상도
및

운용시간
일 일

달

일

주일

일

일

일

수심 잠항 가능 고효율
오일기반 부력 엔진 원천 기술 

오일기반 
부력 엔진 성능

잠항
수심 이상 이상 이상

수심 내압 가변형 
하우징 기술

가변형 하우징 

내압 
성능 및 
체적 
가변 
성능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모선으로부터 이상 운용  범위를 
갖는 수중글라이더 원격 투하회수 

로봇

원격투하회수
로봇

운용
거리 이상 이상 이상

회수성공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초광역 수중위치인식을 
위한 초저주파 음원 장치 개발

음원장치
출력

전달거리

위치인식정확도 거리오차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수중글라이더용 
고효율 

알칼라인
리튬 차
차 전지  

국산화 개발

차 알칼라인 및
리튬 전지

운용
시간

일
일

일
일

차 리튬 전지
충방전기

운용시간
충방전
회수

일
회

일
회

표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장비 기술의 세부과제 및 단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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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별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기술명 : 차원 지능형 수중글라이더 선단 운용 기술 및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시험평가4

연도 추진계획

년  수중글라이더 운용 환경 분석 및 테스트베드 설계 핵심장비 설계안 평가
년  수중글라이더 운용 체계 설계 및 테스트베드 구축
년  수중글라이더 운용 체계 구축 및 선단 제어 개술 개발
년  수중글라이더 선단 시공간 복합 운용 체계 개발
년  수중글라이더 선단을 통한 차원 시공간 운용 체계 개발

세부기술명 수심 잠항 가능 고효율 오일기반 부력 엔진 원천 기술: 1500m 

연도 추진계획

년  수중 부력 엔진 기반요소 기술 개발
년  급 심해용 부력 엔진 플랫폼 기술 개발
년  오일기반 심해 부력 엔진 시제 개발
년  부력 엔진 검증용 플로트 플랫폼 개발
년  실 운용중인 수중글라이더에 부력엔진 탑재 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수심 고압 내성 가변 하우징 기술 : 1500m 

연도 추진계획

년  수중 글라이더에서 요구되는 가변하우징 소재특성 파악 및 재료 개발
년  가변하우징 설계 해석 및 제작성 검토
년  가변하우징 선정 소재 시험평가
년  가변하우징 설계보완 및 제작
년  가변하우징 제품 시험평가

세부기술명 수중글라이더 범용 원격 투하회수 로봇: 

연도 추진계획

년  다종 수중글라이더 대응 가능한 회수로봇 설계 및 운용 절차 연구

년  수중글라이더 회수로봇 시제품 제작 및 성능 시험

년  다종 수중글라이더 대응 가능한 회수로봇 시제품 제작 및 성능 시험

년  수중글라이더 회수로봇의 실해역 운용 및 성능 시험

년  다중 회수로봇 운용 설계 및 성능 시험

세부기술명 이상 초광역 수중위치인식을 위한 초저주파 음원 장치 개발: 200km 

연도 추진계획

년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및 음원 청음기 센서부 하드웨어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
년  고효율 달성을 위한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및 음원 청음기 개발
년  실해역 내 광역 위치인식 반경 킬로미터 내 을 위한 수중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년  실해역 내 광역 위치인식 반경 킬로미터 내 을 위한 수중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년  수중 글라이더 운용 시스템 내 통합 및 실해역 초광역 위치인식 성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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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명 수중글라이더용 고효율 알칼라인 리튬 차 차: (Alkaline), 1 (Li/SOCl2), 2

전지 국산화 개발(Li-Polymer)

연도 추진계획

년
 수중 글라이더에서 요구되는 전원 용량 분석 상용 알카라인 전지 적용 검토 단전

지 전지셀 설계 및 제작

년  전지 팩 설계 및 제작 부하 시뮬레이터 설계

년  전지의 성능 확인 및 환경 시험

소요예산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간

합계

표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장비 기술 소요예산

장비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입장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천만원 이하

수중글라이더

용존산소측정기

클로로필측정기

해류측정기

심해부이 종

선박임차료 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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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및 활용사례

활용방안

다양한 해양 관측 장비의 장기간 테스트를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의 반응 패턴 및 생태계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생산된 자료가 활용

해양 환경 해양 생태 해양 기상 예보에서 예측력 향상에 필수적인 고품질 자료 생, , 

산에 활용

광역 위치인식 시스템은 수중글라이더의 임무 수행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에 하지 못

했던 다중 임무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광역으로 운용 범위를 넓힌 수중 로봇 의 위치 파악에도 사용 가능하며 내장된 (AUV) , 

위치 추정 기술과 결합하여 위치 추정의 정확도 향상에 활용될 수 있음

남극 및 북극해에서 수중글라이더 활용한 차원 공간관측망 시스템이 빙하 해저의 해4

양 환경 관측에 활용

심해용 부력 엔진 기술은 현대 대다수의 수중 로봇들에 적용된 추진기 기반 잠항 유/

영 기술에 비해 전력효율 공간활용 등의 측면에서 월등한 강점을 가진 수중 추진기 , 

대체 기술로서 관련 수중 로봇 기술 및 시장에 새로운 파급효과가 예상됨

활용사례

 미국( )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OOI)

그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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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 (IOOS)

ㆍ 미국 연안에서 연구선박 인공위성 무인항공기 수중글라이더 등 첨단 장HF Radar, , , , AUV, 

비를 활용하여 해양 예측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연방과 지역 학계와 기업이 파트너쉽, 

을 맺고 구성하는 통합 관측망

(EU) Arctic Observing Network

유럽 개국 개의 관련기관들이 해양 관측 및 북극해와 인접한 바다에 대한 예측력9 14

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어 해양 수환 수괴변동 해표면 상태 해빙 및 북극, , , 

해 주변의 생화학적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양 환경 상태에 대한 고품질 자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및 생태계 예측력 향상에 기여하는 모델 및 자료동화 기

술 개발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음

해양 관측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중글라이더의 핵심 장비를 개발함으

로써 실활용이 가능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수중글라이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수중 위치인식 시스템의 개발은 자율무인잠수정 해군 잠수함 등 각종 수중무인이동, 

체의 위치인식정보 수중 와 같은 를 제공함으로써 광할한 해양 수중 공간의 활용( GPS )

성이 높아지게 되어 보다 다양한 수중이동체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

정책적 기대효과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차원 해양 정보 수집 기술은 실시간 해양 수중 정보 서비스4

를 가능하게 하여 연안 및 외해역 재해 저감 활동 지원이 기대됨

 차원 해양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하여 가용한 어족 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4

수산자원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무인공간관측 체계를 활용한 해양생태 및 해양영토 관리를 맡고 있는 각 정보기관의 

운영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됨

경제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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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박을 활용한 외해역 관측 비용 대양조사선 기준으로 하루 관측 비용이 (

만원 이상 소요 을 수준으로 수중글라이더 기준 하루 관측 비용은 2000~3000 ) 1/100 (

만원 이하 크게 낮추어 활용성이 높은 고품질 자료를 다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10~20 ) 

해지며 높은 정확성을 갖는 기존 선박 관측을 목적 중심적으로 재편함으로써 동일한 

비용으로 활용성을 극대화시켜 선박 자료의 가치 향상 기대

ㆍ 수중글라이더 활용할 경우 대양조사선 관측의 이하 비용으로 관측 가능 10%

수중글라이더 핵심 장비 및 소모품의 국산화를 통해 운용비용을 기존의 수준으로 1/3 

낮춤으로써 선박 관측에 비해서 의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 자료 획득 가능1/300

ㆍ 현재 조선해양 기자재의 경우 국산화 노력으로 인해 약 의 원가절감을 달성 중에 있어 50%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의 국산화를 통해서도 이상의 원가절감 및 수입대체효과 발생 50%

가능성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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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환경의 수중침몰 밀폐구조물의 내부탐사를 위한 수중로봇 및 지원 기술

기술개발 필요성

서해안의 열악한 환경조건에서의 수중의 침몰구조물까지 접근 가능한 기술 필요

세월호호 참사 당시 내부 수색은 잠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유속 노트의 강, 4.5

한 조류가 흘렀고 이로 인해 선체 진입을 위한 가드이라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잠수사가 접근조차 하지 못함

당시 원격조종수중로봇 이 투입되었으나 강한 조류(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 , 

혼탁한 시야 등으로 인해 선체 진입로까지 접근조차 못하고 철수하였음

수중의 밀폐구조물 내부탐사기술 필요

- 해양 사고 등으로 인한 침몰된 구조물의 경우, 침몰 당시 충격 및 구조물 운동에 의해 

통로가 장애물로 적재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해양플랜트 선박 등의 해양구조물 내부통로는 좁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수, 

중 소나 카메라 등의 센서를 활용하여 내부 구조에 대한 지도 를 생성하는 것이 , (Map)

매우 유용하며 이를 위해 육상로봇에서 적용되는 기술을 활용하는 , Indoor Navigation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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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좁고 복잡한 통로에서의 수중 로봇을 활용하여 내부를 탐사할 경우 로봇과의 , 

통신 및 전원 공급용 케이블은 손상 또는 꼬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케이블을 사용

하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함

- 상기의 유선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수중무선통신 방식이 고려될 수 있으나 복잡한 구, 

조물 내부에서는 통신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실시간 상황 가시화를 통한 탐사작업 효율성 극대화 필요

해양 사고 등으로 인한 침몰된 구조물을 탐사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 

위해 장비의 이동 및 설치 회수가 용이해야 함·

침몰된 구조물의 탐사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작업자의 피로도, 

는 가중됨 이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중 상황을 작업자가 빨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 ,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침몰구조물 주변환경 정밀계측 환경 실시간 가시화 등 이 ( , )

요구됨

기술개발 최종목표

목표

침몰된 선박 또는 구조물 조사를 위해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및 내부 정보를 선상으로 

전송하기 위한 수중무선통신기술 밀페구조물 주변 수중환경을 차원 가시화 기술 개발, 3

세부추진목표

깊이 최대 순간 유속 노트 수중에 침몰된 구조물 내부에 진입하여 조사 가능200m, 5

한 혼용 형 로봇 및 가이딩 시스템Hybrid(ROV/AUV )

밀폐 구조물 내부에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수중무선 중계기 기술1kbs 

위치 정밀도 를 갖는 고정밀 내부 수중항법 기술±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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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극한환경의 수중침몰 밀폐구조물의 내부탐사를 위한 수중로봇 및 지원 

기술 개발 개념도

기술개발 내용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혼잡통로 대응 이동장치를 갖춘 내부조사용 형 수중로봇Hybrid

강조류 환경극복 수중밀폐구조물 진입 가이딩 시스템

수중 밀폐구조물 내부에서의 고정밀 항법 및 경로 계획 복귀 기술·

수중밀폐구조물 내부 고속통신 중계기

지자기정보 기반 수중 밀폐구조물 내부 고정밀 수중항법 기술

밀폐구조물 내부조사 극대화를 위한 최적 경로 계획 복귀 기술 ·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수중조사 지원 기술 

침몰 밀폐구조물 주변 수중환경계측을 위한 휴대용 부이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수중환경 가시화 기술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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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동향R&D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국내

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발된 크랩스터와 같이 수중조사용 로봇은 개발되었으나 구, , 

조물 외부 및 주변 상황을 조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ㆍ 국내에는 수중구조물 내부조사용 수중로봇의 개발 사례가 없음 

국외

ㆍ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수중로봇  과 같이 대 이상의 수중카메라 수Ocean One , 1 , 

중 레이저스캐너 멀티빔 소나를 활용하여 수중에 침몰된 선박 구조물 유물 등을 발굴, , , ·

조사하는 로봇이 개발됨

ㆍ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로봇은 구조물의 외부 형상 또는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ㆍ 세월호 당시 소형 를 투입하였으나 성능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함ROV(VideoRay) , 

수중 밀폐구조물 내부에서의 고정밀 항법 및 경로 계획 복귀 기술·

국내

ㆍ 항법 및 경로 계획 기술은 수중의 개방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동안 이동하는데 ROV, AUV 

있어서의 위치 오차 최소화 조사 및 탐사에 최적화된 경로 계획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 

있음

국외

ㆍ 국외의 경우도 국내와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항법 및 경로 계획 기술 수준이 , 

한 단계 높음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주변 수중환경 가시화 기술3D 

국내

ㆍ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은 유속이 강하고 시야가 나쁜 극한 환경에서 멀티빔소나를 활용한 

수중환경을 계측하는 연구는 시도되었으나 초보적인 수준이며 실시간 가시화는 시도하지 , 

못함

국외

ㆍ 고정형 또는 이동형 부이 자율수중로봇을 활용한 실시간 수중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기술은 확보되어 있어나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은 유속이 강한 곳이 아닌 수심이 깊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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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됨

기존 국내기술의 한계점 및 해결방안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속이 강한 환경에서 일반 수중로봇의 추진기에만 의존하여 수중구조물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자칫 로봇이 유실될 수 있음

ㆍ 침몰 구조물 내부는 침몰 당시 충격 및 구조물 운동에 의해 통로가 장애물로 적재되어 있

어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로봇에 연결된 케이블이 장애물에 손상될 , 

우려가 있음

해결방안

ㆍ 유속이 강한 환경에서 조사용 로봇이 구조물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를 인도하는 가이

딩 시스템이 요구됨

ㆍ 추진기에 의한 이동 뿐만 아니라 무한궤도 등의 다양하고 적정한 이동장치를 갖춘 수중로

봇의 개발을 통해 혼잡한 통로에서도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며 케이블 손상과 꼬임 등을 , 

고려하여 케이블을 분리하여도 운용 가능하도록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Hybrid 

수중 밀폐구조물 내부에서의 고정밀 항법 및 경로 계획 복귀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밀폐된 수중 공간에서는 로봇관성항법센서 이외 멀티빔소나 광학센서 등에 의존하여 위, , 

치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ㆍ 실내부 위치 인식이 불가함에 따라 경로를 계획하여 진입하고 진입한 경로를 따라 복귀하

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

해결방안

ㆍ 수중무선통신 중계기를 통한 내부 위치 계측 철구조물에서 환경 매핑에 강점을 갖춘 지자, 

기센서를 추가함으로써 항법 정밀도를 극대화함

ㆍ 멀티빔소나와 지자기센서를 통해 내부 구조 환경을 맵핑한 정보를 기반으로 경로 계획 및 

복귀 알고리즘 개발함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주변 수중환경 가시화 기술3D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한 유속 환경에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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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소요됨

ㆍ 수중로봇에 장착된 센서 정보를 통해 계측된 정보를 통해 가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 

부 장치를 이용하여 가시화하는 시도는 제한적임 

해결방안

ㆍ 수상의 모선에 부착 및 고정하기가 용이하고 다양한 센서가 한곳에 집적되어 있으며 수중, 

의 장비와 고속무선통신까지 가능한 휴대용 부이형 장비가 요구됨

ㆍ 수상의 개 이상의 부이 장비 수중의 가이딩 시스템으로부터 계획된 다량의 정밀한 계측2 ,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중환경을 가시화함

세부기술
현재기술 

수준
목표기술 

수준
개발전략

신규개발 기존 기술고도화 국산화

침몰 밀폐구조물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밀폐구조물 
실내부에서의 

고정밀 항법 및 
경로 생성 복귀 

기술

침몰 밀폐구조물 
주변 수중환경 

가시화 기술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및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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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간 연계성 및 기존 성과 연계활용방안R&D 

전 후방
과제

사전확보기술 핵심과제
본 

핵심과제명
후속연계 활용기술 핵심과제

핵심 
과제명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
스템

극한환경의 
수중침몰 밀
폐구조물의 
내부탐사를 

위한 
수중로봇 및 
지원 기술

핵심 
과제명

 해당사항 없음

연계대상 
성과물

 해양관측용 로봇 운용지원 부이시스템
 고장 및 유실방지를 위한 자율 위치 유지 및 
재난 회피 기동 지능형 시스템

연계대상 
성과물

 해당사항 없음

활용방안
 자율수중 로봇의 장기운용을 위한 기반 기술
로 활용

활용방안  해당사항 없음



해양 
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연계

과제개요 연계대상 성과물 차별성 활용방안

 과제명 고신뢰성 무인선 운용기술 및 인프라구축
 기간
 내용 국내 연근해 민간무인선 운용에 필요한 무인선 

인증 운항 관리 체계 수립 및 다수 이종 무인시스템 협
업 운용 응용서비스 기술 개발

 적조 유출유 조난자의 이동확산 
특성 예측 및 탐지정보와 실시간 
이동확산을 고려한 수색알고리즘

 무인이동체 협업알고리즘

 차별성 무인기 드론 으로 탐색 되는 조난자 이외
에 침몰선박 등 수중의 선박 및 구조물 내부를 탐
사하는 개발 기술

 활용방안 무인이동체 협업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
여 침몰선 및 수중 구조물 탐사용 와 모선의 
통합운용의 기초기술로 활용

 과제명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기간
 내용 악천후에서도 운용 가능하고 장애물을 자율적으

로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용 
무인선 개발

 임무수행을 위한 자율운항 기술 
개발

 장애물탐지 추적 알고리즘

 차별성 침몰선박 등 수중의 선박 및 구조물 내부
를 탐사하는 기술

 활용방안 장애물탐지 추적 알고리즘을 침몰선박 
내부의 구조를 탐지하고 진입을 안내하는 기술의 
기초기술로 활용

 과제명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수중건설로봇사업단
 기간
 내용 목표 수심 내외의 해양 구조물 건

설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장비 개발과 성능 검증을 위
한 인프라 구축

 수중 경작업용 작업 툴 
 경작업용 및 선상시스템
 수중 환경 맵핑 해상도
 선상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중 작업공구

 차별성 침몰선박 등 수중의 선박 및 구조물 내부
를 탐사하는 개발 기술

 활용방안 수중건설로봇 사업에서 개발된 작업툴
과 선상 제어시스템 작업공구를 내부탐사용 
의 요소기술로 활용하고 수중환경 해상도 구현을 
위한 기초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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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내부조사용 시
스템 사양 선정 
및 지자기 센서 
성능 확인 연구

 수중 고속 통 신 
중계기 제작 및 
휴대용 부이스
템 상세 설계

 휴대용 부이시
스템 및 내부조
사용 수중로봇 
제작 및 성능 
시험

 내부 조사용 수
중로봇 및 가이
딩 시스템 운용 
시험 및 가
시화 개발

 수중 인공구조
물 내부조사 및 

가시화 실
증 시험

추진
내용

 내부조사용 수
중로봇 이동장
치 및 가이딩 
시스템 개념 도
출 및 사양 선
정

 실내 수중고속
통신 중계기 개
념 설계 및 사
양 선정

 실내 수중구조
물 환경에서의 
지자기센서 성
능 확인 연구

 휴대용 해상 부
이시스템 개념 
설계 및 사양 
선정 

 이동장치 수치 
시뮬레이션 내
부조사용 수중
로봇 및 가이딩 
시스템 상세 설
계

 수중 고속 통 신 
중계기 제작 및 
시운전

 수중광학센서
멀티빔센서 지
자기센서 기반 

기초 연
구

 해상 부이시스
템 및 선상 착
탈 장치 구조 
상세 설계

 내부조사용 수
중로봇 플랫폼 
및 가이딩 시스
템 제작 개별 
성능 시험

 수 중 고 속 통 신 
중계기 성능 검
증

 다 중 수 중 센 서 
기반 실내 고정
밀 항법 알고리
즘 연구

 휴대용 부이시
스템 구조 및 
모니티렁 장치 
제작

 실시간 모니터
링 데이터 처
리 분석 및 가
시화 장치 제작

 내부조사용 수
중로봇 플랫폼 
및 가이딩 시스
템 운용 시험

 실내 고정밀 항
법 알고리즘 성
능 검증 및 최
적 경로 계획
복귀 알고리즘 
연구

 휴대용 부이시
스템 및 실시간 
데이터 처리 분
석 장치 성능 
시험

 수중환경 
가시화 개
발 

 수중 인공구조
물 내부조사 성
능 실증 시험

 수중 실내 항법 
및 경로 계획
복귀 알고리즘 
시험 검증

 수중환경 
가시화 성능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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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의 구성 및 연도별 목표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침몰 밀폐구조물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내부 
조사 

성공률

밀폐 구조물 
진입지원 
시스템

유속
제작

밀폐구조물 실내부에서의 고정밀 항법 및 
경로 생성 복귀 기술

고속 
수중통신 
중계기

통신속도
제작

고정밀 
실내부 항법 
알고리즘

위치오차

침몰 밀폐구조물 주변 수중환경 가시화 
기술

부이형  
수중환경 
모니터링 
장치

개당 
설치시간

분
제작

분

수중환경 
가시화 지연시간 초 초

표 극한환경의 수중침몰된 밀폐구조물의 내부탐사를 위한 수중로봇 및 지원 기술의 

세부과제 및 단계별 목표

세부기술별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기술명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연도 추진계획

년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이동장치 및 가이딩 시스템 개념 도출 및 사양 선정 

년  이동장치 수치 시뮬레이션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및 가이딩 시스템 상세 설계

년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및 가이딩 시스템 제작 개별 성능 시험

년  내부조사용 수중로봇 플랫폼 및 가이딩 시스템 운용 성능 시험

년  수중 인공구조물 내부조사 성능 실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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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명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에서의 고정밀 항법 및 경로 생성 복귀 기술: ·

연도 추진계획

년
 실내 수중고속통신 중계기 개념 설계 및 사양 선정
 실내 수중구조물 환경에서의 지자기센서 성능 확인 연구 

년
 수중고속통신 중계기 제작 및 시운전
 수중광학센서 멀티빔센서 지자기센서 기반 기초 연구 

년
 수중고속통신 중계기 성능 검증
 다중수중센서 기반 실내 고정밀 항법 알고리즘 연구

년  실내 고정밀 항법 알고리즘 성능 검증 및 최적 경로 계획 복귀 알고리즘 연구 

년  실내 항법 및 경로 계획 복귀 알고리즘 시험 검증 

세부기술명 침몰 밀폐구조물 주변 수중환경 가시화 기술: 3D 

연도 추진계획

년  휴대용 해상 부이시스템 개념 설계 및 사양 선정 

년  해상 부이시스템 및 선상 착 탈 장치 구조 상세 설계

년
 휴대용 부이시스템 구조 및 모니티렁 장치 제작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처리 분석 및 가시화 장치 제작

년
 휴대용 부이시스템 및 실시간 데이터 처리 분석 장치 성능 시험
 수중환경 가시화 개발 

년  수중환경 가시화 성능 시험

소요예산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가

합계

표 극한환경의 수중침몰된 밀폐구조물의 내부탐사를 위한 수중로봇 및 지원 기술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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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입장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천만원 이하

합계

활용방안 및 활용사례

활용방안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침몰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내부조
사에 즉시 활용함

해군의 군사 작전 및 주변 해역 수색 지원에 활용함

활용사례

침몰된 선박 또는 고장이 발생한 해양구조물의 조사를 위해 지금까지 형태의 ROV 
로봇이 활용되고 있으나 밀폐된 공간 내부가 아닌 외부 환경 조사에 국한됨,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수중밀폐된 구조물의 내부 조사용 수중로봇 기술 및 지원기술은 강조류 환경 대응 로
봇기술 확보와 함께 타 수중로봇의 항법기술 고도화

정책적 기대효과

연안역 해양사고 대응 및 구난 구조 활동에 대한 매뉴얼 확보 ·

해양사고에 대한 조기 대응을 통한 대국민 신뢰성 회복 및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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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최근 년간 해양사고 중 시간 이내 대응한 사고는 건 평균 대응률 3 (’14~’16) 1 3,762 , 85%32)

단위 분

출처 해양경찰청 최근 년간 골든타임 대응현황

년 년 해양사고 대응시간

경제적 기대효과

해양로봇의 활용성 증대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해양로봇을 활용한 해양환경조사, 

사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진출 기틀 마련

32) 해양경찰청 최근 년간 골든타임 대응현황 자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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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양식장 운용을 위한 기반 무인로봇 개발

기술개발의 필요성

양식어민들은 소득증대에 대하여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어렵고 거친 작업환경에 대한 기피로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있음, 

어류양식장의 운영비를 감축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 필요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민들이 요구하는 작업에 추가 노동력을 제공 필요

어류양식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류양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현재 어류에게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활용하여 제공하거나 고정기지 육, (

상 또는 해상 와 양식장 사이에 먹이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먹이를 제공하)

는 방법이 있음

대다수 어민들의 경우 선박을 이용하여 먹이를 양식장까지 싣고 온 뒤 직접 사료를 ,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ㆍ 후자의 고정기지 양식장 사이에 먹이공급장치를 설치하여 먹이를 제공하는 방식은 대다수 -

연구단계이며 아직 대중화 상용화 되지는 못한 단계임, /

노르웨이의 는 전용 를 개발하여 가두리양식장 내 어류에게 해상 해AKVA Feed barge /

중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있음

 와 유사하게 먹이 관련 전용 선박을 개발할 경우 아래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AKVA

고 필연적으로 추가비용을 수반하게 됨

ㆍ 다수의 가두리양식장이 인접해야함(a) 

ㆍ 가두리양식장의 규모화가 필요(b) 

ㆍ 선박과 양식장 사이의 연결라인이 필요(c) 

ㆍ 먹이 관련 전용선박 개발을 위한 고비용 발생(d) 

ㆍ 선박운영 필수 인원 소요(e) 

ㆍ 먹이 관련 전용 선박의 부대작업을 위한 지원선박 필요(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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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하여 먹이 공급(a) 
해상 고정기지 양식장 사이에 (b) – 

먹이공급장치를 설치하여 먹이 제공

국내 현재 양식어류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있는 방식< - >

전용 (a) Feed barge
를 이용하여 가두리양식 (b) Feed barge

어류에게 먹이공급

국외 양식어류에게 먹이공급을 위하여 활용하는 < - Feed barge - AKVA>

선박과 별도의 장비 센서 등의 개발을 통해 전용 선박 개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 

비용이 소요되고 어민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개체수 확인은 양식어 성장 모니터링 예상되는 미래수익 계산 등에 활용되며 매우 중, 

요한 모니터링 인자임

생체 확인을 통하여 양식어류들의 건강상태 추이를 예측할 수 있으며 폐사여부 또한 , 

추정 가능함

현재 그물청소 작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마다 그물 망갈이를 실시하고 육상으로 끌어, 

올려 그물을 말린 후 잡해조류의 부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교란물질인 유기주석

화합물질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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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그물 청소를 위하여 주기적인 망갈이 작업이 있고 환경교란물질인 유기주석화/ , 

합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가두리 양식장 내 폐사된 어류들< > 육지에서 건조 청소 중인 양식장 그물들< / >

적조 조사 예보 등 이에 관련된 업무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고 있음, 

기 수행되고 있는 정보 상황별 대응방안이 어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 

하는 것이 필요함

    

  

수질관찰용 측정센서들<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속보< >

양식장 하부의 퇴적층 오염물로 인한 수중 생태계를 위협은 큰 문제로 인식 되고 있으

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용장비는 거의 전무함, 

캐나다의 경우 다이버가 양식어장 하부의 퇴적물을 조사하여 약 이상의 퇴적층 90cm 

오염물을 조사한 바 있음

국내 전남도에서는 잠수사가 주름관을 제어 이동하여 양식장 저면의 퇴적물을 흡입하/

여 바지선으로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음

ㆍ 이러한 작업은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

는 상황임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부유쓰레기의 경우 현재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쓰레기수거전용 선박을 활용하여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대다수는 부유쓰레기 제거작업에는 바지선 중장비 잠수부를 , , 

활용는 경우가 대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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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다이버가 조사한 양식장 하부 <
퇴적물 오염상태>

전남도에서 수행한 양식장 <
하부 퇴적물 청소>

중장비를 활용한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
쓰레기수거전용 선박을 이용한 <

부유쓰레기 제거>

기술개발 최종목표

목표

양식장 내부 수질조사 어류 상태분석 및 어류배설물 및 퇴적물을 처리 무인로봇개발, 

세부 추진 목표

스마트 양식지원 로봇 핵심 알고리즘 및 플랫폼개발

ㆍ 다물체 간 거동간섭 방지 알고리즘 및 구현 케이블 최대 부하장력 ( 20kg)

ㆍ 영상장비를 활용한 어장 내 어류 개체건강 상태 분석 알고리즘 분석정확도 ( 80%)‧

ㆍ 적용수심 최대 수심 장비중량 최대 자동 진회수장치 : 100m, : 300kg, : SWL 500kg

ㆍ 소형로봇 팔 축 자유도 구조물청소 장치 청소효율 최대 복합수질조사센서 : 5 , : 500m2/h, : 

온도 용존산소량 염도 산성도 동시 측정, , , 

양식장 환경개선 핵심 알고리즘 및 플랫폼 로봇 개발

ㆍ 적용수심 최대 수심 장비중량 최대 주변관찰시스템 목표물 가 가능한 : 100m, : 10ton, : ID

탁도 300NTU

ㆍ 수중 자율이동 중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 장애물 회피 성공률 : 80%

양식장 하부 수중 자기위치인식 기법 위치오차 : 2m

ㆍ 수중 폐어망 간섭 극복장치 수중오염물 확산방지용 퇴적물 흡입정화 시스템 흡입 정화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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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복합수질조사센서 온도 용존산소량 염도 산성도 동시 측정3000L/min) : , , , 

스마트 양식지원 로봇 운용개념도 양식장 환경개선 로봇 운용개념도

그림 스마트 양식장 운용을 위한 기반 무인로봇 개발 개념도

기술개발 내용

스마트 양식지원 로봇

양식장 구조물 그물 청소 무인로봇 공기 중 중량 이하 어류 스트레스 최소화/ : 400kg , 

를 위한 사람 크기보다 작은 무인이동체 로봇 구조물 그물 청소 모듈을 기본 장착. /

어장 내 어류 개체수 및 생체 분석 알고리즘 장비에 구축된 영상장비를 통하여 : : 

어장 내 어류 데이터를 확보함 영상분석기법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어장 내 어류 개. /

체수를 추정함 어류 행동에 관한 자가학습을 통하여 어류의 생사여부 건강상태를 . ,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운영자에게 알림, 

ㆍ 어류 개체수 및 생체 분석 추정 정확도는 를 목표80%

복수질관찰 센서 스마트 양식장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수질모니터링: 

을 위하여 장비에 복합수질관찰 센서를 장착하고 어장 내 수질을 측정함

ㆍ 무인로봇에 장착 가능하도록 작은 크기여야 하며 가지 요소 수온 용존산소량 염도, 4 “ , , , 

산성도 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이동이 용이한 소형 운영시스템 가두리 양식장의 부유구조체 위에서 무인로봇의 진: 

출수 조종을 원활히 수행/ , 

ㆍ 소형 운영시스템은 무인로봇 진회수장치 테더케이블 드럼 무인로봇 조종을 위한 제어컴, , 

퓨터 모니터 조종기로 구성/ /

양식장 환경개선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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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환경개선 무인로봇 공기 중 최대 중량 이하로 양식장 하부로 진출입하: 10ton , 

여 환경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압구동 무인이동체 로봇

수중오염물 확산방지 퇴적물 흡입 정화 시스템 양식장 하부 퇴적층 오염물의 흡입/ : /

정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중오염물이 부유되는 것은 필연적임

ㆍ 수중오염물 확산방지 퇴적물 흡입 정화 장치를 이용하여 오염 부유물이 양식장에 환경피/

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임.

수중 폐어망 간섭 극복장치 무인로봇이 양식장 하부에서 기동함에 있어 가장 극복: 

하기 어려운 물체가 폐어망임

ㆍ 기계적으로 폐어망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여 양식장 하부에서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치

수중장애물 회피기술 양식장 주변하부에는 버려진 폐어구들이 많아서 무인로봇이 : 

기동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ㆍ 말뚝 폐타이어 드럼통 닻 등의 장애물이 장비 전방에 있을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제, , , 

어기술

탁도 높은 수중에서 사용가능한 주변관찰시스템 양식장 하부 퇴적층 오염물 흡입: /

정화 작업 시 발생되는 부유물에 의하여 수중 탁도가 높아져 수중시야가 나빠지게 되

며 최악의 경우 장님과 같은 상황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

ㆍ 탁도가 높은 수중에서도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인로봇을 안전하게 ,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최신 동향R&D 

스마트 양식지원 로봇

국내

ㆍ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참다랑어 고등어를 양식연구 중이며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 

ㆍ 국내 양식 기술은 참다랑어 고등어와 같이 예민한 어류도 양식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높은 , 

수준임

ㆍ 전남의 양식산업은 전국 생산량 위로 전국의 를 차지하고 있으나 어업인구의 감소 노1 71% /

령화 어장 확대의 한계 봉착 양식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재래식 양식 기술 고집 , , , 

등으로 미래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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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약 만마리의 연어를 보유한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는 대부분 기계를 활용하여 양식장 100

운영 중

ㆍ 양식산업에 기계장비를 적용하여 대규모 양식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ㆍ 노르웨이 는 수산물 양식에 를 접목하여 수산물 실시간 확인 양식장 구조물 유AKVA ICT , 

지관리 모니터링 센서기술들을 접목하여 양식설비의 데이터화 지능화 자동화를 수행하, , , 

고 있음

양식장 환경개선 로봇

국내

ㆍ 선박 크레인 잠수부를 활용하여 어장의 대형 쓰레기를 수거 처리함, , /

ㆍ 전남도에서는 잠수사가 주름관을 제어하여 원하는 위치의 저층 퇴적물을 바지선 위로 보

내는 방식으로 저면정화를 수행한 바 있음

ㆍ 양식장 저면정화 작업이 어려움 또한 기존 방식으로 잡업을 하려면 양식장을 폐쇄 또는 . 

이동하고 저면정화 작업필요

ㆍ 어장정화사업 및 준설은 추진되나 사후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ㆍ 어장정화사업 설계기준 기초연구 해양수산부( , 2007.12)

ㆍ 수중정화사업 해저면 탐색 지질조사시 활용하기 위한 사이드스캔소나 를 개발한바 , , (H/W)

있음

ㆍ 를 이용한 사이드스캔소나 개발 및 응용기술 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진Multi-Beam Sensor (

흥원, 2004)

ㆍ 지속적인 양식장 환경개선 작업 및 전후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

국외

ㆍ 어장주변 해상쓰레기의 경우 쓰레기수거전용선박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음.

ㆍ 노르웨이 는 장착용 양식장 그물 절단기 그물 청소기 개발Sperre ROV Technology ROV , 

ㆍ 양식장의 그물관리에 장비적용 가능성 확인

ㆍ 캐나다에서는 연어양식장 해저면의 오염상태에 대하여 를 이용해 모니터링한 바 있음ROV

ㆍ 미국 에서는 하였으며 해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랍스터 어장들 을 사이드스캔소나NOAA , ( )

로 모니터링

ㆍ 양식장 수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비를 적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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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기술의 한계점 및 해결방안

스마트 양식지원 로봇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해면어업은 천해양식 대비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생산금액은 천해양식이 해면어업을 따

라가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황33)

ㆍ 제주도는 수산양식 지능화시스템 을 개발한바 있음 이는 육상 양식장에서 기르는 활넙‘ ’ . 

치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임 온도 염도 용존산소량 등의 정보를 관리사무실. , , 

에 전송하고 양식환경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는 기술이나 이는 육상에서 고정 안정적인 상, , /

태의 양식장에서 적용된 기술임 제주도(U-FishFarm, )

ㆍ 및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수산물 양식 모니터링 시스템 을 통하여 양식‘USN Freen IT ’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을 테스트베드에 구축한 바 있음 구조물에 개발장비를 고정장착하여 . 

운용하며 다수의 양식장에 동시 활용이 어려움 및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 (USN Green IT 

수산물 양식 모니터링 시스템 큐알온텍, ) 

ㆍ 한국화학연구원과 녹스탑은 어망용 방오코팅제를 개발함 이는 어망 부착생물이 생기지 않. 

도록 하는 기술임 유해성분을 최소화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화학적 환경오염을 피. 

할 수는 없음

해결방안

ㆍ 양식업을 규모화하여 어획량을 증대

ㆍ 노르웨이 와 같이 수산물 양식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수산물 양식기AKVA ICT 

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ㆍ 수산양식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화 통신장비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 구조물에 고정, 

설치함으로서 제한된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만 가능하고 다수의 양식장에서 활용하고자 하, 

면 추가 설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노르웨이 가 개발한 그물절단기 그물청소기등과 같이 작업툴Sperre ROV Technology , 

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

33) 년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통계청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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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환경개선 로봇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해저토질 개선기 가 개발된 바 있음 이는 선박이 약 “ ” . 

의 속도로 이동하며 해저면을 긁으며 작업을 해야 함 환경신기술 인증 제 호3knots ( 241 )

ㆍ 잠수사가 주름관을 제어하여 원하는 위치의 저층 퇴적물을 진공으로 흡입하여 바지선 위

로 보냄 연합뉴스( , 2014.08.07.)

ㆍ 어장관리법에 의하여 퇴적물이나 폐기물을 수거 처리토록 규정하나 폐기물은 일부 수거하,

는데 그치고 퇴적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전무, 

해결방안

ㆍ 저면 정화 작업 시 주변 장애물 어장 폐어구등 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된 해저토질 ( , )

개선기를 활용할 수 있음

ㆍ 기존 양식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저토질 개선기 를 사용할 수 없음‘ ‘

ㆍ 양식장 주변을 자동으로 이동하며 청소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필요

ㆍ 어촌계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업체에서 해당장비를 보유하고 어장관리 기간에 장비 출납, 

을 신고하며 활용한다면 불법어구 전환을 막을 수 있음.

ㆍ 최소한의 인력과 안전한 양식장 환경개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식장 수산환경 지원로‘

봇 개발’ 

ㆍ 대형 폐기물들은 기존방과 같이 선박 크레인 잠수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ㆍ 양식장 내 퇴적물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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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
현재기술 

수준
목표기술 

수준
개발전략

신규개발 기존 기술고도화 국산화

구조물 그물 청소 
모듈

어장 내 어류 
개체수 및 생체 
분석 알고리즘
수중오염물 

확산방지 퇴적물 
흡입 정화시스템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및 개발전략



- 289 -

과제간 연계성 및 기존 성과 연계활용방안R&D 

전 후방
과제

사전확보기술 핵심과제
본 

핵심과제명
후속연계 활용기술 핵심과제

핵심 
과제명

 해당사항 없음 스마트 
양식장 

운용을 위한 
기반 

무인로봇 
개발

핵심 
과제명

 해당사항 없음

연계대상 
성과물

 해당사항 없음
연계대상 
성과물

 해당사항 없음

활용방안  해당사항 없음 활용방안  해당사항 없음



해양 
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연계

과제개요 연계대상 성과물 차별성 활용방안

 과제명 고신뢰성 무인선 운용기술 및 인프라구축
 기간
 내용 국내 연근해 민간무인선 운용에 필요한 무인선 

인증 운항 관리 체계 수립 및 다수 이종 무인시스템 
협업 운용 응용서비스 기술 개발

 적조 유출유 조난자의 이동확산 
특성 예측 및 탐지정보와 실시간 
이동확산을 고려한 수색알고리즘

 차별성 적조 유출유 발생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
닌 양식장 등의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닡터링
하여 적조 유출유 등 환경을 위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

 활용방안 해양환경 위해요소의 발생 시 확산 예
측하고 이동을 관측 할 수 있도록 기술 무인해양
로봇에 요소기술로 활용

 과제명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기간
 내용 악천후에서도 운용 가능하고 장애물을 자율적

으로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
용 무인선 개발

 임무수행을 위한 자율운항 기술 
개발

 장애물탐지 추적 알고리즘

 차별성 무인선박 뿐만 아니라 수중 자율로봇 임
무수행 및 장애물 회피 기술

 활용방안 무인선 임무수행을 위한 자율운항 기
술과 장애물 탐지 추적 알고리즘을 양식지원 해양
로봇의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기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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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기반 스마
트 양식장 무인
로봇 기본설계

 기반 스마트 
양식장 무인로봇 
상세설계 및 핵
심 알고리즘 모듈 
개발

 기반 스마
트 양식장 무인
로봇 제작

 기반 스마
트 양식장 무인
로봇 성능개선

 기반 스마
트 양식장 무인
로봇 실해역 실
험 및 통합평가

추진
내용

 어류 양식 관련 
환경분석

 양식장 하부 주
변 환경 분석

 플랫폼 요구조
건 분석 및 기
본설계

 개발장비 운용
시나리오 설립

 수치해석 모델
설립

 수치해석 기반 
플랫폼 상세설계

 장비지원시스템 
및 운영실 설계

 핵심장비 설계 
및 핵심알고리즘 
개발

 무인로봇 제작 
및 체계통합

 장비지원시스템 
제작

 무인로봇 운영
실 제작

 핵심장비 제작 
및 체계통합

 핵 심 알 고 리 즘 
적용 및 개선

 무인로봇 핵심
장비 성능 고도
화 및 안정화

 탑재 알고리즘 
고도화

 수조실험을 통
한 성능검증

 실해역 성능검
증

 내구성 검증
 유지보수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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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의 구성 및 연도별 목표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스마트 양식지원 로봇

양식장 
구조물 그물 청소 

무인로봇
장비 개

개
실증시험

구조물 그물 청소 
모듈

시간당 
청소 면적

실증시험

어장 내 어류 
개체수 및 생체 
분석 알고리즘

분석정확도
실증시험

복합수질조사센서
온도 용존산소량
염도 산성도

동시 측정 
갯수 실증시험

이동이 용이한 
소형 운영시스템

분리모듈 
갯수 실증시험

양식장 환경개선 로봇

양식장 환경개선 
무인로봇

장비 개
개

실증시험

수중 오염물 
확산방지 퇴적물 
흡입 정화 시스템

흡입 정화 
용량

실증실험

수중 폐어망 간섭 
극복장치

폐어망 
간섭 극복 

유무
극복가능 극복가능

극복가능
실증실험

수중장애물 회피 
기술

장애물 
회피 

성공률 실증실험

탁도 높은 
수중에서 
사용가능한 

주변관찰시스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한 
탁도

표 스마트 양식장 운용을 위한 기반 무인로봇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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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별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기술명 스마트 양식지원 로봇 개발: 

연도 추진계획

년

 어류 양식 관련 환경분석
 플랫폼 요구조건 분석 및 기본설계
 개발장비 운용시나리오 설립
 수치해석 모델 설립

년

 수치해석 기반 플랫폼 상세설계
 핵심장비 설계 

구조물 그물 청소 모듈 설계
복합수질조사센서 설계

 핵심알고리즘 개발
어장 내 어류 개체수 및 생체 분석 알고리즘 개발

 이동이 용이한 소형 운영시스템 설계

년

 무인로봇 제작 및 체계통합
 핵심장비 제작 및 체계통합

구조물 그물 청소 모듈 복합수질조사센서 제작
주요장비 플랫폼 설치

체계통합
 핵심알고리즘 적용 및 개선
 소형 운영시스템 제작

년
 수조실험을 통한 성능 검증
 무인로봇 핵심장비 성능 고도화 및 안정화
 탑재 알고리즘 고도화

년

 실해역 성능검증
목표성능 검증
시나리오별 운영 검증

 내구성 검증시험
 유지보수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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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명 양식장 환경개선 로봇 개발: 

연도 추진계획

년

 양식장 하부 주변 환경분석
 플랫폼 요구조건 분석 및 기본설계
 개발장비 운용시나리오 설립
 수치해석 모델 설립

년

 수치해석 기반 플랫폼 상세설계
 핵심장비 설계 

수중 오염물 확산방지용 퇴적물 흡입 시스템 설계
수중 폐어망 간섭 극복장치 설계
탁도 높은 수중에서 사용가능한 주변관찰시스템 설계

 핵심알고리즘 개발
수중장애물 회피 알고리즘 개발

년

 무인로봇 제작 및 체계통합
 무인로봇 운영실 제작
 핵심장비 제작 및 체계통합

수중 오염물 확산방지용 퇴적물 흡입 시스템 수중 폐어망 간섭 극복장치 탁도 높
은 수중에서 사용가능한 주변관찰시스템 제작
주요장비 플랫폼 설치

체계통합
 핵심알고리즘 적용 및 개선

년
 수조실험을 통한 성능 검증
 무인로봇 핵심장비 성능 고도화 및 안정화
 탑재 알고리즘 고도화

년

 실해역 성능검증
목표성능 검증
시나리오별 운영 검증

 내구성 검증시험
 유지보수 체계 확보

소요예산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가

합계

표 스마트 양식장 운용을 위한 기반 무인로봇 개발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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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입장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지질 오염 판정 장비

이미징 소나

스캐닝 소나

멀티빔 소나

선박임차

합계

활용방안 및 활용사례

활용방안

스마트 양식지원 로봇

ㆍ 인접한 어촌계 내부에서 개발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어민들로부터 공동출자와 국가 보조

금을 합하여 개발장비를 구매활용 가능‧

ㆍ 인접한 다수의 양식 어장에 주기적으로 개발장비를 투입하여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요자에

게 제공

ㆍ 그물 청소 어류 이상상태 확인 등과 같이 어민요구가 있을 경우에 해당지역으로 이동하여 , 

작업을 수행 가능

ㆍ 양식어류에 대한 이력을 관리함으로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

ㆍ 양식장 구조물 수산자원 모니터링에 활용가능, 

ㆍ 수산업에 무인기계 자동화 접목함으로서 효율적인 대규모 양식기반 마련 / /ICT 

ㆍ 어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장비로 활용가능

ㆍ 해양 장비 생물 화학 분야 등 다양한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양식장 환경개선 로봇

ㆍ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어장정화 관리 시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국가가 구매, ‧

활용비를 보조함으로서 개발장비의 활용도 제고 가능

ㆍ 양식장 저면환경 개선에 활용되며 필요시 항만시설물 저수지 등의 저면 환경개선에도 활,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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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어장 저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함으로서 수산생태계의 변화추이 활용가능

ㆍ 어장 정화관리 시기 및 위치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제공에 활용,

ㆍ 해양 장비 생물 화학 분야 등 다양한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활용사례

대규모 양식 현장 구조물 청소 장비

노르웨이 는 양식 수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대규모 AKVA ICT 

양식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

양식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 자동 먹이공급 구조물 , , 

청소장비 도입

ㆍ I 기술을 통하여 제공된 정보를 재가공 연구를 통하여 최적화된 양식방안 제시CT /

의 육상 양식장

덴마크 는 육상양식장을 규모화하여 성공한 업체로 열교환기 산Builund Aquaculture , 

소공급기 냉각시스템등 양식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장비 센서 등을 , /

중국 서부지역의 고비사막에 연간 천톤 가량의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양식장을 건1

립한 바 있음

ㆍ 이는 양식업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함으로서 양식 지역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과 같은 많, , 

은 기존 양식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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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수중퇴적물 제거방법

전 세계적으로 수중 쓰레기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로 선박 크레인 오렌지그, , 

랩을 이용

ㆍ 얉은 수심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활용이 용이할 수 있음 하지만 수중의 상태를 제대로 파. , 

악하기 못하고 방식으로 작업하게 됨try&error 

ㆍ 일부 잠수부가 보조하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방식임 해당 장, . 

비를 활용하여 어장 저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어장을 이동하거나 해

체해야만 작업이 가능

ㆍ 양식어장 운용 중에는 선박 크레인 등을 활용하여 환경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음, 

네델란드 는 해저면의 폐기물들을 흡입하여 장비의 상단으로 배출 또는 선상Seascape

으로 토출하는 장비인 개발Seabed dredger 

ㆍ 해저 준설 드릴링 보조장비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음성부력장비로서 연약한 지반에서 활용, 

이 불가능하여 양식어장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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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스마트 양식지원 로봇

ㆍ 양식장 지원로봇 관련 세계 선도기술 확보

ㆍ 양식장 외에도 해양환경 모니터링에도 적용가능

ㆍ 양식장 데이터 실시간 전송을 통하여 해양과학 생물 화학 분야 연구에 적극 활용 가능/ /

ㆍ 양식어류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장비개발 기술이 요구되는데 추후 심해저 탐사장비 개

발에 이를 적용하여 탐사지 주변 생태계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양식장 환경개선 로봇

ㆍ 전 세계적으로 양식장 저면을 환경 개선하는 로봇은 거의 전무한 실정 양식장 환경개-> 

선 장비 관련 세계적인 수준 진입

ㆍ 수중무인장비의 경우 운용 중 장애물에 의한 기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 발생

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

ㆍ 수중건설장비 해양구난장비 기뢰제거 해군장비 개발에 해당기술을 접목할 수 있음, , 

정책적 기대효과

문재인정부 대 국정과제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의 세부항목인 양식업의 100 , “ , ”

첨단화 규모화에 부합, 

해수부의 해양수산 투자방향인 건강한 수산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의 세부항R&D “ ”

목인 생산환경개선에서 한국형 어업선진화 무인화 기술 열악한 작업환경 “ ”, “ ”, “

개선 에 부합”

장비를 개발 후 어장관리법 제 장 제 조 어장정화 정비실시계획 등 에 의거하여 “ 3 14 , ”

장비활용을 국가적으로 지원 가능

인구고령화에 의해 생산노동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 가능

경제적 기대효과

양식어업에 필요인원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규모화를 구현하여 어민 소득증대 기대‧

이력 데이터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적시적소 어장정화관리를 수행함으로서 비용 ‧ ‧

저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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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양식지원환경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두드러진 장비가 거의 없는 ‧

것이 현실임

ㆍ 해당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기술로 홍보할 경우 숫자로 계산하기 힘든 유무형적인 

경제적 이점을 확보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및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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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및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추정

오염퇴적물정화사업 규모 추정

오염퇴적물정화사업 실적( )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의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정보 ‘ ’

에 따르면 년 사이에 진행된 해역별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정화량은 총 2008~2016

644,396

같은 기간 해역별 오염퇴적물 정화사업비는 총 억원708

해역 사업기간 년 사업비 백만원 정화범위

부산남항

부산 용호만

여수항 신항

울산방어진항

울산항 장생포항

진해항 행암만

합계

출처 해양쓰레기 수거량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오염퇴적물정화사업 실적

(오염퇴적물정화사업 규모 추정) 해역별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적에서 사업기간이 

해역별로 일정하지 않으며 정화범위와 사업비 간에도 상관관계가 , 뚜렷하게 드러나

지 않아 년 기간동안 진행된 정화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억원으로 예상2008~2016 78.6

해양쓰레기 수거 규모 추정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실적( )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에서 조사된 년 ‘ ’ 2008~2016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총 톤602,80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년까지 입찰공고 내 처리단계의 평균증가율을 적2014~2016

용 후 연도별 처리단가를 추산한 결과 수거비용은 총 억원1,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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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연도 수거량 톤당 처리단가 원 수거비용 억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출처 해양쓰레기 수거량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처리단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쓰레기 수거 입찰단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실적



- 301 -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기술개발의 필요성

수중은 제 의 대륙 이라 불릴 만큼 지구의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면적과 무한한 ‘ 7 ’ 70 

자원의 보고이지만 인간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임, 

기존 수중통신 기술은 통신거리가 약 로 한정되고 더욱더 먼 거리에서의 통신1~10km

은 매우 낮은 데이터 전송량을 보이고 불안정한 통신 성능을 보임 그러므로 안정적. 

이고 통신 거리의 확장을 위하여 릴레이 수중기지국 개발이 필요함

해양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적응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간성의 해양정보 온도변(

화 농도 해양생물종 변화 등 생성 및 원격 확보 요구됨, CO2 , ) 

해양 장비 실해역 운용 시 다수의 인원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예 비( , 

용 안전 등 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 장비의 실시간 원격 제어 및 실해역 운용 환경 , )

정보 공유가 요구됨 

최근 정보통신기술 의 발전으로 인해 군사적 산업적 학술적으로 수중의 인간 개(ICT) , , 

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중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까지의 수중통신모뎀 개발은 수중 무인 이동체에 탑제를 위해 최적화되어 개발되

지 못하였음

ㆍ 수중의 무인 이동체에도 탑제가 가능하도록 소형화 및 소비전력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함

수중에는 다양한 간섭 신호가 존재하고 다양한 종류의 이기종의 통신 모뎀이 개발되어 있음

ㆍ 수중환경의 간섭과 채널 상황을 고려하여 통신에 적합한 주파수를 찾을 수 있는 기술 개

발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기종의 모뎀과도 통신이 가능한 통신 모뎀 개발이 필요함

ㆍ 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는 해양통신 환경의 특이성을 고려하고 설계한 네트LTE-M LTE 

워크가 아님 따라서 해양에서 네트워크를 그대로 해양통신을 위해 활용 시 심각한 . LTE 

성능저하 예 미만의 전송거리 등 가 발생할 수 있음 ( , 10km )

ㆍ 위성 통신 방식은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활용 자체가 제한됨

주로 음파를 통신 매체로 사용하는 수중 통신은 전자기파 또는 광파에 비해 높은 전파

거리와 낮은 통신 감쇠를 보장하지만 대역폭이 낮아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한, 

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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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통신 기술은 긴 전파지연과 낮은 전송율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중채

널 모델링 수중센서 설계 변복조 수중채널 등화기를 포함한 수중 음향통신 모뎀기술, , , 

과 수중환경에 적합한 링크계층 매체접속제어 및 네트워크 계층 경로 설정 프로토콜( ) ( ) 

을 포함한 네트워크 기술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며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국외 최고 수, 

준에 근접하게 도달하려는 에서 동등한 기술 수준을 목표로 개발 중임‘fast-follower’

특히 수십 급 초고속 데이터를 저지연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음파통신보다는 Mbps

상대적으로 근거리에서 저전력과 낮은 복잡도를 갖는 수중 광 무선통신이 미래 수중

통신의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큰 유망기술이지만 국외에서도 학계 중심으로 단편적인 

연구만 진행된 초기 단계이므로 우리도 본격 연구개발이 필요

년 수중 사물인터넷 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제시된 후 유럽에서는 수중 사물2012 (IoUT) , 

인터넷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서로 다른 수중환경에 대SUNRISE 

해 동일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를 

개발 중임

국내에서는 년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사물인터넷 기반 조성과 시장 창출 등을 위2013

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 ' , '

획을 확정발표 후 산학연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임'

기술개발 최종목표

목표

해양 무인 이동체 해양환경 관측정보 등의 실시간 전송제어와 수중 사물들과 육상네, ․

트워크를 연동하여 다차원 빅데이터의 실시간 수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수중(

해상 육상 통신 핵심 기술 및 장비 개발- - ) 

해양로봇 수중 환경센서 등으로부터 획득한 모든 데이터는 수중기지국 해상부이 중, /

심으로 취합되고 해상부이에 있는 해상통신 기능을 이용해 육상으로 제공하여 육상, 

에서 해양로봇 등에 대한 제어 상태감시 등이 가능한 최적의 통신 기술을 확보, 

인터넷을 기반으로 수중의 다양한 사물 데이터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데, , , 

이터의 실시간 분석 예측 판단 기능을 갖는 지능화된 융합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 ·

공하는 수중사물인터넷 표준규격 개발(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IoUT) 

수중기지국 해상부이 부근 초근거리에서 해양로봇과의 초고속 통신을 지원하는 수중 /

무선광통신 기술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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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목표

통신범위 확대를 위한 릴레이 수중기지국 무인 이동체 탑재가 가능한 이동형 수중기, 

지국 해양로봇 및 관측 장비에 탑재가 가능하고 이기종망 접속이 가능한 저전력 소, /

형화된 수중통신 모뎀

고속장거리 해양 빅데이터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해안기지국 및 해상중계기 개발․

전송기술 등(100Mbps, 100km )

이기종망 수중기지국망 센서네트워크 등 다양한 수중기기 육상 사물인터넷 등 - ( , ), , (IoT) 

상호연동을 위한 수중사물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 및 프로토콜 개발(IoUT) ( ) Suite 

수중기지국 해상부이와 해양로봇간의 초근거리 수중무선광통신 급 기술개발, (10Mbps /10m) 

그림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개발 개념도

기술개발 범위

◦ 기지국 기반 수중 통합 통신망 핵심 장비 개발

고정형 수중기지국 커버리지 확대용 릴레이 수중 기지국 개발을 위한 모뎀 및 네트워

크 기술 개발

무인 이동체에 탑제 가능한 소형 수중기지국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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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소형화되고 이기종망 수중기지국 및 센서네트워크 에 접속이 가능한 인지 스, ( )

펙트럼 액세스 가 가능한 타입의 지(Cogonitive Spectrum Access) SD(Software Define) 

능형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시스템 개발

고정형 수중기지국 커버리지 확대용 릴레이 수중 기지국 개발을 위한 모뎀 및 네트워

크 기술 개발

무인 이동체에 탑재 가능한 소형 수중기지국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저전력 소형화되고 이기종망 수중기지국 및 센서네트워크 에 접속이 가능한 인지 스, ( )

펙트럼 액세스 가 가능한 타입의 지능(Cognitive Spectrum Access) SD(Software Define) 

형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해양 빅데이터의 고속 장거리 전송기술(100Mbps) (100km) 

수중 해상 육상망 연계를 위한 해안 기지국 및 게이트웨이- -

통신범위 확장을 위한 소형 이동형 중계기

수중망 해상관측망을 동시 지원하는 다중 프로토콜 지원 게이트웨이 개발, 

 통신 및 기술Hybrid Ship-to-x DTN(Delay Tolerant Network) 

수중사물인터넷 공용 프레임워크 및 스마트 서비스 프레임워크(IoUT) 

이종 네트워크를 고려한 유연한 프로토콜 IoUT Suite

초근거리 수중무선광통신 시스템 개발

수중무선광통신 채널모델 및 성능평가 연구

 에서 급 수중무선광통신 방식 구조 연구10m 10Mbps ·

수중무선광통신 물리계층 설계 구현 시험· ·

수중무선광통신용 프로토콜 연구

수중무선광통신 모뎀 시제품 설계 구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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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동향R&D 

수중음향통신기술

국내외 수중음향통신기술은 음파의 높은 에러율과 전파지연 낮은 전송율로 인한 비, 

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중채널 모델링 수중센서 설계 변복조 수중채널 등화기를 , , , 

포함한 수중 음향통신 모뎀기술과 수중환경에 적합한 링크계층 매체접속제어 및 네( ) 

트워크 계층 경로 설정 프로토콜을 포함한 수중 음향네트워크 기술 위주의 연구가 ( ) 

진행됨

국내

ㆍ 수중음향통신기술의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국외 최고 수준에 근접하게 도달하려는 

에서 동등한 기술 수준을 목표로 개발중임 ‘fast-follower’

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해수부 지원으로 년까지 수중자율무인잠수정 을 위한 중2011 (AUV)

거리 수중통신기술 급 을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하였고 년에는 장거리(3~6km) (10kbps ) , 2017

수중통신기술 급 을 개발하여 실해역 실증을 완료하였고 근거리 수중(30km) (100bps ) , (200m) 

통신기술 급 개발을 추진중(100kbps ) 

ㆍ 호서대는 년 실험망 완성목표로 해상부이와 수중기지국간에는 와 2021 3~20kHz 60~70kHz 

주파수를 사용하고 수중기지국과 수중센서노드간에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수중 , 20~60kHz 

기지국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중

ㆍ 강릉원주대는 년 지상통신과 수중음파통신을 연계하여 수중환경 데이터를 육상에서 2009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년 이동통신망과 수중 통신망을 연, 2013

동하여 자율유영 수중로봇 제어 및 수중상태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

ㆍ 한화시스템은 국방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중음파통신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잠수함 탐지정보를 원거리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능검증을 수

행함

ㆍ 기관표준 특수통신 를 통해 단체표준을 개발 중TTA( ) PG(PG903) (2011~)

국외

ㆍ 미국 및 유럽은 산학연을 중심으로 열악한 수중채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고속 정보전송․ ․

이 가능한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

ㆍ 미국은 우즈홀 해양연구소 와 대학을 중심으로 수중음파통신 기술을 연(WHOI) Connecticut 

구개발하고 있고 등에서 수중음파통신 모뎀을 상용화함 , LinkQuest, Teledyne Benthos 

ㆍ 유럽은 등에서 수중음파통신 모뎀 연구 개발 및 상용화EvoLogics, TriTech, TRIDENT 

ㆍ 미국 유럽 등은 수중음파통신을 해양탐사 및 해양자원개발 수중환경 관측 연안 감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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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신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수중관측기지 해저플랜트 등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AUV, , 

용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미국은 해양환경관측 연안감시 무인잠수정간 통신망 등의 서. , , , 

비스에 특화된 국가주도의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관련 핵심 기술과 경험을 확

보하고자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술이 점차 민간 업체로 확대되어 가는 추, 

세 

ㆍ 미국은 년대부터 국가주도로 수중환경감시 항만방어1990 (AOSN, Ocean-TUNE), (SEAWEB, 

등 목적 중심으로 수중음파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PLUSNet, ORION) 

ㆍ 유럽은 해양환경 관측을 목적으로 GEOSTAR, ESONET, UAN(Underwater Acoustic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Network), Sunrise 

ㆍ 에서 신규 설립분과로 통합이전 되어 수ISO/IEC JTC1 WG7 SC41 WG3, WG4, WG5 (2017.5)

중음파통신 표준화 추진

ㆍ 북대서양조약기구 는 수중로봇 무인잠수정 수중부표 등 각종 수중장비들의 실시(NATO) ㆍ ㆍ

간 통신 및 상태보고를 위해 표준 프로토콜을 제정함JANUS 

해양통신기술

국내

ㆍ 선박의 서비스를 광대역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이내비E-Navigation 

게이션의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이를 통해 운항중인 선박은 LTE-Maritime (LTE-M) . 

실시간으로 해양안전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원격으로 육상의 안전운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국외

ㆍ 현재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 단체인 에서 해상에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고3GPP

자 초기 연구 을 시작하였으며 년 월에 으로 상정하여 본격(Study item) 2018 6 Working item

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수중사물 인터넷 기술

국내

ㆍ 미래창조과학부는 년 기반 조성과 시장 창출 등을 위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2013 IoT ' '

을 발표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을 확정발표 후 산학연에서 관련 기술, 'IoT '

을 개발 중임

ㆍ 현재 수중사물인터넷에 대한 산업체의 기술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나 국내 통신 사업자를 , 

중심으로 수중음파통신기술과 육상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접목한 수중사물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됨 해상 양식장 모니터링 및 제어( )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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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미국은 년에 년까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 파괴 혁신 기술2008 2025 ‘6 ’

의 하나로 를 선정하여 기존 통신 인프라를 로 확대하는 초연결 인프라 구축에 집중IoT IoT

하고 있으며 는 년 의 추진 액션 플랜을 발표함, EU 2009 IoT

ㆍ 중국은 년 센서네트워크정보센터와 년 사물지능통신센터를 설립하고 년 차 2009 2010 , 2011 12

개년 계획에 를 추가한 사물망 발전규획 을 수립하는 등 에 대한 다양한 5 IoT ‘ 12-5 ’ IoT

정책을 추진함

ㆍ 일본은 년대 초부터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년에는 일 총무성이 2000 IoT , 2013

성장전략 회의 를 발족하고 스마트타운 스마트그리드 원격감시 등을 담은 활‘ICT ’ , , ICT 

용 발전전략을 수립함

ㆍ 수중 사물인터넷 에 대한 개념이 년 최초 제시되었고 유럽은 수중 사물인터넷 (IoUT) 2012 ,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진행 중 서로 다른 수중환경에 대해 동일한 방식SUNRISE (

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를 개발)

ㆍ 해상 실현을 위한 기술 및 해양 주요 서비스를 위한 통합 해양 플랫폼 IoT V2X, M2M IoT 

기술 개발은 현재 초기 단계로써 가시적인 연구 성과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수중무선광통신기술

국내

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조명기반으로 가시광 무선통신기술을 연구개발하였으나 수LED , 

중무선광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한 적은 없음

국외

ㆍ 다양한 광원에 대한 수중채널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권고되는 채널모델은 , 

없음 

ㆍ 수중무선광통신 전송거리 전송속도 개선을 위해 수중 투과력이 좋은 대역에서 기반· Laser

으로 다양한 변조 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담수에서 급 전송, ~ 10 m, ~ 1Gbps

성능을 보고되고 있음

ㆍ 기반의 근거리 수중무선광통신 기술은 일부 상용화됨LED

ㆍ 미국 국방성은 잠수함간 수중통신을 위해 기반 가시광 무선통신을 개발 중LED

ㆍ 사는 두 개 광원 을 갖는 이라는 제품 상용화 Sonardyne (LED, Laser) Bluecomm

ㆍ 를 이용한 은 기술 송수신기에 와 어레이를 LED Bluecomm 200 TDMA/Full Duplex , LED PD 

사용하여 무지향성 빔 패턴을 만들고 의 최대 전송거리 의 전송속도 제, 150m , 1~12.5Mbps

공 

ㆍ 양방향 링크를 위한 두개의 를 사용하는 은 으로 Laser Diode BlueComm 5000 Focused beam

의 최대 전송거리 의 최대 전송속도 제공7m ,  500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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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기술의 한계점 및 해결방안

수중음향 통신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를 통해 중거리 장거리 근거리 수중통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선진외국수준의 기술R&D , , 

력을 확보하였으나 개발기술이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함에 따라 개발기술이 실질적으로 활, 

용되고 있지 못함

ㆍ 낮은 전송속도 수 와 열악한 통신환경은 수중음향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 kbps)

고 있으며 통신 파이프라인감시 등 비싼 제품가격은 수중통신 기술을 범용적으로 사(AUV , ), 

용하지 못하는 장애요소임

ㆍ 기존의 기술개발은 선진외국 기술을 추격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특정목적형 보다 범용목적형으로 개발되어 개발기술을 실제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특정목적에 맞는 기술개발과 최적화 안정화에 대한 투자미흡/

ㆍ 기 수행중인 사업에는 고정형의 기지국과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통

신 커버리지의 한계가 있고 무인 이동체와의 원활한 통신에 문제점이 있음

ㆍ 현재 국내 수중통신 기술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무인 이동체에 탑재하기에

는 저전력화 소형화등 수중로봇을 위한 최적화 되지 않음, 

해결방안

ㆍ 기존의 기술개발 후 기술이전을 통한 특정업체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개방형 플랫폼 표준모델 으로 개발하고 개발결과를 표준화하여 누구나 개발 기술을 사용할 ( )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중통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생태계 포럼 를 조성해야 함( )

ㆍ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장수요 무인잠수정 파이프라인 감시 등 를 충족하는 수중통신사양( , )

중거리 을 벗어나 수중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가형의 공용 시스템을 개발( ) , 

전송거리를 근거리로 전환( )

ㆍ 모든 요구기능과 사양을 만족하는 범용의 기술개발을 탈피하고 특적목적형에 부합되는 기

술 프로토콜 을 개발하여 목적에 맞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체질 변경 서비스 모델( ) ( , 

프로토콜 개발Suite )

ㆍ 수중기지국 통신망에 릴레이 기지국과 이동체에 탑재가 가능한 저전력 소형화된 기지국을 /

활용함으로써 통신 커버리지를 혁신적으로 넓힐 수 있음

ㆍ 목적별 수중로봇에 탑재 가능한 최적화된 수중통신 모뎀을 설계하고 개발함으로써 수중로

봇과의 수중통신이 원활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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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통신 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기존 해상에서 사용하는 통신체계는 음성위주의 아날로그방식이고 용량과 속도의 제약으

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예 선박에서 다양한 형태의 해사안전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며 조난 ( ,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못하는 한계 발생함) 

ㆍ 사업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공공안전망 주파수E-Navigation LTE-M (700MHz) 

대역을 재난안전망 및 철도망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서비스 이외. E-Navi 

의 서비스 예 해양 관측 데이터 및 장비 제어 를 위해 망을 사용 할 수 없음( , ) LTE-M

ㆍ 네트워크는 해양통신 서비스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설계한 네트워크가 아님 따라서 해양LTE . 

에서 네트워크를 그대로 해양통신을 위해 활용 시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LTE 

ㆍ 사물인터넷 은 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전세계적으로 국가적 전략기술로 개(IoT) 4

발되고 있으나 수중으로의 확장은 고려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임 표준 및 서비스 부재(IoUT )

ㆍ 최근 수중사물인터넷 개념이 제시되어 향후 국가별로 기술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IoUT) 

ㆍ 해양은 안정적인 지반 에너지 공급원의 부족으로 실현을 위해서 육상대비 매우 어려, IoT 

운 도전들이 존재

해결방안

ㆍ 육상의 광대역 이동통신 망과의  연동을 위해 현재 육상 이동통신망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 예 을 고려한 해양 통신 기술 및 장비 개발이 요구됨 LTE ( , 800~900MHz)

ㆍ 육상 통신기술은 단체를 중심으로 차세대 필수 서비스 정의 및 이를 지원하기 3Gpp (5G) 

위한 다양한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음 해양 분야 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차세대 무선통신 . 4

서비스를 해양에서도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됨

ㆍ 해양통신 특성 예 가시거리 확보 용이 다차원 해양 채널 존재 을 고려하여 해양통신에 최( , , )

적화된 차세대 해양 광대역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해양 통신 장비 개발이 요구

됨 이를 통해 개발한 광대역 해양통신 기술을 통신 표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3GPP 

ㆍ 열악한 수중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수중사물인터넷 공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육상의 사(IoUT) 

물인터넷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추진

ㆍ 수중통신의 다양성음향통신 광무선통신 자기장통신 등을 고려한 공용 인터페이스 모듈을 개발( , , )

ㆍ 수중사물인터넷 공용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스마트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다(IoUT) 

양한 수중통신 서비스를 지원 

ㆍ 해양 실현을 위한 통신 기술 수중 관측망 연동 지원기술 해양 센서를 고려한 저IoT IoT , , 

전력 광역 전송 기술 등의 개발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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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무선 광통신기술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연구개발 경험 없음

해결방안

ㆍ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선 광통신모뎀기술과 기반 가시광 무선LED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수중에서 광통신 장애요소인 난류 탁도 등 문제 극복을 위해 광 어, 

레이기반의 송신기술 등 기술 개발

수중통신 표준화

국내기술의 한계점

ㆍ 수중통신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실제활용 기술보다 프레임구조 연동 등 미래, 

활용을 고려한 표준화가 추진 표준의 활용실적이 저조( )

해결방안

ㆍ 실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중통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표준을 개발하

여 개발표준이 활발하게 활용토록 추진

ㆍ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수중통신국제표준화 기반에 전 세계적으로 도입(ISO/IEC JTC1) 

기에 있는 수중사물인터넷 기술개발을 접목하여 수중통신 국제표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

록 추진 

세부기술
현재 

기술수준
목표 

기술수준
개발전략

신규개발 기존 기술고도화 국산화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시스템 

개발
해양관측망 해상 

광대역 네트워크 및 
핵심요소 기술 개발
수중사물인터넷

공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초근거리 
수중무선광통신 
시스템 개발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및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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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간 연계성 및 기존 성과 연계활용방안R&D 

전 후방
과제

사전확보기술 핵심과제
본 

핵심과제명
후속연계 활용기술 핵심과제

핵심 
과제명

 해당사항 없음
해양로봇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네트워크 

기술

핵심 
과제명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

율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

심장비 기술
 극한환경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연계대상 
성과물

 해당사항 없음
연계대상 
성과물

 해양 수중 해상 육상 통신 네트워크
 수중사물인터넷 규격 및 표준
 수중무선광통신모뎀

활용방안  해당사항 없음 활용방안

 수중기지국해상부이를 통한 해양로봇 글라이더  
등 통신인프라 및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

 수중사물인터넷 공용 플랫폼 및 수중무선광통
신의 실해역 운용성 검증 자료



해양 
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연계

과제개요 연계대상 성과물 차별성 활용방안

 과제명 분산형 수중관측 제어망 개발
 기간
 내용 수중환경에서 장시간 실시간 관측 및 제어를 
위한 기지국 기반의 수중 관측 제어망 핵심기술 및 
체계 구축연구

 해상부이수중기지국간 기지국용 
통신모뎀

 수중기지국수중노드간 노드용 통
신모뎀

 해상부이 수중기지국 수중노드 네
트워크

 수중기지국 구조물

 차별성 해양 무인광역관측 네트워크 구축 및 실시

간 제어를 위해 해상부이 수중기지국 뿐만 아니라 

무인이동체 포함한 다양한 장비 간 연계 기술개발

실환경의 다양한 운용조건을 고려한 장시간 수중

기지국 인프라 통신운용기술 개발

 활용방안 기 설치된 수중기지국 및 네트워크를 

해양로봇의 실시간 제어감시를 위한 해양통신 기

반 인프라로 활용하고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수

중사물인터넷 을 위한 기초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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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수중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기간
 내용 수중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가능한 수중 광
역 이동통신 네트워크 개발

 근거리 장거리 수중 이동통신 모
뎀

 근거리 장거리 수중 이동통신 네
트워크

 차별성 수중기지국 해상부이와의 초근거리
초고속 수중 광통신기술과 수중사물인터넷
규격을 개발하여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을 
확보

 활용방안 기존 수중 고속 이동하는 해양로봇용 
수중음향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로봇과 자유로
운 해양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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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목표 및 추진내용

항목 년 년 년 년 년

목표

 해양통신 통합 
네트워크 요구
사항 분석 및 
기본설계

 해양통신 통합 
네트워크 시스
템 모듈별 구현

 해양통신 통합 
네트워크 통합
구현 및 성능분
석

 해양통신 네트
워크 성능개선 
및 성능검증 

 이기종 육상 
와의 초연결

을 통한 해양통
신 지능형 서비
스 구현

추진
내용

 릴레이형 이동
형 수중기지국 
모뎀 상세 설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지능형 수
중통신 모뎀 상
세 설계

 해상 통신 네트
워크 기술 요구
사항 분석 및 
네트워크 구조
설계

 수중사물인터넷
공용플

랫폼 상세설계
 지능형 네

트워크 상세설
계 및 성능분석

 수중광무선통신 
상위설계

 릴레이형 이동
형 수중기지국 
모뎀 모듈별 구
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지능형 수
중통신 모뎀 모
듈별 구현

 해안기지국 및 
이기종 해양통신
통합 게이트웨이
모듈 구현

 해양 무선 백홀 
네트워크 기지국
요소기술 개발

 수중사물인터넷
공용플

랫폼 구현
 지능형 네

트워크 프로토
콜 구현

 수중광무선통신 
시제품 기능
구조 상세설계 
구현

 릴레이형 이동
형 수중기지국 
모뎀 통합 구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지능형 수
중통신 모뎀 통
합 구현

 해안기지국 및 
이기종 해양통신
통합 게이트웨이
시작품 제작

 해양통신 환경을
고려한 고용량 
전송 기술 개발 

 수중사물인터넷
공용플

랫폼 성능개선 
연구

 와 연
동 프로토콜 구
현

 수중광무선통신 
시제품 성능시
험 및 보완구현

 릴레이형 이동
형 수중기지국 
모뎀 성능 시험 
및 보완 구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지능형 수
중통신 모뎀 성
능 시험 및 보
완 구현

 해양 무선 네트
워크 해안 기지
국 개발

 해안 기지국 전
송거리 확장을 
위한 해상 중계 
기지국 시작품

 공용 플랫
폼과 프로토콜 

이용한 
데모 시스템 구
축 및 성능시험

 수중광무선통신 
데모시스템 구
축 및 성능시험

 릴레이형 이동
형 수중기지국 
모뎀 데모시스
템 기반 성능 
시험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지능형 수
중통신 모뎀 데
모시스템 기반 
성능 시험

 해안 기지국 전
송거리 확장을 
위한 해상 중계  
기지국 요소기
술 개발

 해상 해안기지
국 통합 실해역 
시험검증

 공용 플랫
폼과 프로토콜 

이용한 
데모 시스템 구
축 및 성능시험

 수중광무선통신 
데모시스템 구
축 및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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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세부기술의 구성 및 연도별 목표

세부기술 명
기술개발
성과물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성과 
지표

연도별 목표

년 년 년 년 년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시스템 개발

릴레이 수중기지국
커버리지 
확대

상세
설계

구현 자체 
검증

데모 
실증

저전력 소형 이동형 
수중기지국

커버리지 
상세
설계

구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수중통신 

모뎀

접속 
프로토콜

상세
설계

구현 종
종 

데모

해상 광대역 네트워크

전송범위

시작품
실증 
데모

전송속도

최소 
오류율

수중사물인터넷
공용 플랫폼

플랫폼 
모델

기술분석
보고서

기본 
설계서

상세 
설계서

용 
플랫폼 

용 
시스템 
구축 및 
실증

포럼구성

지능형 서비스 
프로토콜 

프로토콜 
개발종류

종 
설계

종 
구현

종
데모 
구축

수중사물인터넷 국내외 
표준

국내외활
동건수

건 건 건 건 건

표준제정
개정등

건 건 건 건 건

초근거리 수중무선광통신 
시스템 개발

초근거리 수중무선광통신 
방식 구조

방식 및 
구조

중 
방식 구
조 연구

수중무선
광통신 
모뎀

전송속
도 설계 제작

전송거리
설계 제작 환경시

험

종 
구축

표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기술의 세부과제 및 단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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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별 연도별 추진계획

세부기술명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시스템 개발: 

연도 추진계획

년

 릴레이 수중기지국 물리계층 절차 및 구조 상세 설계
 릴레이 수중기지국 네트워크 절차 및 메시지 상세 설계
 이동형 소형 기지국 물리계층 절차 및 구조 상세 설계
 이동형 소형 기지국 네트워크 절차 및 메시지 상세 설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수중통신 모뎀 상세 설계
 해양 통신 모델 정립 및 서비스 시나리오 분석
 표준 기술 동향 분석
 해양 광역 관측망 핵심 서비스 시스템 요구사항 연구
 해양 통합 관측 네트워크 구조 설계
 수중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초연구

년

 릴레이 수중기지국 물리계층 모듈별 구현
 릴레이 수중기지국 네트워크 모듈별 구현
 이동형 소형 기지국 물리계층 모듈별 구현
 이동형 소형 기지국 네트워크 모듈별 구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수중통신 모뎀 모듈별 구현
 해양통신 링크 설정을 위한 물리계층 프로토콜 연구
 해양 모델을 반영한 통합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및 분석
 해양 무선 네트워크 해안 기지국 회로 개발
 해양 무선 백홀 네트워크 기지국 요소기술 기술 연구
 해양 통신 환경을 고려한 장거리 전송 기술 개발
 다차원 광역 해양 관측자료 전송을 위한 이기종 해양통신 통합 게이트웨이 설계 및 시작품 제작 
 수중사물인터넷 플랫폼 기본설계
 이종 네트워크를 고려한 지능형 네트워크 기본설계

년

 릴레이 수중기지국 통합 구현
 이동형 소형 기지국 통합 구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수중통신 모뎀 통합 구현
 해양 무선 네트워크 해안 기지국 및 아날로그 회로 개발
 해양 통신 환경을 고려한 고용량 전송 기술 개발
 해양 광대역 통신을 위한 협력 통신 기술 및 간섭 제어 기술 연구
 수중사물인터넷 플랫폼 상세 설계
 이종 네트워크를 고려한 지능형 네트워크 상세 설계

년

 릴레이 수중기지국 자체 성능 검증 및 보완 구현
 이동형 소형 기지국 자체 성능 검증 및 보완 구현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수중통신 모뎀 자체 성능 검증 및 보완 구현
 해양 무선 네트워크 해안 기지국 안테나 시작품 및 플랫폼 개발
 해안 기지국 전송거리 확장을 위한 해상 중계 기지국 시작품 개발
 이기종 해양통신 통합 게이트웨이 기반 해양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구현
 이종 네트워크를 고려한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년

 릴레이 수중기지국 연동 검증 시험 및 데모
 이동형 소형 기지국 연동 검증 시험 및 데모
 이기종망 접속 가능한 저전력 소형 수중통신 모뎀 연동 검증 시험 및 데모
 해안 기지국 전송거리 확장을 위한 해상 중계 기지국 요소기술 구현 

딥러닝 기반 무인 중계기 최적화 기법 알고리즘 구현
이기종 해양 전송 알고리즘 구현 

 구조 관측을 위한 기능 지원 통신기술 개발 
 실해역 검증 테스트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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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명 초근거리 수중 광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연도 추진계획

년

 수중무선광통신  요구사항 도출
 수중무선광통신 방식 구조 안 연구
 국내 환경용 수중무선광통신 채널모델 선정 및 성능분석 시뮬레이터 설계 구현
 수중무선광통신 실내시험환경 설계 구축

년
 수중무선광통신방식 구조 안 평가를 통한 방안 선정
 선정된 방식 구조에 대한 상위설계
 수중무선광통신 실내시험 환경 보완

년
 수중무선광통신 방식 구조 고도화 및 최적화 연구
 수중무선광통신 차 시제품 기능 구조 상세 설계구현
 수중무선광통신 장치 적용 시나리오 연구

년
 수중무선광통신 차 시제품 개발 및 실내시험
 차 시제품 기능 구조 보완 설계 및 구현
 수중무선광통신 장치의 적용에 따른 기능 설계 구현

년
 수중무선광통신  데모시스템 구축 및 성능시험
 수중무선광통신 장치의 적용 시험

소요예산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고

민가

합계

표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소요예산



- 317 -

장비구입내역

단위 백만원

구입장비 년 년 년 년 년 합계

벡터 송수신기
베이스밴드 발생기 
및 채널 에뮬레이터

네트워크 
분석기

해상 부이
해상 드론

해양데이터 서버 
구축

서버 시스템
시험용 수중음향모뎀

합계

활용방안 및 활용사례

활용방안

릴레이 수중기지국 이동형 수중기지국 개발을 통하여 수중무선통신 거리의 제약을 , 

혁신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역 전체를 수중통신망 구축이 가능해짐

ㆍ 이를 통해 수중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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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분야

ㆍ 해류 파고 조위 등 다양한 해양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통해 선박 안전 운항에 활용, , 

ㆍ 조석전선 발생지역 파악을 통한 해무 조기 경보 

ㆍ 쓰나미 해저 지진 조기 경보 해수욕장 이안류 발생 지역 경보, , 

ㆍ 해양 선박 사고시의 임시 통신망으로 활용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연구 분야

ㆍ 다양한 수중 환경 수온 조류 염도 용존산소량 파고 파랑 등 모니터링 ( , , , PH, , , ) 

ㆍ 해양 예측 예보 및 해양 기상정보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

ㆍ 국제 공동 해양과학 연구 참여

수산자원 보호 분야

ㆍ 단기 연근해 수온 및 환경 정보 등을 이용한 어항 정보 제 : 

ㆍ 장기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및 환경 정보를 통한 어종 변화에 대한 예측 및 관리 방안 : 

수립

ㆍ 수산 먹거리 안전을 위한 방사능 패류 독소 등의 정보 실시간 감시, 

ㆍ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조 담수화 서해 및 동해 저층 냉수대 실시간 감시, , 

해양 탐사 및 플랜트 분야

ㆍ 해저 자원탐사용 간 통신에 활용AUV 

ㆍ 복수 개의 수중로봇의 통합 제어 및 관리 통신망으로 활용AUV, 

ㆍ 심해 석유 탐사용 해양 플랜트 파이프 누출 무선 감시망으로 활용

ㆍ CO2 지중 저장 시스템의 누출 모니터링 통신망으로 활용 

국방 분야

ㆍ 항만 방어용 통신망

ㆍ 연근해 방어 수중 통신망

ㆍ 잠수함간 통신 잠수함 해상부이 선박 간 통신, - /

ㆍ 수중에서 잠수함 부이없이 저전력으로 수중기지국과의 기밀통신

수중사물인터넷 공용 플랫폼은 표준을 통해 공개하여 개발된 수중통신 기술을 (IoUT) 

누구나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사물인터넷 기술의 연구개발 규격 인증, , , , 

피드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중통신 생태계 포럼 그룹 를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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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목적에 맞도록 특화되어 개발되는 지능형 네트워크 프로토콜 는 공용 IoUT Suite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정목적 해양환경 감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수중 인터넷 ( , , 

등 에 맞게 선택하여 구현될 수 있음에 따라 다양한 수중통신 서비스 제공 솔루션으)

로 활용

차세대 해양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국제표준 기반 해양 육상 호환 네트워크 구축을 -

통한 장기간의 상시운용이 가능한 해양 무인 관측망으로 활용

해양 및 해양 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기반 네트워크 구축IoT 4

활용사례

 아일랜드 스마트베이 아일랜드의 스마트베이는 수중의 다양한 센서와 장비의 테스( ) 

트 및 검증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용 해역으로써 이 지역에는 수중케이블 수중음향, 

통신 장비 등이 구축되어 활용됨

ㆍ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센서 및 장비를 해저케이블 및 통신을 통해 수집Acoustic 

ㆍ 부이에 장착된 환경 기상 센서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지상통신망을 활용하여 스마트/

ㆍ 스마트베이 포털에 저장 및 소프트웨어가 분석

ㆍ 파력에너지 장비와의 통신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제어

그림 아일랜드 스마트베이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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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SUNRISE Project

ㆍ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을 주관으로 다수의 대학 기업체 연구소와 의 지원을 받아 수, , EU

중 이기종망을 육상으로 연계하여 통합 운용을 통해 수중 사물인터넷을 지원하기 위한 프

로젝트 진행

중국 수중 만리장성, Underwater Grate Wall Project ( )

ㆍ 중국에서 년 말경 수중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년까지 종합 해양 관측 네2016 2020

트워크를 구축 할 것이라고 발표

NATO, JANUS Project

ㆍ 산하 NATO STO CMRE(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Centre for Maritime –

에서 개발한 수중통신 기술을 회원국들이 수중통신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NATO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합의

ㆍ 수중에서 활동하는 로봇 잠수정 부표 등 각종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중앙관제센, , 

터에 상태 보고를 위한 목적이며 수중 사물인터넷 시장을 위해 국제 표준화를 하려는 움

직임을 보임

캐나다, Ocean Networks Canada

ㆍ 의 북동 태평양의 캐나다 주의 북극 관측소Salish sea VENUS, NEPTUNE, Nunavut , Fundy 

만의 관측소 등에 해류 수온 염도FORCE(Fundy ocean research center for energy) , , , CO2 

감지 지진 감지 등의 센서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원격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를 이용한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IoUT Fish Farm (Ref. overview of I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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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중무선광통신 활용사례

그림 해양 광대역 관측 통신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유럽연합에서는 년부터 특정응용 목적의 다양한 수중통신망을 통합하여 육상망과 2013

연계시키기 위한 목적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음SUNRISE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기지국 기반의 수중통합망을 개발

함으써 기술추월 및 선도가 가능함

기존 수중 무선 음향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단순한 데이터 수집 기능 서비스에서 벗어

나 수중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육상 수중 서비스 간의 이 가능하게 되어 , - Mas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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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융복합 서비스창출이 가능함 

해양통신 국제 표준기술 선도 및 선점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해, 

양 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가능4

정책적 기대효과

 에서는 의 북동 태평양의 OCEAN NETWORKS CANADA (ONC) Salish sea VENUS, 

캐나다 주의 북극 관측소 만의 NEPTUNE, Nunavut , Fundy FORCE(Fundy ocean 

관측소 등에 해류 수온 염도 감지 지진 감지 등research center for energy) , , , CO2 , 

의 센서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원격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

고 있음

개발된 수중 근거리 고속 통신 기술과 수중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적조 등과 같

이 어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해양 환경 정보에 대한 대어민 정책 수립 가능하고 어, 

족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미래 수산식량 정책 수립 가능하며 쓰나미 지진 , , 

발생 초기 징후 등 자연 재해 예측 가능함

다양한 수중사물인터넷 기반 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해상 안전망 구축 등의 공공망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차세대 국제 표준기술 기반 해양 분야 차 산업혁명 실현 정책 수립 가능4

경제적 기대효과

해양수산 분야에 필요한 핵심 장비 통신 시스템 및 표준 통신 프로토콜 개발을 ICT , 

통한 해양 수산 분야의 저변 확대 가능

미개발 영역인 수중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선행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관

련 시장 주도하고 수중사물인터넷 분야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분야 창출, 

개발된 수중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차 서비스들을 파생시키고 수중 서비스2 , 

의 다양화 전략을 통해 관련 사업화 및 시장을 활성화시킴

해양에서 육상과 대등한 수준의 정보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

으며 광대역 통신을 활용한 해양 신산업 분야로 시장 확대 기대, IoT 

해양 사물인터넷 무인이동체 분야 등 표준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통한 시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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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업추진 체계

제 절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 주체간 역할

사업 추진체계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첨단 기ICT ICT 

술을 활용한 해양개발강국 실현에 필요한 지능형 해양관리 장비개발을 전략적으로 발

굴지원하고 기술개발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 기획 평가 관리체계

를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임

그림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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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로봇 관련 국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후반부부터 기업이 참여하도록 함

기술개발 초기인 년부터 년까지는 기술개발역량을 갖춘 연구소 대학을 중심2020 2022 , 

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년부터 년까지는 해양로봇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2023 2024 , 

대학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수행 주체간 역할분담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의 수립 중장기 목표설정 예산계획 수립 정책과의 연계 및 정책적 수요 정보 제공, , , 

기술개발사업 관련 정책연계

사업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

해양장비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 수단 도출시행‧

전문관리기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계획 수립 기술개발과제 발굴 평가 및 관리 추적평가 성과관, , , 

리 및 성과확산 사업화 지원 등

기존 개 위원회 개 협의체 개 평가단을 활용 사업운영 관리강화2 , 1 , 2

 도출위원회(RFP ) 연도별 신규 기획사업 작성 RFP

 추적평가위원회( ) 개발 결과활용 실태 추적조사 및 평가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 기술개발의 수요를 제기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용성 제고 

를 위한 협의 실시

 과제평가단( ) 과제선정평가 관련 전문심의 ‧

 제재조치 평가단( ) 이의신청기술료 분쟁심의 및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가칭 해양로봇 융합기술운영위원회( ) /ICT

구성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로봇 융합 기술 관련 산 학 연 전문( )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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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구성

 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장( ) 

 위원 산하기관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 ‧ ‧

기능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기술개발 결과물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방향 검토 및 제시

기술개발 결과물의 현장적용에 필요한 연계방안 제시

세부기술별 유사중복과제 검토 조정·

기술개발성과 활용성 제고 관련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내용 및 방향에 대한 조정 의견 

제시 등

연구기관

과제별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수행

기술개발 결과 보고 및 성과 활용

참여기업

기술개발 민간 매칭펀드 부담 및 기술개발 참여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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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사업 및 성과 관리방안

사업 관리방안

연구개발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비용의 증가와 함께 첨단기술일수록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커지고 있어 R&D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

특히 기술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항상 새로운 환경변화와 기술수

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와 전문관리기관을 

통해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운영

구분 항목

환경 및 수요

 해양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 중에서 그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이슈는 없는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정책 변화는 없는가

 해양의 국내 외 수요 상황에 큰 변화는 없는가

연구개발 동향
 해양로봇 및 해양통신분야에서 최근 발표된 중요한 연구개발 성과는 무엇인가

 주요 선진국 연구기관에서의 최근 중요한 연구방향의 변화는 없는가

사업 목표

 당초 계획된 사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최근 환경변화 및 연구개발 동향 변화에 따라 사업 목표의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사업 수행

 당초 계획된 사업 진도가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수행되는 연구방법이 적절한가

 사업 목표와 진도에 따라 연구자원이 적절하게 배분 혹은 집행되고 있는가

사업 성과
 당초 계획된 연구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가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추진 계획

 향후 사업 추진일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추진일정의 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과제는 없는가

 향후 추진 계획에서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표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 항목



- 327 -

최소 성과목표제 도입을 통한 성과 향상 유도

공고 단계에서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소성과 목표제 를 실시하여 목표의식 “ ”

고취 기술검증 및 실용적 성과 향상 유도, 

최소성과 목표 란 연구기한 내 달성해야 할 과제별 최소 목표로서 사업시작 단계에서 ‘ ’

전문기관이 에 제시RFP

최종평가 뿐만 아니라 연차평가에서도 설정된 최소성과 목표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 ’

최소성과 목표 달성이 미진한 경우 과제중단 등의 제재 가능‘ ’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성과평가 및 세부 추진방향 보완

사업의 년차가 마무리되는 년 단계기획을 실시하여 그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3 2022

투자 미진 분야를 점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보완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그간의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합하고 대응하는 사업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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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관리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과제 관리R&D

중장기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
행계획 수립

신규사업 공고
 해양수산부 

세부추진계획 확정 공고·

연구개발과제 신청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평가 선정
 전문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 협동연구기관·

주관 협동연구기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진도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실시

중간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차실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 여부 결정

최종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최종보고서 등 최종 실적에 대한 평가

성과활용
추적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관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납부 등
전문기관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추적평가

그림 사업의 과제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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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추진계획의 타당, , 

성 구체성 및 기술의 우수성 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를 시행하여 목적지향, 

형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함R&D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해양수산 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 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창
의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타당성

 와의 적합성

 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연구개발추진전략체
계 및 연구수행 방법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 투자 및 파급효과 등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연구장비 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연구개발비 계상 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합계

표 선정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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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운영규정 제 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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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관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조 진도관리 와 관련하여 사업단을 통해 사업수행36 ( )

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마일스톤에 입각하여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 관리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마일스톤의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 및 평가하고 프로젝트의 성과 

및 진척도를 판단

과제 진척도 및 성과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전주기적 온라인 연구실적성과정보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운용, 

진도보고서 제출 요청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

진도보고서 제출
필요시 연구성과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
진도보고서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전문기관

▶
현장점검 실시 알림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
현장점검 실시

전문기관
▶

현장점검 결과 알림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그림 진도관리 프로세스

연차평가

연차평가는 각 세부사업 및 세세부사업내 개별 과제 대상으로 매 사업연도 종료시 실시

각 컨소시엄 및 총괄주관기관 핵심과제 주관기관은 연차평가를 위해 연차보고서를 작, 

성하여 제출

컨소시엄 총괄보고서는 총괄주관기관이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

핵심과제 주관기관은 각 개별과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총괄주관기관은 각 핵심과제의 연차보고서를 취합하여 제출

주관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점검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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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조기완료 로 성과 구분“ ”, “ ”

상대평가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등급과제 집중관리 조치

평가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평가

ㆍ 당해년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평가

ㆍ 차년도 연구개발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ㆍ 연구개발과제의 의견 사항

연차실적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 개월 전 연차실적계획서 등 중간평가 
관련 서류 제출

평가단 구성
전문기관

인으로 구성하되 산 학 연 분배 이해관계자 배제

중간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에 의한 평가
필요 시 서면으로 진행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에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지원중단으로 분류

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일 이내 신청

수정 보완 연차 
단계 실적계획서
접수 및 검토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중간평가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신규과제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검토

정보입력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에 해당연차 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등록 후 승인요청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그림 중간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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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사업단은 개별 프로젝트들의 종료시점에 최종보고서 점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과제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 실시

주요 판단기준은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프로젝트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사업화 가능

성 기술개발비 집행의 적정성 등, 

최종평가 결과는 성공과제 또는 실패과제 성실 불성실 로 구분“ ” “ ( , )”

최종평가 결과 점 만점을 기준으로 배점 평가를 실시하여 점 이상 과제는 성100 60 “

공과제 점 이하 과제는 실패과제 로 구분함 ”, 60 “ ”

실패과제는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술개발은 성실히 수, 

행 한 경우 성실실패 로 판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불성실실패 로 구분함“ ” , “ ” .

성실수행과제는 제재를 면제하되 불성실수행과제는 연구 수행상황 및 실적 등을 고, 

려하여 제재 차등화

 평가지표 연구개발결과 평가검토의견( )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은 협약종료 후 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평가단 구성

전문기관

　 인으로 구성하되 산 학 연 분배 이해관계자 배제
　

　
공개발표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에 의한 평가 필요 시 서면으로 진행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에 평가결과 통보 평가점수에 따라 성공과제
실패과제 로 분류

실패과제는 수행실태점검을 통해 성실 불성실 여부 판단

　
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일 이내 신청

　 수정 보완된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수정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
　

　

성과활용 및 환류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등 산업적 활용 홍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정과제 기획 등에 환류 

그림 최종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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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평가

추적평가 방안

본 사업의 추적평가 체계 및 조사내용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조 연38 (

구개발결과의 평가 에 의거하여 과제종료 후 년 이내에 실시함) 3

연구성과의 사업화 여건 분석 및 적시 환류를 통한 투자 효율성 및 정책 실효R&D 

성 제고를 위해 추적평가 실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추적평가 실시 알림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추적평가 실시
전문기관

외부전문가
연구기관

추적평가 결과 알림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매년 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그림 추적평가 절차

추진절차 단계 사전분석 현장조사 최종평가: 3 ( )

사전분석

ㆍ 정량분석 결과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과제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 산업화 공공분야 특( /

성을 반영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평가)

ㆍ 사전분석 결과는 현장조사 대상과제 도출을 위함과 동시에 최종 평가 시 활용

현장조사 

ㆍ 해양수산 전문가를 동반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 성과의 추세 활용현R&D R&D ·

황애로사항 등을 파악‧

ㆍ 현장조사 수행을 위하여 과제 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또는 유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 ) 

있는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인터뷰 실시

최종평가

ㆍ 사전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를 배

점하여 등급을 확정

추적평가 결과 활용

성과 활용확산의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미흡요인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

해양 성과확산을 위한 과제기획 선정모니터링 방안 등 프로세스 전반에 R&D ·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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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환류체계 구축방안 수립에 활용

평가방법 전문가에 의한 현장중심의 정성평가 및 연구종료이후 성과활용 미흡요인분: 

석과 정량적인 성과활용 결과 데이터를 종합하여 우수과제를 발굴

업무효율화 매년 수행하는 성과분석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실시: 

환류체계 우수과제 발굴 및 성과활용 미흡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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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리방안

사업목적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연계를 통해 목표중심 성과관리 체제를 강화- - -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전략목표별로 성과 ,ICT

목표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지표를 도출하여 관리

성과지표 안( )

성과지표명
단위

년 년 년 년 년

발전 시스템 시간당 전력 생산량 태양광
풍력
파력

운용시간 개월

부이 최적배열 거리

운용시간 시간

운용수심

다중 로봇 운용 대

진회수 시간 시간

수중글라이더 선단 구축 및 검증 건수

수중글라이더 선단 동시 운용 장비 종

수중로봇 내부 조사 성공률

수중로봇 극복 유속

어장 내 어류 개체수 및 생체 분석 
정확도

해양로봇 극복 탁도

저전력 소형 이동형 수중기지국 
커버리지

해상 광대역 네트워크 전송범위

해상 광대역 네트워크 전송속도

표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 안

각 단계별로 성과목표별 달성도를 점검하고 달성도가 미흡한 경우 원인분석을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후속단계 사업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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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과정 성과관리 체계 구축 운영(Life-cycle)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별 과제유형별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적용/

사업목표 달성 관점에서 관리 필요가 있는 공통 성과와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는 성과

지표를 구분하여 관리

성과관리 프로세스 효율화

성과관리 프로세스는 성과자료 수집 성과자료 관리 성과자료 활용의 단계로 구성됨, , 3

ㆍ 성과자료 수집( ) 기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들에게서 받은 자료를 입력 

하는 단계

ㆍ 성과자료 관리( ) 조사분석평가 연차평가 성과분석 등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 , , ․ ․

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이들 과제의 성과를 저장하는 단계

ㆍ 성과자료 활용( ) 조사대상 과제의 분석을 통해 과제 관리에 있어서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단계

성과정보 수집체계 강화

ㆍ 성과정보 수집을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연구성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필요

ㆍ 소속기관 내부 평가절차에서 활용된 연구자의 성과정보를 연구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방안 등 수집체계 강화 필요

체계적 성과관리 및 성과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 주체는 한국해양수산과

학기술진흥원에서 전담하되 성과분석의 객관성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성과분석사업기관, ·

을 적극 활용

성과분석사업기관은 성과 측정 조사 성과 원자료 구축 성과 원자료 확인 등을 · , DB , 

담당

ㆍ 과제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성과자료를 기초로 양적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

ㆍ 질적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설문 등 관련 업무도 수행

성과분석사업기관은 확인된 성과 원자료를 활용하여 성과검증 분석 업무를 수행·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성과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지원유지 여부 결정이나 

예산조정 반영 등 사업 운영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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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과관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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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성과 활용방안

정책연계방안

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활용 제고

정책제도 혁신에 필요한 공공기술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현존잠재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 ․

시스템 구축

해양 관련 규제유인지원수단에 적용하여 해양 관련 정책의 시행 효과 및 사회적 파․ ․

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

ㆍ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수부 소관 정책에서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인 

보완이 가능하도록 연계성 확보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정책 연계 강화

ㆍ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기상청 지자체 등 잠재적 기술 , , , , 

활용 주체인 주요 정부공공기관 기업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개발기술의 활용 관련 , ․

정책연계 방향 등을 제시

사업화 연계방안

우수기술에 대하여는 확보된 성과의 사업화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지원 추진

대학 연구소 연구단 등 참여기업이 없는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창출한 특허를 대상, , 

으로 해당 특허의 기술적 우수성과 권리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유망기술 발굴 및 마케

팅 지원 강화

기술개발 산업육성 연계지원 시스템 신설 활용-

동 사업으로 개발된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술로드쇼 참가지원 등 기술홍보, 

시장개척단 파견 등 기술수요처와 네트워크 구축 사업화자금 소개 진출대상 해외시, , 

장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시스템을 신설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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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업화 및 상용화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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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제 절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소요예산

가 총 소요예산 및 연도별 소요예산. 

총 억원 국고 억원 민간 억원1,821 ( 1,625 , 196 )

 년 억원 국고 억원2020 : 326 ( 326 )

 년 억원 국고 억원2021 : 369 ( 369 )

 년 억원 국고 억원 민간 억원2022 : 367 ( 346 , 21 )

 년 억원 국고 억원 민간 억원2023 : 375 ( 295 , 80 )

 년 억원 국고 억원 민간 억원2024 : 382 ( 287 , 95 )

단위 백만원

핵심과제 재원 년 년 년 년 년 합계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국비

민간

합계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국비

민간

합계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국비

민간

합계

표 사업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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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그림 연도별 소요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핵심과제 재원 년 년 년 년 년 합계

극한환경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국비

민간

합계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

국비

민간

합계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국비

민간

합계

합계

국비

민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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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심과제별 예산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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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산출내역

총 예산 인건비 억원 직접비 억원 간접비 억원: 446 , 1,010 , 364

 년 인건비 억원 직접비 억원 간접비 억원2020 : 79 , 182 , 65

 년 인건비 억원 직접비 억원 간접비 억원2021 : 87 , 208 , 74

 년 인건비 억원 직접비 억원 간접비 억원2022 : 90 , 203 , 73

 년 인건비 억원 직접비 억원 간접비 억원2023 : 91 , 210 , 75

 년 인건비 억원 직접비 억원 간접비 억원2024 : 99 , 207 , 77

단위 백만원

비목 년 년 년 년 년 합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표 비목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그림 연도별 비목별 소요예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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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간접비 계상 기준 및 근거

간접비 계상기준

 인건비 직접비 의 일괄 적용

간접비 계상근거

 최근 개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에 고시된 각 기관의 평균 간접비 

추이를 참고하여 계상함

 년 이후 평균 간접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년 기준 간접비

인 보다 다소 높은 를 일률적으로 적용함

최근 개년간 고시된 평균 간접비 추이

참고 인건비 계상 기준 및 근거

인건비 계상기준

 투입인력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연임금 원

원 원 적용

인건비 계상근거

 회계예규 기획재정부 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제 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 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 조 인건비 의 별표 에서 정한 연구요원 급료의 기준단가에 

따름

등  급 월임금 원 연임금 원

책임연구원 3,169,323

연구원 2,430,194

연구보조원 월 1,624,503

비고 참여율 개월 기준 참여율 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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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조달방안

국고 규모

본 사업의 국고 소요액은 억원이며 전액 해양수산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임1,608 , R&D

해양수산부 과거 예상 증가율R&D

단위 억원

연도 연평균 증가율

예산

표 해양수산부 지난 년간 예산운용추이

해양수산부 향후 예산 전망R&D

년 년까지 해양수산 연평균 증가율인 를 적용함2016 ~2018 R&D 3.6%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증가율

총 예산

신규
가용
재원

총 예산의 
전년도 
증가분

해양장비개
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분

합계
본 사업
차약

표 향후 해양수산부 예산운용 전망

연평균 증가율 를 적용한 년 년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조 천 억3.6% 2020 ~2024 R&D 5 3 667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총 신규 가용재원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증가하여 년 합2020 229 2024 575 20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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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2,528

해양수산부 총예산의 전년대비 증가분은 년 억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R&D 2024 225

하여 년 년 합계는 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2020 ~2024 1,128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분은 과거 사업의 예산편성 평균값을 기입

년 년 기간 중에 신규가용재원 억원 과 본 사업의 소요예산 억원 의 2020 ~2024 (2,528 ) (1,608 )

차액은 총 억원으로 본 사업의 국고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920

민간부담금 개상 기준

해양수산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해양수산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민간재원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음

본 사업에서 민간부담금은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사업비의 로 일률 적용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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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소요인력 및 확보방안

소요인력

가 인력 투입 계획. 

사업기간 년 동안 총 명 투입 연평균 명(2020~2024 ) 830 ( 159 )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173 , 305 , 352 34)

단위 명

핵심과제
투입인력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합계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극한환경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개발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사업 합계

표 인력 투입 계획

34)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은 회계예규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의 연구인력 구분 기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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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입인력 산출 근거. 

산출한 소요예산에 따라 소요되는 투입인력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 , 

분하고 각각 연임금 원 원 원 적용, 76,060,000 , 58,320,000 , 38,902,000

회계예규 기획재정부 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제 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2 ( ) 

제 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 조 인건비 의 별표 에서 정한 연구요원 급료의 기4 ( ) 26 ( ) [ 5]

준단가에 따름

등  급 월임금 원 연임금 원 자격요건

책임연구원
용역수행 지휘 감독 및 결론 도출 역할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비고
참여율 
개월 기준

참여율 
개월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개정 회계예규 전문

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요원 급료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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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별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명 백만원

 참여인력의 참여율 로 가정 간접비는 인건비 직접비 의 로 일괄 적용

핵심과제 명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비목 년 년 년 년 년 합계

인건비

책임 
연구원 금액

연구원
금액

연구 
보조원 금액
인건비  
소계 금액
직접비

간접비
합계

핵심과제 명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비목 년 년 년 년 년 합계

인건비

책임 
연구원 금액

연구원
금액

연구 
보조원 금액
인건비  
소계 금액
직접비

간접비

합계

핵심과제 명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비목 년 년 년 년 년 합계

인건비

책임 
연구원 금액

연구원
금액

연구보조
원 금액

인건비  
소계 금액
직접비

간접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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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명 극한환경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비목 년 년 년 년 년 합계

인건비

책임 
연구원 금액

연구원
금액

연구 
보조원 금액
인건비 
소계 금액
직접비

간접비
합계

핵심과제 명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개발
비목 년 년 년 년 년 합계

인건비

책임 
연구원 금액

연구원
금액

연구보조
원 금액

인건비  
소계 금액
직접비

간접비
합계

핵심과제 명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비목 년 년 년 년 년 합계

인건비

책임 
연구원 금액

연구원
금액

연구 
보조원 금액
인건비  
소계 금액
직접비

간접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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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업 타당성 분석

제 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개요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존 사업, , 

과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분석주안점 분석분야 분석항목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사업 기획과정의 적절성

기획 참여 전문가 집단 구성의 적절성

기술수요조사의 적절성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문제 이슈의 적절성

목표 설정의 적절성

사업목표와 이슈 문제와의 연계성

사업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간 연계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술확보 성공가능성

연구인력 확보 가능성

연구장비 확보 가능성

기술수준 달성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수준의 중복성 검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의 적절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결과

과제수준의 중복성 검토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의 적절성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

표 기술적 타당성 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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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가 사업 기획과정의 적절성. 

 본 사업은 외부 기획전문기관에 의한 연구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광범위한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수요조사 및 본 사업 결과물의 잠재적 

수요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기획됨

기획 참여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기획연구 추진( ) 외부 전문기관에 기획연구 의뢰 

수행기관 기술과가치: ㈜

기획위원회의 구성 체계 및 역할( ) 산 학 연 전문가 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운 38

영하여 기획의 전문성 객관성 제고

총괄기획위원장 명1 , 해양로봇분야 명 수중통신분야 명 융합관측분야 명 13 , 11 , 14

 기획위원회의 역할( )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개 기술분과위원장으로 구성 , 3

ㆍ 자문 사업철학 사업목표 추진전략 사업운영방안 등 사업기획의 전반에 대한 자문( ) , , , 

ㆍ 조정 사업의 비전목표 등 상위체계와 기술분과별 내역사업 대과제 중과제 기획 내용의 ( ) , , ‧

부합성 검토 및 기획 수준 조정 분과간 균형기획 측면의 조정, 

ㆍ 기타 산학연 전문가 발굴 및 기획위원 추천( ) ‧ ‧

 개 기술분과위원회의 역할(3 ) 기술분과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

ㆍ 기술기획 분과별 기술체계도 수립 내역사업 및 대과제 중과제 기술기획( ) , , 

ㆍ 조정 각 분과위원의 기획 내용 검토조정 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분과의 기획( ) , ‧

내용 설명 및 조정

 기획위원회의 인적 구성( ) 학계 명 산업계 명 연구계 명 33%(13 ), 21%(8 ), 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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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조사의 적절성

차 기술수요조사1

조사대상자 해양장비 수중통신 관측 산학연 전문가 여명: , , 200‧ ‧

ㆍ 전담기관 전문가 협동연구기관 전문가 그룹에서 중복을 배제하고 기술개발자 중심으DB, 

로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기간 년 월 일 월 일: 2017 7 11 ~ 7 18

조사방식 설문조사 방식: 

조사내용 해양장비관련 국내 기술수준 해양로봇 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 , ·ICT

자 분야 관련 이슈 및 문제점 해양로봇 융합 관련 기술수요, , ·ICT

조사결과 명이 회신하였으며 최종 건의 기술수요 도출: 61 , 65

ㆍ 제출된 개 기술은 기술수요자 중심의 차 수요조사 결과 취합분석하여 핵심기술 도출에 활용65 2 ‧

차 기술수요조사2

조사대상자 : 해양장비관련 해양수산 연구책임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해양수산R&D , (

관리기관 해양수산부 잠재적 기술수요자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R&D ), , ( , , 

등 여명 ) 2,000

조사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2017 12 22 ~ 2018 1 4

조사방식 웹 설문방식 웹설문: (Google )

조사내용 : 해양로봇장비 국내 기술수준 해양 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 이슈 및 문, · ·‧

제점, 요구되는 해양 데이터 해양 데이터의 정책 활용도 해양로봇 융합 관련 기술수요, , ·ICT

수요조사 결과 반영

 차 기술에 수요를 종합하여 공통된 개 기술을 도출하였고 세부기술 구성에 대한 1,2 36

의견 및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기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업체계 구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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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개 기술에 대해 기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36

종 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으며 개 핵심기술에 대해 기획위원과 관련 전문가를 14 , 14

대상으로 기술개발 우선순위 도출

 평가기간 년 월 일 월 일( ) 2018 2 2 ~ 2 6

 평가기준 기술의 파급성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의 혁신성( ) , ,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의 파급성

국내 해역 및 산업 적용가능성

수출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의 시급성

기후변화 피해대응 역량강화 효과

해양관측자료 신뢰성 향상 효과

국민안전성 확보효과

기술의 혁신성

해양과학기술수준 향상효과

해양과학기술인력 양성효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표 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그림 핵심기술 우선순위 평가 결과

핵심기술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체계 사업구성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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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회 정책 기술 산업동향으로부터 사업의 핵심이슈와 대응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각 내역사업

별로 이슈를 분화시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와 연계하여 내역사업의 목표를 설정함

 사업의 비전은 상위계획 및 관련법 상의 환경부의 책무로부터 설정하였으며 성과목표는 비전

과의 부합성을 고려하고 내역사업의 성과물을 기반으로 설정함

문제 이슈의 적절성/

주요 동향 핵심 이슈

사회 
동향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변화 
징후 가시화
해수면 해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증가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발생
 접근성 비가시성으로 인한 해양사고 신

속대응 저해

 해양건강성 위협 및 경제적 피해 발생
광범위한 해역의 적조 발생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발생

 해양사고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증가
해양 구난 오염사고의 피해확대

정책 
동향

 기후변화 피해 가시화로 인한 분야별 피
해대응 정책수립

 기후변화 부정적 영향 증가에 따른 국제사
회의 적응 중요성 강조 및 관련 논의 심화

 차 산업혁명으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응 등 해양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정보 부족

 해양 분야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장비개발 및 해양수산 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

 인공지능 기반 수중로봇 등 해양장비 활용 
기반구축 필요

기술 
동향

 해양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능
력 확보

 해양환경 위협 요인들의 다양화 및 영향
력 증대

 해양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요구 증가
 공급자 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

로 트렌드 변화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이상기후 예측
대응기술 융합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필요

 수중 환경센싱 작업 핵심기술개발 필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관측 예측 기술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미흡

 공급자 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 추진

산업 
동향

 기타 해양기기 장비제조업의 낮은 매출 규모
 국내 자체 수행하는 해양산업체는 

를 수행하지 않는 산업체에 비해 높
은 매출을 보임

 국내 외 해양장비산업 증가 전망

 시장선점을 위해 체계적 연구개발 및 상용화 
전략 추진 시급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역량 지원을 통해 
매출신장 및 신산업 창출 가능

표 동향으로부터 핵심이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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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의 적절성

비전설정 근거

 비전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개발강국 실현( ) ICT 

 설정근거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 차 해양환경종( ) 4 , 2 , 4

합계획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해양과학기술로드맵 등의 상위계획과 해양수, R&D , 2020

산발전기본법 등 관련법 상의 해양수산부의 책무에 근거하여 설정함

ㆍ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차산업혁명 대응 실시간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핵심기술 4 : 4

확보 국가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역량 제고, 

ㆍ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신성장동2 (2011~2020) : , ‧

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ㆍ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강화 해양생태계 4 (2011~2020) : , 

건강성유지보전‧

ㆍ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첨단 해양 장비산업 육성R&D (2014~2020) : 

ㆍ 해양과학기술로드맵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안전한 해양 이용2020 (MTRM2020) : , 

ㆍ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

화 산업화를 촉진해야하는 책무가 있음·

ㆍ 이러한 책무에 따라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함

전략방향

광역해양 관측 및 안전성 확보 로봇개발□ 

 고정형 관측소의 공간적 한계 극복이 가능한 국내 외해 심해 관측정보 생성을 위한 기반확보

 극한 상황에서도 해양감시정보의 신뢰보가 보장되고 신뢰도가 유지된 정보를 토대로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 기술 확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국내 해양에서 일어나는 해양생태계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확보

해양로봇 운용 제어 최적 해양통신 네크워크 구축□ ‧

 개발된 다수의 해양로봇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운용 효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많은 

양의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을 위한 해양로봇 운용 제어 최적 해양통신 네크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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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러한 배경 하에 융합기술 기반의 해양로봇개발 및 활용기술을 통해 해양 지속가능한 ICT

개발관리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함‧

성과목표 설정 근거 및 비전과의 부합성

 성과목표 해양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ICT

 설정근거 대 내역사업 중 차세대 지능형 해양로봇개발 사업 을 통해 융합기( ) 2 ‘ ’ ICT

술 기반의 해양관측 및 침몰선 탐사용 해양로봇을 개발하고 해양로봇 융합 활‘ ICT

용기술개발사업 을 통해 해양관측정보의 실시간 전송 및 해양로봇의 운용 그리고 ’

융합기술 기반의 해양로봇의 실해역 성능평가 기술을 확보함ICT

 비전과의 부합성 해양관리를 위한 융합 기반 해양로봇을 개발하고 개발된 해양( ) ICT

로봇을 실제로 운용하기 위한 운용기술을 개발하여 해양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개

발강국 실현 가능

정책적

 해양 관측예보시스템 정확도 달성 유지
년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의 목표인 해양예보시스템 적중률 를 

달성하고 본 사업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해양사고 인명피해율 연간 유지

의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율 달성을 연계하는 것으로 설정
 해양로봇 실용성 제고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해양로봇의 운용성 검증으로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 설정

기술적  본 사업의 핵심과제의 성과 중 대표성을 띄는 기술적 성과로 목표 설정

산업적

 해양로봇 핵심부품 및 기자재 국산화율 
년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의 년까지 국산화율 목표치를 이어

받아 본 사업 동안 국산화율 달성을 목표로 설정
년 년 연간 증가율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표 사업의 성과목표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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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와 문제 이슈와의 연계성/

핵심이슈 해결방안 목표

 해양 관측예보시스템 정확도 
달성 유지

 해양사고 인명피해율 연간 유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가발전 년
이상 부이시스템 구축

 시간 이상 운항이 
가능한 자율수중로봇개발

 공간범위
시간 일 간 해양관측 가능 지
능형 선단 운용

 구조물 내부 깊이 순간
유속 노트 환경극복 로봇 및 
가이딩시스템 확보

 어장 내 개체 상태분석 정확도 
탁도 에서 개체

인식 기술

 반경 지원 해양관측센서 및 
실시간 수중로봇 제어

이하 해양통신기술

 해양로봇 핵심부품 및 기자재 
국산화율 

 수중사물인터넷 서비스산업 창
출을 위한 장거리

급 수중통신 및 단거리
급 수중무선광통신 

기술개발

그림 핵심이슈 해결방안 목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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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간 연계성

기술개발의 범위에 따라 핵심과제를 구성함으로써 세부활동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기, 

술적 산업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사업기획의 적절성을 제고함, 

기술개발의 범위 핵심과제 구성 정책적 목표 기술적 목표 산업적 목표

 해양에서의 기
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정
확하게 진단하
고 해양사고 신
속대응 및 해양 
광역감시가 가
능한 해양장비
개발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
템

 고밀도 해양공간정
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
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
역 관리를 위한 수
중글라이더 핵심장
비 기술

 극한환경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탐
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

 융합 해양로봇 
활용 해양관리역량
해양 관측예보시스
템 정확도 달
성 유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율 연간 유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가발전 년이상

부이시스템 
구축

 시간 이상 
운항이 가능한 자율
수중로봇개발

 공 간 범 위

시간 일 간 해양
관측 가능 지능형 
선단 운용

 구조물 내부 깊이 
순간유속 

노트 환경극복 로봇 
및 가이딩시스템 확
보

 어장 내 개체 상태
분석 정확도 

탁도 에서 
개체인식 기술

 해양로봇 핵심부품 
및 기자재 국산화율 

 해양관측 정보
의 실시간 지속
적 전달이 가능
한 통신망을 구
축하고 실제해
역에서 운용 가
능한 기술개발

 근거리 고속 수중사
물인터넷 통신
기술

 다차원 해양 관측 
빅데이터 실시간 확
보를 위한 해양 통
신 핵심기술

 해양로봇 융합관측 
실해역 운용성 설
계 검증 및 데이터 
처리 분석 표준화 
기술

 해양로봇 실용성 제
고

 반경 지원 해
양관측센서 및 실시
간 수중로봇 제어

이하
해양통신기술

 수중사물인터넷 서
비스산업 창출을 위
한 장거리

급 수중통신 
및 단거리 급

수중무선광통
신 기술개발

표 기술개발의 범위 및 핵심과제 구성



- 362 -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목표치로 개 성과지표 설정6

성과지표명
단위

년 년 년 년 년

발전 시스템
시간당 전력 
생산량

태양광
풍력
파력

운용시간 개월

부이 최적배열 
거리

운용시간 
시간

운용수심

다중 로봇 
운용 대

진회수 시간 시간

수중글라이더 선단 
구축 및 

검증 건수
수중글라이더 선단 

동시 운용 
장비 종

수중로봇 내부 
조사 성공률
수중로봇 극복 
유속
어장 내 어류 
개체수 및 생체 
분석 정확도
해양로봇 극복 
탁도
저전력 소형 

이동형 수중기지국 
커버리지
해상 광대역 
네트워크 

전송범위
해상 광대역 
네트워크 

전송속도

표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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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간 연계성

그림 본 사업의 핵심과제간 연계도



- 364 -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가 연구인력 확보 가능성. 

선행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우수인적 자원 확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인력은 가장 유사한 선행사업인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훈련되어 국내에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본 사업의 소요인력은 연평균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166 ( 35 , 61 , 70 )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인력 분석

총 참여인력

연구책임자 총인원 명 연평균 명: 560 , 112

참여연구원 연인원 명 연평균 명: 5,851 . 1,170

단위 명

학력 합계 평균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

계

표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참여인력

소속기관별 연구인력

산업계 연인원 명 연평균 명: 2,523 , 505

학계 연인원 명 연평균 명: 1,136 . 227

연구계 연인원 명 연평균 명: 2,752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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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소속기관 학력 합계 평균

산업계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

소계

학계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

소계

연구계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

소계

합계

표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소속기관별 참여인력

나 연구장비 확보 가능성.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추진기간 동안 산 학 연 연구기관에서 기 확보한 연

구 장비 시설로 본 사업 수행가능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연구 장비시설 투자수요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

통해 지원여부 결정

장비보유현황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추진기간 동안 국내 산 학 연 개 기관에서 개의 30 146

연구장비 보유

 소속기관 산업계 개 학계 개 연구계 개( ) 15 , 4 , 11

 장비보유 산업계 개 학계 개 연구계 개( ) 37 , 8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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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 학 연별 장비보유 비중

기관별 장비보유 현황

산업계 개 기업 중 사 한국선급이 가장 많은 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오스( ) 15 ( ) 7 , 

토리 개 삼성중공업 개 아쿠아드론 개를 보유하고 있음6 , 5 , 4

기업명 장비수 개

사 한국선급

지오스토리
삼성중공업
아쿠아드론

주 케이티 서브마린( )
대한시스텍
썬컴정보

트렌스가스솔루션
주 레베산업( )

주 케이엔알시스템( )
주 한양인더스트리( )

기가알에프 주식회사
대양전기공업㈜

레보㈜
푸른중공업㈜

표 산업계 장비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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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 개 연구기관 중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가장 많은 개 장비를 보유하고 ( ) 11 43

있으며 극지연구소 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개를 보유하, 27 , 13 , 7

고 있음

기관명 장비수 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표 연구계 장비보유 현황

학계 개 연구기관 중 광주과학기술원이 가장 많은 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 4 3 , 

국해양대학교 개를 보유하고 있음3

기관명 장비수 개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인하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표 연구계 장비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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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과의 중복성

가 사업수준의 중복성 검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의 적절성

해양수산부 내 종료 및 추진 중인 사업과 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사업과의 중, ( , )

복성 검토를 실시함

해양수산부 사업 :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해양과학조사 , ,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차세대해양관측, 위성개발사업 등 개 사업4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기상청 기상예보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 ,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결과

해양수산부 사업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중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동해 실시간 ‘ ’, ‘

원격 해양탐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운용 네트워크 구축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 ‘

개발 등은 해양장비 및 로봇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본 사업과 유사함’ 

기획 중인 해양로봇 융합 분야 신규 사업은 국내 해역별 이슈에 대응하기 위ICT R&D‧

해 해역별 차별화 된 해양장비개발과 개발된 다양한 장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실

시간 해양정보를 생성한다는 관점에서 차별화 됨

ㆍ 해양장비 및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 시점까지의 성과를 연계활용하되 과제별 성과‘ ’ R&D , ‧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중복을 방지할 계획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의 극지와 대양의 해저환경도 지질환경정보 등의 기초자료를 생, 

성한다는 관점에서 본 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의 최종성과물을 활용, 

하여 극지의 극한환경에서도 해양관측 빙하조사 등의 활동이 가능함, 

본 사업 최종성과물을 활용하는 수요처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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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은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관측조사 인프라 

구축 및 해양과학연구 역량강화를 목표로 함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국가 해양영토 광역 감시망 구축 과 연‘ ’, ‘ ’

계하여 사업의 성과목표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ㆍ 본 사업은 연안을 벗어난 외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은 위성을 활용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 탑재체 개발 

및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을 개발 진행한다는 관점에서 본 사업과 차별화 됨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유임무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 유사성이 높은 로봇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의 중복성을 검토함’ ‘ ’

의료 사회안전 제조분야 로봇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은 진행되었으나 해양수산, , , 

분야 기술개발은 추진되지 않았음

ㆍ 로복 원천기술 및 부품개발의 결과물을 본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해양수산분야 수요에 , 

대응하는 로봇 융합제품의 경우에는 본 사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상청 기상예보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 , 

현재 기상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유사성이 높은 기상예보기술개발사업 과 R&D ‘ ’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 과의 중복성을 검토함‘ ’

이상파랑 감시 모니터링 및 예보기술개발 해양기상 변동성 분석 및 실시간 고도화 , 

연구는 본 사업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 외에 해양수

산분야 관측예보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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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수준의 중복성 검토.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의 적절성

국가 사업관리서비스 에 본 사업의 각 대과제별 한글 키NTIS R&D (http://rndgate.ntis.go.kr)

워드를 입력하여 기 수행된 세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실시 

 유사과제검색을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 및 연구내용으로 기 추진 연구개발사업NTIS 

과의 중복성 검토를 수행함

전문가 및 연구팀 핵심키워드 도출 활용 과제중복 검색

중복성 검토결과 도출 및 노이즈 제거 과제분석 및 심층적 중복성 검토

그림 활용 중복성검토 프로세스

 핵심과제별 기술개요서를 토대로 핵심키워드 도출Step.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세부과제 카테고리 과제중복 검색을 위한 Step.2: (NTIS) 

검색조건 도출 및 입력

 검색조건을 통한 차 중복성 검토결과 도출 및 중복과제 후보 개별검토를 통Step.3: 1 ( ) 

한 노이즈 제거

 노이즈 제거 후 중복 과제분석 및 개별 과제를 대상으로 심층적 중복성 검토St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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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

핵심과제의 기술들에 관하여 중복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검색일시

검색범위
기 수행과제 타인등록과제 

공공 과제

기준유사도

검색결과요약
등록과제수 유사과제수

건 건

세부 검색 결과

순번 핵심과제명
유사과제여부

기수행
과제

타인 등록 
과제

공공 
과제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지능형 부이 시스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
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극한환경의 수중침몰된 밀폐구조물의 내부탐사를 위한 수중
로봇 및 지원 기술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장비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
기술 및 장비개발

출처 

주 기준유사도 유사과제라고 판단할 최소 기준이 되는 유사도 점수

기수행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 과제 조사분석 수집 과제

타인등록과제 다른 사용자가 유사과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등록한 과제

공공 과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국가 예산으로 수행된 과제를 제외한 그 외    과제

표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중복성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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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개요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국고지원의 적합성 사업추진 , , 

상의 위협요인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분석주안점 분석분야 분석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별 부합성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체제의 적절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국고지원의 적합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정책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국고지원의 필요성

법적 추진 근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사업 추진 상의 
위협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국고지원 조달 가능성

민간부담금 조달 가능성

표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



- 373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본 사업은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안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제 차 지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획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핵심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해양과학기술로드맵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 등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기획됨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4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주체 분야 간 협력 융합 활성화 차 산업혁명 4 ‘ · ’, ‘4

대응 기반 강화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됨’, ‘ ’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주체 분야 간 협력 융합 활성화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
 인공지능 기반기술 확보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구축
 데이터 공유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및 신기후체제 대응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변화 예측 및 국가적 대응역량 제고

표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본 사업의 추진근거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 분야의 서비스로봇기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분야의 ‘ ’ ‘ ’, ‘ ’

환경통합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기술 걱정없는 안전사회 ‘ ’ ‘ ’, ‘

구축 분야의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 기술 이 본 사업과 관련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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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점기술 핵심 요소기술 주요전략
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

서비스 
로봇기술

핵심기술 원격제어기술 외 개
요소기술 내압수밀기술 외 개

 초기시장창출을 위한 분야별 로봇시범적용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개정 연장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환경통합모
니터링 및 
관리기술

핵심기술 스마트 광역 환경센서 네
트워크 기술 외 개
요소기술 고신뢰 적응형 광역 환경 
센서네트워크 기술 외 개

 수요 맞춤형 환경센서 개발 
 환경통합모니터링데이터분석 전문인력양성
 국민이 쉽게 이해 가능한 환경 지수 개발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기술

핵심기술 기후변화 감시 및 정보 
통합관리 기술 외 개
요소기술 기후변화 차원 초정밀 
모니터링기술 외 개

 민간분야기후정보서비스및컨설팅등산업
육성 전국단위 기후변화 자료확보를 위
한 집중 관측 체계 구축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기준 및 인
증제도 강화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

기술

핵심기술 복합 자연재해 현상관측
분석 및 공유 외 개
요소기술 자연재해 관측망 고도화 
기술 외 개

 수요자 대상 공공서비스 피드백 강화
 부처 재해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자연재해 관련 기술보급과인증체계화

표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중 본 사업 관련 중점기술

제 차 지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획2

제 차 지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회의 대 추진과제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로봇 종합2 4 ‘ R&D 

역량 제고 의 세부과제인 다양한 사회적 니즈반영 이 본 사업의 기술개발 방향과 관련됨’ ‘ ’

로봇 수요기획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사업기획 과제선정수행 평가 등 전R&D R&D → →‧

과정을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무인이동체 발전 개년 계획5

무인이동체 발전 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무인 수중이동체 및 무인선 기술개발 이 5 ‘ ’

본 사업과 관련됨

무인 수중이동체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반기술개발 및 실 해역에서 개발 기술제품의 성능검증/‧

추진과제 세부과제 세부내용

무인 해양
수중이동체 및 
무인선 기술개발

무인 수중이동체 기반기술 개발
 수심 내외의 해양 구조물 건설을 위한 수
중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성능시험평가 테스트 베드 구축
 수상 및 수중무인체 시제품의 성능 시험평가를 
위해 내수면 공유수면 등의 전용수역 조성 개발
시험 장비 및 시설 제공

표 무인이동체 발전 개년 계획 중 본 사업 관련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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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

제 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대 추진전략 중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2 5 ‘

술 개발 이 본 사업과 관련됨’

추진전략 중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의 중점과제 중 해양산‘ ’ ‘

업의 핵심기술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보전탐사 핵심기술 개발 해양과학’, ‘ ’, ‘‧

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본 사업 관련됨’ 

대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내용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개발

 해저탐사 및 작업장비 개발
 해저관측기지 및 수중통신 탐지 장비 개발
 해양사고 대응기술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보전 탐사 
핵심기술 개발

 적조 등 연안 환경재해 예보 및 오염물질 관리기술개발
 지구온난화 심화 등에 수반되는 해양환경 생태계변화를 예측
하고 저감하기 위한 해양부문 실천방안 개발

 해양산성화 자연재해를 예측 예방하기 위한 해양부문 대응
방안 수립 및 관련 기술 개발

 해양환경을 정밀 탐사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기후변화 정밀예측을 위한 대양관측 수행과 효율적 해양관측 
핵심기술 개발

 해양자료의 생산 가공 관리를 통한 해양변화의 효과적 예측
예보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해양조사선 건조 및 잠수정 해양관측위성 탐사기기 등 핵심 
해양장비 개발

 남 북극 등 극한지에서의 해양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해양조사
관측 실시

표 제 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중 본 사업 관련 주요 과제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4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대 실천목표 중 해양기인 오염대응 능력 확충 의 중점추진4 5 ‘ ’

전략인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의 중점추‘ ’, ‘ ’

진전략인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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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실천목표 중점추진전략 세부내용

해양기인 
오염대응 
능력확충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상시 적조예찰을 통한 적조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적조 발생 메커니
즘 이동 확산경로 연구를 통한 정확한 예보

 대중매체 인터넷 위성 를 이용한 신속 적조상황 통보 등의 
통합 적조 정보시스템 구축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터 기반 구축 및 국가해양
관측망 확대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표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중 본 사업 관련 주요 전략

해양과학기술로드맵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의 대 목표 내 본 사업과 관련된 중점기술 내용 포함2020 4

첨단해양장비개발 연안재해 관측예보 해양영토관리 안전해양이용 등 본 사업과 관, , , 

련 중점기술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 포함

대 목표 중점기술 추진전략 세부내용

신해양산업기술 
발굴 육성을 통한 
해양산업진흥 

 해양장비 첨단 해양장비 개발
과 전략제품화를 통한 해양과학
기술 향상 및 세계 해양장비 시
장 선도 

 해양핵심장비 국산화 기술 해양구조물 
시공 유지보수 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무
인선박 기술 해저극한지 수중탐사 잠수
정 기술 수중무선통신 고도화 산업화 기
술에 중점투자 

전지구적 기후변화 
이해 및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연안재해 관측 예보 정확도 
이상인 해양예보시스템 구

축을 통한 재해예방과 지진해일 
등 돌발재해에 대한 대응 

 연안재해관리기술 운용해양 해양예보 시
스템 구축 기술 침식해안관리기술에 중
점투자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강화 및 
해양자원 경제영토 

확보 

 해양영토 관리 국가 관할해역
에 대한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
해 해양영토 주권 확립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관할해역 해양과학
조사 해양종합관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위성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구
축 중점투자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해양이용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안전한 해양 이용 해양사고 예
방을 통한 국민 해양이용 안전성 
확보 

 지능형 해양구난 시스템 기술 북극해 안
전운항 기술 기술 위성항
법보정시스템 기술 첨단 항로표
지 기술개발 중점투자

표 해양과학기술로드맵 중 본 사업 관련 주요 기술



- 377 -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R&D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의 대 전략 중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R&D 3 R&D ‘

대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등이 본 사업과 관련됨’, ‘ ’, ‘ ’ 

 대 실행전략 중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12 ‘ ’, ‘

성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  ‘ ’, ‘

안전확보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실행전략 포함’ 

대 전략 대 실행전략 세부내용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

 해양 예보시스템 개선 및 해양영토 광역 감시망 구축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한 해양과학조사 역

량 강화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성

 수중 심해저의 관측 및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스템 개발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연안습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 복원 선진화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장기변동 모니

터링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확보

 기반 해양안전 기술 선점 및 첨단 레이더 항로표
지 개발 등 통신 네트워크 구축

표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 중 본 사업 관련 주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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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그림 사업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 기본계획의 수립 중장기 목표설정 예산계획 수립 정책과의 연계 및 정책적 , , , 

수요 정보 제공

기술개발사업 관련 정책연계

사업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

해양장비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 수단 도출시행‧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계획 수립 기술개발과제 발굴 평가  , 

및 관리 추적평가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 사업화 지원 등, , 

기존 개 위원회 개 협의체 개 평가단을 활용 사업운영관리강화2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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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도출위원회 연도별 신규 기획사업 작성(RFP ) RFP

ㆍ 추적평가위원회 개발 결과활용 실태 추적조사 및 평가( ) 

ㆍ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기술개발의 수요를 제기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용성 제고를 위( ) 

한 협의 실시

ㆍ 과제평가단 과제선정평가 관련 전문심의( ) ‧

ㆍ 제재조치 평가단 이의신청기술료 분쟁심의 및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

해양로봇 융합기술운영위원회( /ICT ) 가칭 해양로봇 융합기술운영위원회 을 구성하여 ‘( ) /ICT ’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기술개발 결과물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방향 검토 및 제시

기술개발 결과물의 현장적용에 필요한 연계방안 제시

세부기술별 유사중복과제 검토 조정·

기술개발성과 활용성 제고 관련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내용 및 방향에 대한 조정 의견 

제시 등

연구기관

과제별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수행

기술개발 결과 보고 및 성과 활용

참여기업

기술개발 민간 매칭펀드 부담 및 기술개발 참여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해양수산부의 사업 추진의지

 사업우선 순위 측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년 분기 예비타당성 신청사업 중 본 ( ) 2018 2/4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예산확보 측면( ) 예산 증액분과 기존사업 종료에 따른 확보예산을 본 사업에 투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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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의 적합성

가 사업추진의 시급성. 

사회적 측면

 온실가스에 대한 자정능력 상실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안전
의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고 사후 대응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됨

 해양의 광역성으로 인한 조난 오염 사고대응 지연 및 불법선박 출현감시 미흡 등의 
관리 공백이 발생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양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예측 대응력 강화는 국민안전 확보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음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면 상승률은 전 지구적 평균값에 비해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2

상되며 해수면 상승 시 서울면적의 배에 달하는 면적이 침수될 것으로 추정, 1m , 1.6

 년 월 중순 하순 폭염에 기인한 이상 고수온현상으로 양식생물 약 만마리2016 8 ~ 6,083 , 

약 억원의 피해가 발생됨536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일부해역의 아열대화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

며 열대성 독성 생물 출현이 증가하고 있음, 

ㆍ 년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 발굴 사업 조류 분야 에서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온대2011 · ( )｢ ｣

성 아한대성 조류가 줄고 아열대성 열대성 조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 ·

ㆍ 제주도 해안의 아열대성 맹독인 펠리톡신을 생산하는 종 발견

ㆍ 거제시 일운면 방파제 인근에서 복어독의 배를 가진 파란고리문어 발견1000

해양면적은 천 로 육지면적의 배 넓은 면적을 차치하고 있어 꾸준히 발생되고 443 4.5

있는 해양 조난 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 중국과 일본 등 

불법 외국선박의 국내 관할 해역 출현이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년 년 해양조난사고에서 선박피해는 척 인명피해는 명2006 ~2015 2,740 , 18,835

 년 년 해양오염사고는 매년 약 건이 꾸준히 발생2011 ~ 2015 251

최근 년간 년 배타적 경제수역 포함 국내 수역에 출현한 불법 외국어선 10 (‘06~’15 ) 

척을 단속사법처리 실시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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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측면

 기후변화 예측 관리를 통한 피해최소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영토 및 해양안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함

 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에 따라 시장 산업 구조의 혁신을 창출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대응이 가능한 중장기 사업 필요

기후변화 예측 관리를 통한 피해최소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영토 및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현행 정책 지원 필요

국민안전 보장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국가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역량 , , 

제고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성 등 현행 주요 국가 , , 

정책의 효율적 이행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상위 계획 주요 내용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미래 신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로봇 환경통합관리 및 기후
변화 감시 예측 적응 등 개발 계획 삽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강조한 해양수산발전기획계획 

대응

 해양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기술적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대응체계 구축

해양환경종합계획 내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실현

 적보발생 등 해양기인 오염대응능력 확충 및 해양기후변화의 
예측역량 강화

신해양 가치창출에 입각한 
해양과학기술로드맵 이행

 해양산업진흥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해양경제영토 확보가 
가능한 해양과학기술계획 이행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안전한 해양공간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이행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성 해양
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지원 
필요

표 국가계획상 주요 정책수요

최근 차 산업혁명 사회 도래로 단기적 소모적 연구에서 벗어나 시장 산업 구조의 혁신을 4 · ·

창출하는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 사업 필요· R&D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을 통해 단순 기술개4「 」

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 데이터 인프라 확산 제도개선 등을 연계, ‘ + + + + ’ 

한 지원방식으로 전환 시도

제 차 지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사업기획 과제선정수행 평가 등 전과2 R&D → →‧

정을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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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측면

 그간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양장비 분야의 기초원천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발
전하였으나 현재 개발된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발생되고 있어 현장에 발생
되는 이슈를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기술개발 필요

그동안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해양장비 개발이 이루‘ ’

어졌으나 여전히 한계도 존재, 

투자성과 주요 성과내용

기초 원천기술 확보  수중위치 추정 시스템과 실시간 해역관측 시스템 발명 양방향 수중통신 단말
기 개발 심해공학수조 운용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핵심제품 성능확보
 지능형 무인선 플랫폼 설계 및 제작 수중 음파 음원 센서 기술 장거리 수중 

통신모뎀 설계 및 신호처리기술 수중 자유도 매니퓰레이터 설계 및 제작기술

해양장비 및 구조물 
개발

 다관절로봇 크랩스터 개발 및 해양사고현장 구난활동 지원 년 무인시험선 
아라곤호 건조 및 장애물 회피시험 성공 선박유증기 회수설비 개발 년
이심이 개발 년

표 그간의 연구개발 투자성과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을 통해 확보된 기술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해양기후‘ ’

변화에 대응하기 곤란함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예측대응을 위서는 광범위한 해역을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

필수적이나 현재 부이를 활용하는 방식과 선박관측으로는 유의미한 관측자료 생산이 

어려움

아울러 적절한 해양관측자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해양기후변화 예, 

측대응 추진으로 인해 향후 막대한 환경사회경제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음‧ ‧ ‧

중장기적으로는 해양장비개발자 중심의 에서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R&D

해양장비수요자 중심의 로 전환이 필요함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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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중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기 장비 분야를 제외한 기타 해양기기
장비제조업의 매출액은 억으로 국내 해양산업의 규모로 해당산업 활성화 

필요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술과 융합을 통한 신산업 전환 필요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인해양관리체계가 본격 운영되면 다양한 신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해양오염 상태진단 등 해양 환경생태계 평가기술 해양기후변화 모델링 등 해양기후, ‧

변화 예측대응기술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해양 사물인터넷 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해양정보 제공을 통해 다양한 해양서(IoMT)

비스 실시간 해수온 변화 및 독성해양생물 경보 적조경보 등 제공 가능( , ) 

지능형 무인해양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기존 해양관측 장비시설 고정식 부이 해양관( , ‧

측기지 활용성 제고)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의 활용을 통해 해양관리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후대응으

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해양 로봇 및 통신 개발 활용기술을 통해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해양장비 관련 핵심부

품의 국산화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해양자원개발 증가로 해양시설 유지보수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성,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해양로봇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됨‧



- 384 -

나 국고지원의 필요성. 

법적 추진 근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양경비
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보전 및 개발 등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해 해양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해양생태계 훼손 및 개선 해양수산 및 해양시설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 조 해양의 관리 제 조 해양안전5 ( ), 12 ( ), 15 (

관리 제 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17 (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조 연구개발사업 등3 ( ), 8 (

의 추진)

해양과학조사법 제 조 해양과학조사의 장려20 ( )

해양경비법 제 조 국가의 책무3 (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조 해양기후변화 대응 제 조 해양환경 관련 17 ( ), 23 (

과학기술의 개발 등)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본 사업은 현 정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
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전략 중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차 산업혁명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과 연관됨

현 정부는 대 국정목표 대 국정전략 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사업5 , 20 , 100 , 

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과 연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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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전략 중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차 산업혁명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 4 ’, ‘

는 안심사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과‘ ’ 관련됨 

주요 상위계획 상의 추진 근거

 본 사업은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제 차 지능형 로봇
개발 기본계획 제 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과학
기술로드맵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에 추진근거를 가지고 있음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안 차산업혁명 대응 실시간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핵4 ( ) : 4

심기술 확보 국가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역량 제고 대형 해양 해난 사고 예방 대응 , , ( ) ·

및 신속 구난시스템 구축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서비스 로봇기술 환경통합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기후: , , 

변화 감시 예측 적응기술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개발 필요, 

무인이동체 발전 개년 계획 무인 수중이동체 핵심기술 및 기반기술개발을 위한 담5 : 

당부처의 역할 수행 필요

제 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보전2 : , 

탐사 핵심기술 개발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요구,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4 :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요구 , 

해양과학기술로드맵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2020 : , 

해양이용확대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강화 필요,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 R&D : 첨단 해양장비 산업 육성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 

응역량 강화 연안재해 저감 및 해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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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상의 위협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국고지원 조달 가능성

국고규모 및 투입재원( ) 본 사업의 국고 소요액은 억원이며 전액 해양수산 예 1,994 , R&D

산으로 조달할 계획임

해양수산부 과거 예상 증가율( R&D ) 년 년까지 해양수산 연평균 증가 2016 ~2018 R&D 3.6% 

해양수산부 향후 예산 전망( R&D ) 연평균 증가율 를 적용한 년 년 해양수 3.6% 2020 ~2025

산부 예산은 총 조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R&D 4 2,938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증가율

총 예산

신
규
가
용
재
원

총 예산의 
전년도 
증가분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분

합계
본 사업
차약

표 향후 해양수산부 예산운용 전망

총 신규 가용재원은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증가하여 년 합2020 229 2025 575 2020~2025

계는 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3,103

해양수산부 총예산의 전년대비 증가분은 년 억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R&D 2025 225

하여 년 년 합계는 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2020 ~2025 1,353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분은 과거 사업의 예산편성 평균값을 기입

년 년 기간 중에 신규가용재원 억원 과 본 사업의 소요예산 억원 의 2020 ~2025 (3,103 ) (1,959 )

차액은 총 억원으로 본 사업의 국고조달이 가능함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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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조달 가능성

민간부담금 규모( ) 본 사업의 민간부담금 규모는 억원으로 계상함 196.5

해양로봇개발 및 활용기반구축의 마무리 단계인 차년 년 부터 민간에서 참여하3 (2022 )

는 것으로 민간부담금을 계상함

기업의 투자의향( ) 본 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의향 및 투자규모 조사에서 기업은 총 

억원을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어 본 사업의 민간부담금 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305

단위 백만원

핵심과제
민간부담금 소요예산 투자

의향합계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극한환경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합계

표 연도별 민간부담금 소요예산과 기업의 투자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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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개요 

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4 35) 제 조 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비용 편익분 34 1 -

석 을 기본적인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채택(Cost-Benefit Analysis)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에 따르면 사업 수(KISTEP, 2014) R&D

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의 종류에 따라 지식 파급 시장 파급, , 

네트워크 파급 등으로 구분

ㆍ 제 조제 항 제 조에 의한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 34 ) 33①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 편익분석- (Cost-Benefit 

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Analysis) .”

연구개발활동 파급유형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다른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적용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편익항목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에 따라 예비타(KISTEP, 2014) R&D 

당성조사 분석에서는 부가가치 창출 증대 기술거래 등 정 의 가치 증가와 각종 B/C , (+)

비용저감 등 부 의 가치감소를 편익항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형 국가 사업 사전평가 방법론 및 적용 연구 에 따르면 최종 R&D (KISTEP, 2010)「 」

산출물의 형태가 확실하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최종소비재로서 사용될 경우 산출물, 

의 시장가치 잠재가격 를 사업편익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경제적 타당성 검증 지표

편익 비용 비율 비율/ (B/C )

편익 비용비율은 총 투입비용 대비 총 산출편익 비율 로서 일반적으로 보다 크면 경/ * 1

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35) 기획재정부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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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시점의 편익 는 시점의 비용 은 할인율 그리고 은 분석기간을 , Bt t , Ct t , r , n

의미

  비율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투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로서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순현재가치가 

이 되게 하는 할인율0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비용의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

으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을 의미하며 순현재가치가 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0

순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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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판단 장점 단점

비용
편익
비율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투자규모 대비 편익의 비율을 직접

적으로 표시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
생 가능

 투자액이 작은 사업의 수익성이 
과장되기 쉬움

 비용과 편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율이 적절한 수
치가 되지 못할 수 있음

순현재
가치

 투자 순가치 직접적으로 표시
 대안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 발생 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 가능

 이해의 어려움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투자사업 규모가 클수록 크게 나

타나지만 자본투자의 효율성이 
드러나지 않음

내부
수익률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 용이
 나 적용 시 할인율이 분명

할 경우 이용 가능함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미고려로 
투자액이 작은 사업의 수익성이 
과장 가능성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
출될 가능성 내재

표 경제적 타당성 검증 지표 및 각각의 장단점

비용 편익분석의 각 기법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목표 방향 예상 결· , , , ⇛
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선택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는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율을 활용하는 것으로 함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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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산정기준

가 비용편익 산정 개요. 

분석대상 기간

분석 대상기간은 사업 시작연도인 년부터 편익 발생연도인 년으로 설정2020 2024

편익기간 설정

본 사업에서는 핵심 특허분석을 통하여 획득한 지수를 토대로 년의 편익기간을 TCT 10

설정함

 지침에서는 편익기간을 기술수명주기와 연계하여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KISTEP 

있으며 기술혁신 지수 를 주로 활용 , TCT( )

사회적 할인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016), ( 2-1

판 에서 제시한 를 적용함)’ 5.5%

편익항목

본 사업의 편익추정은 세부기술 분야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수요접근법

을 적용

미래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중 해당 에 따른 비용을 적용하는 시장수요R&D

접근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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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석

본 사업의 총 비용은 사업이 시작되는 년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년까지 총 년2020 2024 5

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총 억원임R&D 1,821

핵심과제별 비용은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위원회에서 도출된 핵심기술내용을 토대로 

예산 산출

단위 억원

합계

사업비

표 사업비 경상가치기준

현재가치산정

현재 투입이 예정된 금액의 분석 기준연도 년 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사회(2018 )

적 할인율 를 적용하면 총 사업비의 현재가치는 억원임5.5% 1.635

단위 억원

연도 경상가치 년 현재가치

년

년

년

년

년

합계

표 총비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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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분석

편익항목

부가가치창출 국내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및 해양관련 연구개발업 규모를 편익항목으( ) 

로 설정

편익측정 산식

부가가치 창출 편익 시장수요접근법( ) 

미래 시장규모 사업기여율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 R&D × × 

편익 산출을 위한 변수 설정

기여율 해양로봇 관련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비율로 본 사(R&D ) 

업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인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는 를 3 (2013.07) 35.4%

기여율로 채택R&D 

사업기여율 사업의 성과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해양로봇 개발 ( ) R&D , 

및 해양관측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중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해양과학조, 

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의 기여도를 차감한 본 사업의 기여도 를 적용함(41.81%)

사업화 성공률 본( ) 사업 사업화성공률은 년도 지식경제성과 활용현황조사 2012 KEIT 

에서 기계 소재 전기전자 분야· (42.9%), (38.8%) 사업화 성공률의 평균값인 적용 40.85%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용 로봇의 부가가치율을 적용) 31.04% 

해양로봇 관련 미래시장 추정

편익기간 동안 기타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매출 상승액은 총 조 억으로 추정됨23 4,691

시장성장율은 해외 해양로봇 산업 및 수중통신시장 평균 성장률인 로 가정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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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연도 매출액 연도 매출액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표 미래 해양로봇 시장규모

총 편익

기여율 사업기여율 사업화성공율 부가가치율 을 R&D (35.40%), (41.81%), (40.85%), (31.04%)

적용한 본 사업의 총 편익은 경상가치 기준 억원 년 현재가지 기준 억, 4,404 , 2018 2,481

원으로 추산됨

단위 억원

연도 경상가치 년 현재가지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표 총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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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결과

본 사업의 년 현재가치 총비용은 억원 총편익 억원임2018 1,635 , 2,480

 비용편익비( ) 1.5166

 순현재가치( ) 845.1

총비용
억원

총편익
억원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주 년 기준 현재가치

표 경제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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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대효과

제 절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무인 해양관측망 운용을 위한 장비 및 운용 핵심기술 확보

기술이 융합된 첨단 해양장비 개발ICT

해양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년 이상 자체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자율무인잠수정1 , 

수중글라이더 등의 장시간 운용 지원이 가능한 부이시스템 구축

기존 의 운용거리를 확장한 이상 운항이 가능한 자율수중로봇 및 다중AUV 100km (3

대 이상 운용 기술 확보)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선단운용 기술 및 수중글라이더의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 확보

ㆍ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수중글라이더 개발 가능

침몰된 선박 또는 구조물 조사를 위해 내부조사용 및 밀페구조물 주변 수중환경ROV 

을 차원 가시화 기술개발3

양식장 내부 수질조사 어류 상태분석 및 어류배설물 및 퇴적물을 처리 무인로봇개발, 

해양관측정보 신뢰성 제고 지원

해양관측정보 생성을 위한 해양장비의 개별적인 운용이 아닌 종이상 또는 대형 선단 3

규모의 장비운용을 통해 정확한 해양상태 진단을 위한 정보 생성

생성된 해양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중해상육상 통합 통신기술 및 IoUT ‧ ‧

서비스 기반 구축 기술 확보

국내 해양장비 관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실해역 운용기술 확보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내 해양장비 관, 

련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추진

확보된 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해 관련 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개발된 해양로봇 개발 및 활용 기술의 현장적용100% 

개발된 융합 해양로봇이 실제 해역에서 성능을 발휘하는지 검증하는 성능평ICT 100% 

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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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정책적 기대효과

해양 관련 정책 목표 달성 유지 기대

개발된 기반의 해양로봇 및 활용기술을 활용하여 해양관측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질 ICT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관측정보 신뢰성의 제고는 효과적인 해양 관련 정책결정 가능하, 

게 하며 상위계획에서 언급된 정책적 목표의 유지 달성이 가능 기대,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의 목표인 R&D (’14~’20) 해양 관측예보시스템 정확도 달80% 

성 유지 가능·

해양수산 중장기계획 의 년까지 국산화율 목표치를 이어받아 R&D (’14~’20) 2020 64% 

본 사업 동안 국산화율 달성 기대80% 

 의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율 달성유지 기대MTRM2020 4% ‧

해양환경변화 예측력 강화 및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통한 대국민 안전성 제고

해양 사고 신속 대응을 통한 인명 피해 및 손실의 최소화 및 블랙박스 등 해양사고 , 

자립적 증거확보를 법정 분쟁 보험료 원인규명 대응/ /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등의 해양 사고시 신속하게 투입하여 넓은 지역 수색가능, 

실시간 해양 정보 서비스 구축을 통해 해양 환경 정보에 대한 대어민 정책 수립 가능

하고 어족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미래 수산식량 정책 수립 가능하며 쓰나미, , , 

지진 발생 초기 징후 등 자연 재해 예측 가능

해양 공간을 무인로봇을 통해 실시간 감시 관측하고 해당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

로써 국가 해양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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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산출방법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본 사업의 각 상품별 투입사업비와 동 상품별 생산유발계수 부, 

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각각 곱하여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규, , , 

모를 산출

산출식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항목 산출식 계수의 정의

생산유발액 
 



 ×    상품 소분류
  본 사업의 소분류 상품별 투입사업비

  소분류 상품별 생산유발계수

  소분류 상품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소분류 상품별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액 
 



 × 

고용유발규모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는 한국은행의 년 산업연관표로부터 도출

표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산출식

산출과정

 단계 산업연관표의 소분류 상품과 본 사업 핵심과제 성과물과 매칭(1 ) 

 단계 핵심과제별 사업비에 산업연관표의 소분류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2 ) , 

수 고용유발계수를 곱하여 기대효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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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적 기대효과 산출결과

핵심과제와 산업연관표 소분류 상품 매칭

핵심과제 명
산업연관표 소분류 상품

코드 소분류 상품명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전기변환 공급제어장치

전지

가티전기장치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유 무선 통신서비스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내연기관 및 터빈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발전기 및 전동기

전기변환 공급제어장치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펌프 및 압축기

공기 및 액체 조절장치

전기변환 공급제어장치

전지

극한환경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

내연기관 및 터빈

발전기 및 전동기

전기변환 공급제어장치

전지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

수산물
농림어업 서비스

폐기물처리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수산물

농림어업 서비스

폐기물처리

통신 및 방송장비

운송보조서비스

유 무선 통신서비스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표 핵심과제와 산업연관표 소분류 상품의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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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의 소분류 상품별 계수

산업연관분석표 계수

코드 상품명 소분류
생산유발계수
억원 억원

부가가치유발계수
억원 억원

고용유발계수
명 억원

7 수산물

8 농림어업 서비스

63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

67 내연기관 및 터빈

68 펌프 및 압축기

71 공기 및 액체 조절장치

77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78 발전기 및 전동기

79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80 전지

81 가티전기장치

87 통신 및 방송장비

101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06 폐기물처리

121 운송보조서비스

128 유 무선 통신서비스

129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131 정보서비스

144 연구개발

148 기타 과학기술서비스

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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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적 기대효과

생산유발액 억원: 1,880

부가가치유발액 억원: 1,250

고용유발규모 명: 1,727

단위 억원 명

핵심과제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취업유발 
인원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극한환경 수중침몰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합계

표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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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기획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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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직위

총괄기획위원장 서주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해양로봇 분과

최현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

권오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민정탁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하경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계홍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식 동명대학교 교수

유선철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박종진 경북대학교 교수

변승우 한화시스템 전문연구원

윤선일 넥스원 수석연구원

임흥현 아쿠아드론 대표이사

수중통신 분과

김시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송유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권동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창화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임태호 호서대학교 교수

최지웅 한양대학교 교수

박승수 소나테크 대표

김광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재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융합관측 분과

유주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심형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종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재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김종철 국립해양조사원 서기관

김성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진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우종식 거재대학교 교수

남성현 서울대학교 교수

임세한 해국사관학교 교수

문용선 레드원테크놀러지 대표

홍성두 오션테크 대표

장성태 지오시스템리서치 상무

기획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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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수요조사서 및 기업참여의향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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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서 양식

제안하는
기술명

핵심
기술명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
최종목표

연구내용

기술개발
동향

해외 국내

총 기술
개발기간
및 비용

기술개발 기간 소요비용

개년(    ) 억원(     )

기대
효과

기술적

경제적

산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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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참여의향서 양식

신청기업 기업명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 중견, , □ □ □

담당자

성  명 직  위

Tel 휴대폰

Fax E-mail

기업정보
주 보유기술

연구개발 조직 명(      )

참여가능
분야

핵심과제                        붙임 의  코드번호 기입( 1 )

참여사유

기업부담가능
금액

백만원(     )

예상참여기간 년 년(      ) ~ (     )

예상성과물

본 기업은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총괄책임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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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분과별 핵심기술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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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로봇 분과

장기 해양 정보 관측을 위한 수중 로봇 기술 개발

핵심 기술명 장기 해양 정보 관측을 위한 수중 로봇 기술 개발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수중 로봇을 활용한 자율 해양 환경 관측 기술 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정성적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수중 로봇 운용 기술 개발

 고정형 및 이동형 부이 정보를 이용한 수중 로봇 위치 추정 기술
 해양 환경 관측을 위한 차원 경로 생성 및 장애물 회피 기술
 관측 센서 정보 기반 기술
 수중 로봇 상태 모니터링 및 자율 도킹 기술

기술의 내용

고정형 및 이동형 부이 정보를 이용한 수중 로봇 위치 추정 기술

절대 위치 정보 가 제공되는 부이 정보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상에서의 정밀 위
치 추정 기술 개발

해양 환경 관측을 위한 차원 경로 생성 및 장애물 회피 기술

특정 심도 및 위치의 해양 환경 관측을 위한 수중 로봇 자율 항법 및 이동 기술 개발

관측 센서 정보 기반 기술

해양 환경 관측 시 음영 지역이 없도록 하는 기술의 자율적 운용 기술 개발

수중 로봇 상태 모니터링 및 자율 도킹 기술

수중 로봇의 상태 정보를 통한 고장 진단 및 예측 장기 운용을 위한 자율 도킹 기술 개발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수중 센서 네트워크 및 수중 로봇 
동시 자율 운용 기술 부족

제한된 센서 정보 상에서의 수중 
로봇 자율 항법 및 운항 기술 개발
의 어려움

수중 음향 신호 기반 항법 기술의 
고도화 및 부이 장치 플랫폼 기술
과의 연동

기존 기술의 고도화 및 개별 센서 
단위에서 개발된 정보들의 융합 기
술 개발

신규개발

기술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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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합계

활용방안

수중 로봇을 활용한 해양 환경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특정 위치 및 심도의 환경 정보 필요시 수중 로봇을 활용한 정보 취득 가능

해양 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 상황 조류 수온 등의 예측

취득된 해양 정보 기반 해양 안전사고 조기 예방

기대효과
기술적 실시간 해양 환경 모니터링 기술은 군사 방위용 파생 기술의 원천 기술이 됨

산업적 실시간 해양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필요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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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용 고정식 부이형 플랫폼 기술 개발

핵심 

기술명
해양관측용 고정식 부이형 플랫폼 기술 개발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고정식 부이형 구조물 해양에너지 이용 복합 발전장치 수중로봇 도킹 스테이션 대수
심용 등으로 구성된 해양관측용 기반 플랫폼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정성적 해양에너지 활용 고정식 부이형 플랫폼 제작 및 운용 기술

파고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복합 발전장치 기술

해상 부이 구조물 및 수중 앵커형 구조물 설계 제작 기술

대수심용 기술

수중로봇 도킹 스테이션 기술

부이 플랫폼 운용 기술

기술의 

내용

해양에너지 복합 발전장치 기술

파고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활용 소형 고효율 복합 발전장치 기술

고정식 부이 구조물 설계 기술

해상형 부이 구조물 및 수중 앵커형 구조물 설계 해석 및 제작 기술

대수심용 기술

실시간 수심별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제작 기술

수중로봇 도킹스테이션 기술 

수중로봇 상시 전원 공급 및 대용량 측정데이터 전송용 스테이션 설계제작 기술 

부이 플랫폼 설치 및 운용 기술

대수심용 부이 플랫폼 설치 회수 및 유지보수 기술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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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간이형 고정식 부이 장치를 수입
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어 대수심
용 부이 플랫폼 설계 기술이 취약
함

태양광 판넬 및 배터리 정도가 적
용되어 장시간 전력 공급이 제한
적이며 전력 수급이 불안정함 

고정식 부이에 수심별 설치된 센
서 장치를 부착하여 정보를 계측
하고 있으나 측정 주기가 비교적 
길어 실시간성이 낮음

대수심용 부이 플랫폼 설계 제작 
및 시험 운용을 통한 국산화 기술 
확보 

해양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
는 소형 고효율 복합 발전장치 개
발 및 적용

수면에서 심해까지 연속적으로 수
직 이동하며 수심별 정보를 실시
간 측정하여 유선 통신을 통해 전
송하는 기술 확보

기술고도화

신규개발

기술수입

신규개발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합계

활용방안

우리나라 해역별 해상 및 해양 상황 실시간 정보 제공

대량의 해양정보 확보를 통한 선진형 기후 예측 기술 확보 

우리나라 해역별 어장 상황 분석 적조 조기 예측 해상 기상상태 예보 등에 활용

기대효과

기술적 장기간 해상 심해 장치가 통합된 고정식 부이형 플랫폼 제작 및 운용 기술은 

안전성 및 신뢰성이 높은 해양장비 설계 기술 축적에 기여  

정책적 우리 해역의 실시간 환경정보 제공 및 분석을 통한 정확한 해상 상황 예보

기후 예측 등 국민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  

산업적 해역별 어장 상황 해상 안전 적조 조기 예측을 통해 해양 재해 방지 및 수

산 양식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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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 지원용 수중로봇 기술

핵심 

기술명
구난 지원용 수중로봇 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구난 표적 정밀탐색이 가능한 소형 시스템 관련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이동성 조작성 향상 기반의 정보 획득 전송이 가능한 소형 개발

향상 기반의 표적정보 관리가 가능한 소형 통제콘솔 개발

최대속도 이상

로봇팔 자유도 이상

탑재센서 장애물회피센서 카메라 전방주시소나 등

통신방식 케이블 등

기술의 

내용

최적선형 기술 

간섭최소화 다중추진 선체안정화 등

정밀탐색 기술

이미지획득 음향획득 등

체계운용 기술

통신 케이블관리 시험평가 등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1 차년2 차년3 차년4 차년5 차년6 차년7

최적선형기술

정밀탐색기술

체계운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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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공간특성에 따른 이동성 저하 기존연구 기반 최적화
기존기술 
고도화
기술수입

장애물에 따른 탐색성 저하 다자유도 로봇팔 적용 신규개발

환경에 따른 운용 편의성 저하 휴먼인터페이스 기법 적용 신규개발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1 차년2 차년3 차년4 차년5 차년6 차년7

최적선형기술 20 10

정밀탐색기술 20 10

체계운용기술 10 10 20

합계 30 40 30

활용방안
침몰선 내외부 탐색

표적 다양화 및 기술최적화에 따른 신규 산업 도출

기대효과

기술적 조작성이 강화된 수중로봇기술 확보

정책적 해양영토 관리정책 수립에 기여 가능

산업적 기술확산을 통한 해양산업 혁신성장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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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지원용 수중로봇 기술

핵심 

기술명
수산 지원용 수중로봇 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양식장 표적 정밀관찰이 가능한 소형 시스템 관련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이동성 조작성 향상 기반의 정보 획득 전송이 가능한 소형 개발

향상 기반의 표적정보 관리가 가능한 소형 통제콘솔 개발

최대속도 이상

로봇팔 자유도 이상

탑재센서 장애물회피센서 그물감지센서 카메라 전방주시소나 등

통신방식 케이블 등

기술의 

내용

최적선형 기술 

간섭최소화 다중추진 선체안정화 등

정밀관찰 기술

이미지획득 음향획득 환경정보획득 등

체계운용 기술

통신 케이블관리 시험평가 등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최적선형
기술

정밀관찰
기술

체계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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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공간특성에 따른 이동성 저하 기존연구 기반 최적화
기존기술고도

화
기술수입

어류 그물에 따른 관찰성 저하 로봇팔 및 다중센서 적용
신규개발
기술수입

환경에 따른 운용 편의성 저하 휴먼인터페이스 기법 적용 신규개발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최적선형
기술

정밀관찰
기술

체계운용
기술

합계

활용방안
양식장 내외부 및 어류 관찰

표적 다양화 및 기술최적화에 따른 신규 산업 도출

기대효과

기술적 관측성이 강화된 수중로봇기술 확보

정책적 해양영토 관리정책 수립에 기여 가능

산업적 기술확산을 통한 해양산업 혁신성장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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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해양관측을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및 관측 기술 개발 

핵심 

기술명
광역해양관측을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및 관측 기술 개발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수중글라이더 오일기반 부력엔진 기술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소모형 및 충전형 배터리 제어 기술

수중글라이더용 원격 무인투하회수 로봇 기술 

초광역 위치인식 시스템 기술

수중글라이더 활용 해양환경 관측 기술 개발

기술개발 

최종 목표

본 기술 개발 사업의 핵심은 전세계적으로 광역해양관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수
중글라이더를 해양관측에 직접 운용하는 전문적인 활용자 장비수요자 의 주도로 이루어진
다는 것임

실 운용자가 장비개발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활용가능한 기술로 개발하고 실해역에서 
직접 운용함으로써 개발 기술을 점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된 결과로 기본이 되는 
고품질의 해양환경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각 해양관련기관에 제공함과 동시에 유의미한 해
양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개발된 장비기술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증명하고 해당 기술의 활
용성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에 실제 활용을 위한 핵심부품 개발과 동시에 해양관측용 장비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
를 활용한 관측 성과를 사업 결과물로 제시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급속
도로 무인화되어가는 해양정보산업에서 국가적 위상을 높이며 해양관측장비 시장에서의 경
쟁력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선순환체계는 각 해양관련기관의 추가적인 자료 요구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수중글라이더를 최적화 운용하고 필요시 새로운 장비개발 소요를 제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실 활용가능한 무인해양로봇의 개발 수요를 확대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 

세부 기술 개발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음

수중글라이더 유압모터기반 부력엔진 기술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장기관측에서 부력엔진은 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
품이면서 효율적인 해양관측 로봇 전반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임 

최소의 동력으로 부력조절이 가능한 오일기반 수심 급 부력엔진 개발이 목표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수중글라이더 하우징은 고수압 환경에서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수압에 따
라 가변함으로써 수중글라이더의 이동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함

장기간 운용시 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해양환경에 따라 교체가 불가피한 
부품임

수압에 따라 가변하는 수심 급 하우징 개발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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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최종 목표

수중글라이더용 배터리 제어 기술

현재 고가의 배터리를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기술로 배터리 제어 기술
만 개발하면 기존의 상용화되어 있는 배터리팩을 활용하여 수중글라이더용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음

약 개월을 사용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개당 만원이 넘고 일회용 소모성 배터
리이므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면 약 비용으로 생산가능함

재충전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아직 수중글라이더용으로 상용화되
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된 기술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세계 시장에 진출도 가능함

수중글라이더용 알칼라인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종을 개발하는 것
이 목표임 

해당 배터리 제어기술은 다른 수중 드론 장비에도 활용 가능함

수중글라이더 무인 투하회수로봇 개발

대형 해양관측선에서 수중글라이더를 활용 시에는 투하 및 회수 시기가 글라이더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소형 선박을 활용하여 투하 회수하고 있으
나 위험도가 높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선박사용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게다가 날씨
가 조금만 나빠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하회수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됨

무인 투하회수로봇은 대형 해양관측선에서의 수중글라이더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데다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개발된 사례가 없어 실제 활용가능한 장비가 개발된다면 시장 
경쟁력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하에서 모선으로부터 이상 떨어져 있는 수중글라이더를 투하 및 회수
할 수 있는 범용 무인 투하회수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 

초광역 수중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해상 교통량이 많아 해표면에서 수신을 자주 할 수 없는 경우 극지 해역과 같이 해표
면에 해빙이 존재하여 위치 수신은 물론 충돌 위험까지 있는 경우에 수중글라이더의 원할한 
수중항법을 위한 위치 인식 시스템이 필요

수중글라이더는 저전력 구조로 장기간 운용이 필수적인 해양 관측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이
므로 전력 소모가 큰 기존의 수중통신 시스템은 글라이더용 위치인식 시스템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함 수중글라이더 내에서 전력 소모가 적고 위치 정보만을 제공하는데 특화된 저
렴한 시스템이 필요함

또한 수중글라이더는 수백 이상의 범위를 이동하면서 해양 관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요
구되는 수중 위치 인식 범위는 이상이어야 함

음원은 이하의 저주파를 활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하의 음원
을 개발해야하며 분 이하의 을 가지며 수심 이내에서 년이상 작동가능
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425 -

기술개발 

최종 목표

수중글라이더 활용한 무인해양 관측 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는 무인 해양 공간 관측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 관측 장비임 수중글라이더 관련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는 무인 해양 관측 산업과 해양 정보 산업의 국가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무인해양 
관측망을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자료를 생산함과 동시에 해당 자료로부터 유의미한 
해양정보를 추출하여 개발된 장비의 우수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
수적임

해양에서 활용되는 관측장비 중 활용성이 높은 장비들은 수년동안 해당 장비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품질과 가치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따라서 개발된 장비를 지속적으로 활용
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운용기술 관측 기술과 무인해양 관측망과 같은 해양자료 
생산체계가 필요함

동해는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의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관측자료를 통해 그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바다이며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아 해양 관측 장비 
테스트 분야에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해역임 따라서 개발된 해양장비를 고도화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해양정보를 생산함으로써 해당 해양관측장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바다임

동해에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공간 
관측 체계임 앞서 개발하는 장비 및 기술의 단순 테스트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활용하여 고
품질의 해양 자료를 생산하고 해양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장비 기술의 우수성
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 공간 관측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해양 자료인 수온 염분 해류 용존산소 클로로필 종에 대해  
이내에서 수직 해상도 이하 수평 해상도 이하의 단면 공간 관측을 위도 도에서 

도 사이에 도 간격으로 매달 관측하는 공간 관측망 구성을 목표로 함

기존의 선박을 활용한 관측을 보완하고 선박 관측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 자료로 하여 
무인 시스템에서 얻어진 자료를 평가하고 보정하여 고품질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울릉분지 중심해역과 포항 인근해역 울릉도 인근 해역 동해시 인근 해역 등 비교적 관리 
운용이 수월한 지역에 거점 관측망을 구성하여 초광역 수중위치인식 시스템의 음원 부이를 
설치하고 연안 거점의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수십함으로써 수중글라이더에서 얻어진 자료를 
교정할 뿐 아니라 시계열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차원 나아가 차원 격자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준 관측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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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내용

수중글라이더 유압모터기반 부력엔진 기술

동력손실 저감을 위한 유압 모터 시스템 개발

용량의 전력으로 최대 일 운용이 가능한 부력 조절 엔진 기술 

유류 속도 센싱 및 제어 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카본합금 기반 심해 가변 하우징 소재 개발

수밀 구조 및 압력 보상 구조 설계 기술 개발

환경에서 운용가능한 부력 엔진 검증용 플로트 하우징 플랫폼 개발

수중글라이더용 배터리 제어 기술

일회용 알칼라인 및 리튬이온 배터리 제어 기술

충전용 리튬폴리머 배터리 제어 기술

수중글라이더용 배터리 제작 및 실해역 시험

수중글라이더 무인투하회수로봇 개발

수중글라이더 손상을 방지하는 다종 가변 그리퍼 개발

영상 기반 수중글라이더 인식 시스템 개발

회수로봇 추진 및 동작 자세 제어 시스템 개발

초광역 수중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고효율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개발

음원 청음기 및 음향자료 처리 기술 개발

위치 인식 알고리즘 개발

수중글라이더 활용 해양관측 기술 개발

다중 수중글라이더 운용을 위한 정비 교정 투하회수 체계 구축

다중 글라이더 관제 시스템 구축 

다중 글라이더 편대 제어 기술 개발

실시간 및 지연모드 자료 처리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

수중글라이더 활용 고품질 염분 자료 생산 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 활용 해류 측정 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 활용 클로로필 고품질 농도 자료 측정 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 활용 용존산소 교정 및 품질 관리 기술 개발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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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국내 심해에서 사용가능한 부력엔
진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없으나 천해용 부력엔진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들은 몇몇 곳
이 존재함

가변형 하우징은 미래의 수중드론 
기술중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판단
되나 국내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음

배터리 기술은 국내에서 충분히 개
발 가능하지만 높은 수압과 낮은 
수온에서 충분한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배터리를 제어하는 것이 중
요

무인투하회수로봇은 기존에 어디에
서도 개발된 사례가 없으므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됨

초광역수중위치인식 시스템은 이미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이므로 음원장치등 하드웨어에 개
발은 수월하지만 이를 활용한 항법 
소프트웨어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됨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무인해양 
공간관측망 구축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운
용주체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  

국내에는 실제 활용가능한 부력엔
진 개발 기술이 부족하므로 운용전
문가로부터 적합한 방향성과 핵심 
정보를 제공받아 개발이 가능할 것
으로 파악됨  

소재 개발 분야는 파급효과가 크지
만 연구가 힘든 분야이므로 원천기
술 개발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배터리팩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배터리팩 중에 충분한 
효율를 갖는 배터리팩 제품을 선정
하여 제어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

수중글라이더 전문운용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직접 
운용하면서 수정 보완을 거치면 활
용성 높은 장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미국 전문 기관과 공동 협력으로 
통해 고품질의 항법 소프트웨어 개
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실제 무인해양 공간관측망에서 생
산된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인을 위
한 정보를 추출하는 국가기관 중 
선정과정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부
속기관으로서 구성하고 전문가 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
무행정 조직이 아니라 전문성이 유
지될 수 있는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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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단위 억원( : 190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심해용
부력엔진

가변
하우징

고압 저온 
배터리제

어
무인투하
회수로봇
광역위치
인식시스

템
무인공간
관측시스

템
합계

활용방안

심해용 부력 엔진 년 혹은 회 반복 사용후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이
므로 무인해양공간 관측망에 운용될 수중글라이더에서 직접 활용 해양관측용 수중드론 개
발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될 수 있음

가변형 하우징 무인해양공간 관측망에서 운용될 수중글라이더는 하우징의 으로 
인해 성능저하가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교체 시 직접 활용 해양관측용 수중드론 개발의 핵
심 부품으로 활용될 수 있음

알칼라인 리튬이온 리튬폴리머 배터리 무인해양공간 관측망에서 운용될 수중글라이더의 
운용비용을 낮추는데 직접 활용

수중글라이더 범용 무인투하회수 로봇 무인해양 공간관측망 운용시 직접 활용 대양관측선
에서 수중글라이더 운용시 운용비용을 낮추는데도 활용

초광역 수중위치인식 시스템 해상교통이 복잡한 동해 해역에서 무인해양공간관측망 운용
시 활용 남극 및 북극해에서 수중글라이더 및 무인잠수정을 활용한 빙하 해저의 해양 환
경 관측에 활용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무인해양 공간관측망 개발된 해양 관측 장비의 장기간 테스트를 
위해 활용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의 반응 패턴 및 생태계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생산된 자
료가 활용 

기대효과

해양 관측용 수중글라이더의 운용 비용을 크게 낮춰 효과적인 해양 자료 및 정보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모성 부품을 개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형 해양 관측용 로봇 
및 수중드론을 개발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임박해온 차산업 혁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료로부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나 해양은 정보를 생산하기에 필수적인 고품질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무인 관측망을 활용하여 다량의 고품질 자료를 생산하는 체계를 갖춤으로
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기반 해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음

기 구축하는 수중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고품질 해양자료가 수집됨으로 인해 해양기상 해
양환경 해양예측 분야의 활발할 발달이 기대되며 무인공간관측 체계를 활용한 어족자원 
모니터링과 해양생태 모니터링 해양영토 관리를 맡고 있는 각 정보기관의 운영 체계가 고
도화될 것으로 기대됨

해양 음향 환경 자료가 중요한 해군에서도 무인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공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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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잠수함 운용 체계나 적잠수함 감시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
로 기대됨

또한 그동안 개발되었던 해양 장비들이 실제 해양환경의 특성과 해양 환경 관측의 성격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매우 낮았음 그러나 이번 사업은 장비를 
운용하여 직접 자료를 생산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운용팀이 사업을 총
괄하고 장비 개발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개발을 주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임
사업 총괄은 개발된 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유의미한 해양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개발된 장비
의 우수성과 효용성을 증명해야하는 의무를 갖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장
비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체계임

현재 개발하는 장비들 중 소모성 부품들은 해양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직접 운용될 때 사
용되기 때문에 해양 자료 생산 비용을 낮추는데 활용됨으로써 관측 비용절감효과의 즉각적
인 발휘가 기대됨

현장에서 장기간 운용하면서 중요한 해양 자료가 생산되어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보여준 
장비는 그 품질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경쟁이 치열한 해양 관측 장비 시
장에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일석이조의 성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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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자가발전 해양 관측용 부이 로봇 기술

핵심 

기술명
신재생 에너지 자가발전 해양 관측용 부이 로봇 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신재생 에너지기반으로 자동 충전 및 추력 생성이 가능한 전자동 부이 기능 수상 로봇 
시스템

기술개발 

최종목표

파도로부터 전력 생산 및 자체충전이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활용 파력기반 추력 생성 기술 개발

부이로봇과 수중로봇 간 공조 알고리즘 개발

시간 파력발전 및 저장 기술 개발

년 이상 장기 임무 수행 

일체의 계류 장치없이 이내 전자동 위치 유지 기술 

수상 수중 간 데이터 중계 및 수중로봇 위치 오차 보정 

기술의 

내용

파력 발전 및 자동 충전 시스템

파력발전 효율 증가를 위한 유체학적 하드웨어 설계

안정적 에너지 생성을 위한 전자 물리적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발전기 및 전력 제어 기술

파력 에너지 변환 추력 생성 시스템

유체 저항을 줄이는 고효율 하드웨어 설계

파고에 따른 추력 조절 시스템

전자동 위치 유지 알고리즘 개발

재난 회피 기동 시스템

위험 환경 인식 알고리즘 개발

회피 기동 알고리즘 

수상로봇과 수중로봇 간 공조 알고리즘 개발

안정적 수중 데이터 전송 기술 개발

상호 위치 파악을 위한 음향 위치 파악 하드웨어 개발

장시간 임무 수행 및 유지보수 기술 

시스템 안성정 향상기술

고장 진단 및 신뢰성 향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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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파력 발전 및 자동 충전 시스템
파력 에너지 변환 추력 생성 시스템
재난 회피 기동 시스템
수상로봇과 수중로봇 간 공조 알고리즘 
개발

장시간 임무 수행 및 유지보수 기술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바다의 넓은 면적에 비해 수중 수
상로봇의 임무 시간 영역의 제약

수중 기술과 수상기술을 연결짓는 
중계 기술의 부족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청청 에너
지 로봇 기술의 부족

파력 발전 배터리 충전 및 저전력 
소비 시스템으로 임무시간 비약적 
증대

수중 수상 중계 기술 및 상호간 
공조 기술 개발

시간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개발

신규 개발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
년

차
년

차
년

차
년

차
년

파력 발전 및 자동 충전 시스템
파력 에너지 변환 추력 생성 시스템
재난 회피 기동 시스템
수상로봇과 수중로봇 간 공조 알고리즘 
개발
장시간 임무 수행 및 유지보수 기술 

합계

활용방안

해양 감시 안보 치안 범죄

기상 관측 및 지진 해일 감지

해양 탐사 및 수중 로봇 임무 중계 

해양 데이터 획득 및 기후 변화 탐지

기대효과

기술적 풍부한 해양 데이터 획득으로 해양과학 물리 분야 연구 촉진

정책적 데이터 기반 현장 밀접 정책 제안

산업적 해양 자원 개발 본격화

지진 해일 감시 등 해양 기상 정보 정확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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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용 프로파일러 기술

핵심 

기술명
심해용 프로파일러 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수천미터 심해 해양물리데이터 수직분포를 수년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전송하는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정성적 표층에서 심해까지의 해양물리데이터의 수직분포를 주기적으로 반복 측정하
고 해상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육상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저전력 동작 
혹은 자체전력 수급이 가능하여 장시간 작동되며 해양환경에 대한 고 신뢰성을 바탕으
로 작업자의 유지보수가 요구되지 않는 심해용 프로파일러
정량적 최대 수심 동작시간 최대 년

기술의 

내용

세부기술 명 심해센싱기술

내용 심해용 센서소자 저전력 시스템 설계 전력 수중 센서 시스템 자
동 유지보수

세부기술 명 기반 심해 프로파일러

내용 장거리 수중 통신 기술 해상 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 부식방지 재료 기술
수중 커넥터 기술 수중 케이블 기술

세부기술 명 무선 심해 프로파일러⓷

내용 정밀부력제어기술 수중 수상 위치전송기술 방수 압력용기 기술 수중 자율이
동 기술

기술개발기

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심해센싱
기술

기
반 심해 
프로파일

러
무선 
심해 

프로파일
러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해양 센서소자 모듈 수입 의존 해양 센서소자 원천기술개발 신규개발

해양장비 부품 수입에 의존 해양장비 재료 및 부품개발
기존기술고

도화
표층 위주의 제한된 심해 프로파일러 활용 신규개발

잦은 유지보수 높은 운용비용 자동 유지보수 시스템개발
기존기술고

도화

◦전형적인 해양물리데이터 측정 ◦데이터 수요자 요구 중심 장비 설
계 및 개발 신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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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심해센싱
기술

기
반 심해 
프로파일

러
무선 
심해 

프로파일
러

합계

활용방안
연안위주 해양 조사에서 탈피한 근해 및 심해 관측 부이에 활용

심해 생태변화 지질변화 오염도 측정을 통한 해양환경 예측 망 구축

기대효과

기술적 심해 센싱을 위한 기계 재료 통신 소자 기술확보

정책적 동해안 심해 해양환경관리 수산 지질자원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정책결정을 위

한 근거 데이터 마련

산업적 심해장비 수입대체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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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감시용 수상로봇 기술

핵심기술명 연안 감시용 수상로봇 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연안 표적 감시가 가능한 고속소형 수상정 시스템 관련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표적 탐지 추적 기반의 정보 획득 전송이 가능한 고속소형 수상정 개발

향상 기반의 수상정 표적정보 관리가 가능한 소형 통제콘솔 개발
최대속도 이상

표적관리 수 개 이상

탑재센서 장애물회피센서 레이더 카메라 등

통신거리 이상

기술의 

내용

최적선형 기술 

저항최소화 추진력향상 선체안정화 등

표적처리 기술

표적탐지 표적추적 등

체계운용 기술

통신 시험평가 등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최적선형
기술

표적처리
기술

체계운용
기술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선체 소형화에 따른 속도 저하 기존연구 기반 최적화 기존기술고도화
외란에 따른 표적처리 성능 저하 지능형 추정기법 적용 신규개발
환경에 따른 운용 편의성 저하 휴먼인터페이스 기법 적용 신규개발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최적선형
기술

표적처리
기술

체계운용
기술
합계

활용방안
선박 감시 및 가이드

표적 다양화 및 기술최적화에 따른 신규 산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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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기술적 표적처리 기술이 고도화된 수상로봇기술 확보

정책적 해양영토 관리정책 수립에 기여 가능

산업적 기술확산을 통한 해양산업 혁신성장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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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 플랫폼 통합운용 기술

핵심 

기술명
해양관측 플랫폼 통합운용 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해양 관측 플랫폼을 운용하기 위한 기술 및 공용으로 적용되는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해양 관측 플랫폼 통합운용을 위한 설치 기술 운용 기술 연동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해양 관측 플랫폼 통합 관리 운용 기술 개발

해양 관측 플랫폼 통합 원격 링크 기술 개발

해양 관측 플랫폼 설치 회수 기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해양 정보 도시 기술

기술의 

내용

빅데이터 기반 해양 관측 플랫폼 통합 관리 운용 기술 

본 과제를 통해서 개발되는 다양한 해양 관측 플랫폼에서 생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운용

하는 기술

해양 관측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다양한 해양 관측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 관리 시스템 구축・

모든 해양 로봇 데이터 수집 기반 빅데이터화를 통한 가치창출・

해양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방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개발

개방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을 활용하여 각 연구자들의 분석 를 공유할수 있도록 설계・

해양 관측 플랫폼을 위한 표준 데이터베이스 프로토콜 개발

기존 관측 시스템과 호환성을 가진 표준 데이터 프로토콜 개발・

양질의 정보 생성을 위한 확장성을 가진 표준 데이터 프로토콜 개발・

해양 관측 플랫폼 통합 원격 링크 기술

해양 관측 플랫폼과 운용 센터와 데이터 링크를 지원하는 기술

해양 관측 플랫폼용 장 단거리 링크 기술 개발

장거리 통신망 위성 통신을 활용한 장거리 통신 링크 기술 개발・

단거리 메쉬 통신망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한 근거리 통합 링크 기술 개발・

해양 통합망 위성 통신과 수중 통신을 통합한 통합통신망・

해양 환경에 적합한 최적 통신 프로토콜 설계 기술

고효율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해양 데이터 압축 전송 기술

해양 관측 플랫폼 설치 회수 기술

다양한 해양 플랫폼을 설치 및 회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 무인 기술

해양관측 플랫폼 유인 설치 회수에 필요한 장비 개발

다양한 높이의 선박에서 해양 관측 플랫폼을 설치 회수 할수 있는 장비 개발・

해양관측 플랫폼무인 설치 회수에 필요한 장비 개발

해양 관측 플랫폼 설치 회수용 무인 수상정 설계・

에서 운용 가능하고 크기 중량 까지 회수 가능・

회수 작업을 위한 로봇 장착・

해양관측 플랫폼 진회수를 위한 표준 진회수 기술 설계

유 무인 및 크기 중량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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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해양 정보 도시 기술④ 
빅데이터화된 다양한 해양정보를 증강 현실 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
는 기술
- 지능형 패드 개발AR 

빅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과 원격링크 기술로 연동되어 운용  ・
수중 수상에서 상용가능한 수밀 구조형  /・

기술을 통한 해양 정보 실시간 도시  AR ・

어민 연구관계자 해경 등이 활용 가능한 정보 패드  / /・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해양 관측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해양 관측용 데이터베이스 프로토콜 개발
해양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방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개발
해양 관측 플랫폼용 장 단거리 링크 기술 개

발
해양 환경에 적합한 최적 통신 프로토콜 개발
고효율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해양 데이터 압축 

전송 기술
해양관측 플랫폼 유인 설치 회수에 필요한 장
비 개발
해양관측 플랫폼 무인 설치 회수에 필요한 장

비 개발
해양관측 플랫폼 진회수를 위한 표준 진회수 

기술 설계
지능형 패드 개발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해양 관측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정보 통합이 힘듬

데이터베이스 통신 기술 등 국내 
환경에 적합한 표준안이 부재

플랫폼 설치 회수 기술의 자동화 
기술 부족

해양 관측 플랫폼의 정보를 통합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동 관리
도시 설치 회수 시스템 구축

신규개발

기존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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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해양 관측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해양 관측용 데이터베이스 프로토콜 개발
해양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방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개발
해양 관측 플랫폼용 장 단거리 링크 기술 개

발
해양 환경에 적합한 최적 통신 프로토콜 개

발
고효율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해양 데이터 압

축 전송 기술
해양관측 플랫폼 유인 설치 회수에 필요한 장
비 개발
해양관측 플랫폼 무인 설치 회수에 필요한 장

비 개발
해양관측 플랫폼 진회수를 위한 표준 진회수 

기술 설계
지능형 패드 개발 

합계

활용방안

서해 남해 동해 모든 해역에서 다수의 해양 플랫폼에서 획득된 해양 정보를 실시간을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

빅데이터화된 해양 정보 획득 데이터를 연구자에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해양 정보 생
성

기대효과

기술적 해양 관측플랫폼용 기반 기술 제공을 통해 향후 호환성 있는 해양 관측 기술 

개발 기대

정책적 해양 관측 운용 관련 다양한 표준안 제공을 통한 정책 방향성 확보

산업적 빅데이터 기반 양질의 해양 정보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도출

산업적 해양 관측플랫폼 설치 회수 장비 무인화를 통한 관리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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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용 고정식 관측 부이 관리용 해상로봇 기술 개발

핵심 기술명 해양관측용 고정식 관측 부이 관리용 해상로봇 기술 개발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해상로봇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정식 관측 부이의 효율적 유지 보수를 위한 전원 충전 및 
상태 관리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정성적 해상 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고정식 관측 부이의 자동 전원 공급 및 상태 점검 
기술

해상로봇의 원격 관제 및 자율 제어 기술

자동 탐지 및 인식 기술

도킹을 위한 동적위치 제어 및 매니퓰레이터 운용 기술

차원 형상 복원 및 상태 점검 기술

근거리 비접촉 데이터 및 전원 충전 기술

실해역 운용 기술

기술의 내용

해상로봇의 원격 관제 및 자율 제어 기술

원격 관제 및 제어 기술

자동 탐지 및 인식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자동 탐지 및 인식 기술

도킹을 위한 동적위치 제어 및 매니퓰레이터 운용 기술

운동보상제어 기반 운항 제어 및 매니퓰레이터 파지 제어 기술

차원 형상 복원 및 상태 점검 기술

관측 부이의 단계적 도면 인식 및 센서융합 기반 차원 형상 복원 기술

근거리 비접촉 데이터 및 전원 공급 기술

근거리 무선 데이터 송 수신 및 관측 부이의 비접촉 전원 공급 기술

실해역 운용 기술

근거리 무선 데이터 송 수신 및 관측 부이의 비접촉 전원 공급 기술

기술개발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1 차년2 차년3 차년4 차년5 차년6 차년7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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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고정식 관측 부이의 장시간 운용
을 위해서는 고효율 자가 발전 
장치가 필요하나 환경적인 요인
과 시스템의 규모적인 면에서 현
재의 기술력으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함

해상에서 접촉 비접촉식 전원 공
급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동적위
치 제어뿐만 아니라 관측 부이의 
외형에 대한 상태 인지를 위한 
기술력의 부재

해상로봇을 이용하여 육상 스테
이션에서 원격으로 주기적 전원 
공급 및 상태 점검을 위한 시스
템 개발 및 적용

기개발된 기술들을 해상 운용 
환경 및 임무에 최적화하여 체
계적이고 집약적인 기술로의 발
전 

신규 개발

기술 고도화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합계

활용방안
설치된 관측 부이의 주기적 상태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관측 부이의 전원 부족 시에 긴급 전원 공급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

기대효과

기술적 고정식 관측 부이의 주기적 상태 점검 및 전원 공급을 통한 장시간 해양 무

인 관측 기술력 확보 및 효율적 운용 기대

정책적 설치된 관측 부이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소모되는 인력과 운용비를 크

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

산업적 위험한 해상 유인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무인 시스템의 기술 개발

을 통해 인명 손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외에서의 해양 장비 산업의 시장 점유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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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통신 분과2. 

수중에서 최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수중 광 무선통신기술

핵심 

기술명
수중에서 최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수중 광 무선통신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수중에서 최대 의 데이터를 저지연 저전력으로 전송하는 수중 광 무선통신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정성적 수중에서 수중이동체 간 혹은 수중이동체와 고정장치 간에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하는 수중 광 무선통신 기술 실용화
정량적 수중에서 최대 통달거리 에서 최대 전송기술

기술의 

내용

수중에서 최대 통달거리 에서 급  수중 광 무선통신 기술

통달거리 에서 급 점대점 수중 광 무선통신 핵심기술 확보

무선 광통신 경로 유지 기술

수중이동체간 통신품질 확보를 위한 통신경로 시준 유지 및 경로상 탁도 극
복 기술

수중 광 무선통신 모듈 실용화 기술

수중이동체 수중 고정기지국간 광 무선통신 모듈 실용화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급 수중 광 무선
통신 기술

수중 광무선통신 경로 
유지 기술

수중 광 무선통신 모듈 
실용화 기술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국내에서는 수중 무선통신은 
초음파를 이용한 음향통신만 
연구개발되고 있음

수중 음향통신은 통달거리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전송속도가 느리고 
수중 생태계 환경에 영향을 주며 
보안 측면에서 취약함

수중 광 무선통신은 근거리 
고속통신이 가능하므로 영상 정보
다양한 센서 수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

수중 광 무선통신은 환경 
친화적이며 특히 통신 내용의 
누화 통신자 위치 탐지 등 보안 
측면에 강점이 있음

신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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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급 수중 광 무선

통신 기술
수중 광무선통신 경로 유
지 기술
수중 광 무선통신 모듈 
실용화 기술

합계

활용방안

수중 광 무선통신 기술 실용화로 수중 유인 무인 이동체간 수중 유인 무인 이동체와 수중 
고정 스테이션간 고속 정보 교환에 활용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전체 경제수역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해양 및 내수면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에 활용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수요 충족 및 세계 시장 진출

기대효과

기술적 세계 최고의 수중 광 무선통신 기술 확보

정책적 해양 주권 행사 및 해양 상황 능동 대처를 위한 주요 수단 확보

산업적 확보한 기술로 시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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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중환경 극복이 가능한 수중음향 통신시스

템 개발

핵심 기술명 다양한 수중환경 극복이 가능한 수중음향 통신시스템 개발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서해 남해 동해에서 모두 통신가능한 환경 적응형 수중음향 통신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정성적 서해 남해 및 동해와 같이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는 수중환경에서 사용 대역 
및 변조 기법 등을 의 변경으로 환경 적응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하
는 단일 수중음향통신시스템 개발 및 실증

주파수 내에서 가변적인 주파수 선택 기능

내에서 수중환경 적응적인 가변 전송율 지원

내에서 수중환경 적응적인 통신 거리 지원

수중기지국 기반의 중앙집중형 타입과 수중센서네트워크 타입의 네트워크 구조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

기술의 내용

가변적인 주파수 선택 기술

수중환경 조건에 따라 유용한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이 다르므로 이를 소프트웨어적으
로 셋팅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수중환경 적응적인 가변 전송율 지원

수중환경 조건에 따라 모뎀의 변조기법을 소프트웨어적인 셋팅으로 가변할 수 있는 기
술

수중기지국 기반의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구조와 수중센서네트워크 구조를 모두 지원하
는 기술

소프트웨어적인 셋팅으로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구조와 기반의 센서네트워크 구
조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수중음향통신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기술개발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1 차년2 차년3 차년4 차년5 차년6

수Software Defined ① 
중음향 통신시스템 
설계

수Software Defined ② 
중음향 통신시스템 
구현
실증을 통한 보완 ③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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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현재까지 특정 환경과 목적에 맞
도록 제한적으로 개발하다보니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모델의 통신시스템을 개발함

서해 남해 동해는 매우 다른 수
중환경 특성을 가지고 동일한 해
역에서도 지질이나 깊이에 따라 
다른 수중통신모뎀의 개발이 필
요

소프트웨어적인 셋팅만으로동일
한 수중통신시스템으로 다양한 
수중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중음향 통신
시스템 개발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느 해역에서도 통신이 
가능

기존기술고도화 
신규개발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합계
수중음

향 통신시스템 설계
수중음

향 통신시스템 구현
실증을 통한 보완 및 최
적화

합계

활용방안

수중음향 통신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모듈형태의 라이브러리하여 소프트웨어 셋팅으로 다
양한 환경과 목적을 위해 개발되는 수중음향 통신시스템에 쉽게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용 플랫폼으로써 활용

해양안전 국방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탐사 등 다양한 목적의 수중통신 인프라로써 활용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수요 충족 및 세계 시장 진출

기대효과

기술적 세계 최고수준의 수중음향 통신 기술 확보

정책적 해양 주권 행사 및 해양 상황 능동 대처를 위한 주요 수단 확보

산업적 확보한 기술로 시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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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핵심 기술명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수중 사물들과 육상네트워크를 연동하여 다양한 수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백본 아키텍처 표준화 기술 개발

수상 게이트웨이 시스템 기술 개발

수중 데이터 추출 관리 활용 기술 개발

표준

기술의 내용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이종 네트워크를 고려한 유연한 프로토콜 개발

수중 에너지 수확 기술 개발

수상 게이트웨이 시스템 개발

표준화

기술개발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테스트베
드 구축 
및 운용

이종 네트워크를 고려한 유연한 프로토콜 개발

수중 에너지 수확 기술 개발

수상 게이트웨이 시스템 
개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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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국내외 서비스 부재

응용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응용
영역한정 서비스 플랫폼 기술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해석 서비
스가 가능한 응용영역불변 서비
스 플랫폼 기술 개발 

신규 개발

표준 부재
프로젝트 등과의 국제 

협력을 통한 표준 제정
신규 개발

수중 운용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의 어려움

자율적 구성 자가 치유 자기 최
적화 자기 보호 기술 개발

신규 개발

배터리 동작에 따른 운용 제한 에너지 수확 방법 개발 신규 개발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합계

활용방안

양식장 어족자원 원격 감시 및 관리

실시간 해양 관측 데이터 모니터링

항만 연안 보안 및 모니터링

쓰나미 지진 적조 등의 해양 자연 재해 예측 및 모니터링

해양 레저 활동

해양 플랜트 및 해양 구조물 모니터링

기대효과

기술적 표준 제정을 통한 표준 기술 선점

정책적 적조 등과 같이 어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해양 환경 정보에 대한 대어민 정책 수

립 가능

정책적 어족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미래 수산식량 정책 수립 가능

정책적 쓰나미 지진 발생 초기 징후 등 자연 재해 예측 가능

산업적 신산업 분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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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해양이동체 통신망 구축기술

핵심 

기술명
다수의 해양이동체 통신망 구축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다수의 수중 이동체 군집 제어 및 협업 탐사가 가능한 실시간 고속 이동 통신 네트워크 기
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소형화 저전력 수중 통신 모뎀 기술 개발

토폴로지 변화에 강인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술 개발

네트워크 협업 측위 기술 개발

다수의 수중 이동체 통신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해역 성능 검증 

모뎀의 데이터 전송 속도 이상 이하 전달 거리 이하 전력 소모
량 

단일홉 시간 지연 초 이하 채널 사용 효율 이상

네트워크 협업을 측위를 통한 측위 오차 감소율 

네트워크 유지 시간 시간 이상

기술의 

내용

수중 이동체 탑재를 고려한 소형화 저전력 수중 통신 모뎀 기술 개발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구동부 변복조 설계 구현 기술 개발

다수 수중 이동체간 다중입출력 채널 모델링 및 채널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오류 정정부호 다중입출력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개발

실해역 성능 시험

토폴로지 변화에 강인한 수중 이동체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술 개발

이동성에 따른 토폴로지 변화에 강인한 매체접속제어 기술 개발

간섭 최소화를 위한 송신 전력 제어 기술 개발

네트워크 모뎀 정합 및 네트워크 모뎀 채널시뮬레이터 연동 시험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해역 성능 검증 

네트워크 협업 측위 기술 개발

시변 토폴로지 환경에서 네트워크 협업 측위를 위한 시공간 메시지 스케쥴링 기술 개발

협업 측위 알고리듬 기술 개발

협업 측위를 통한 측위 범위 확장 기술 개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실해역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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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소형화
저전력 
수중 
통신 
모뎀 
기술 
개발

소형화 저전력 구동부 변복조 기술 개발

다중입출력 채널 모델링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오류 정정부호 다중입출력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개발

실해역 시험 성능 
보완

수중 
이동체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술 
개발

토폴로지 변화에 강인한 매체접속제어 
기술 개발

송신 전력 제어 기술 개발

네트워크 모뎀 정합
채널시뮬레이터 

연동 시험
테스트베드 구축 실해역 성능 

검증 

네트워크 
협업 
측위 
기술 
개발

시공간 메시지 
스케쥴링 기술 개발

협업 측위 알고리듬 기술 개발

측위 범위 확장 기술 개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실해역 성능 검증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모뎀의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
다중입출력 기술을 통한 데이터 전
송 속도 향상

신규개발

수중 이동체 탑재에 따른 공간 제
약

소형화 저전력화를 통한 부피 무게 
감소

기존기술고도

화

음파의 느린 전달 속도로 인한 네
트워크 효율 저하

협업 측위 기반의 동적 스케쥴링을 
통한 채널 효율 향상 및 송신 전력 
제어를 통한 간섭의 최소화

신규개발

수중 측위 장비의 운용 범위 제한
네트워크 협업 측위를 통한 수중 
측위 장비 운용 범위 확장 

신규개발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소형화 저전력 수중 
통신 모뎀 기술 개발
수중 이동체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술 개발
네트워크 협업 측위 

기술 개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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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다수의 수중 이동체간 항법 정보 공유를 통한 실시간 군집 제어

다수의 수중 이동체 기반 광범위한 해양 동시 관측의 통신 인프라

다수의 수중 탐사 로봇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수중 수색 구조

잠수함 어뢰 등의 고속 수중 이동체를 포함하는 수중 전투 체계의 통신 인프라

기대효과

기술적 수중 이동 통신 인프라 원천 기술 확보 수중 측위 기술의 정확도 향상 및 범위 

확장 기술 확보

정책적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정책 수립 가능

산업적 해양 신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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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통신망 기술

핵심 기술명 해양 통신망 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최소 인프라 구축으로 광 해역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양통신 기술 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저전력 무인 이동체 기반 이동형 중계기 기지국 설계 기술 개발

이종 해양통신환경 고려한 인공지능 기반 해양 무선 메쉬 네트워크 기술 개발

장거리 초저지연 고신뢰 해양통신 기술 개발

해양 관측망을 위한 저전력광역 통신 기술 개발

광 해역 최대 까지 고용량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해양 실현

기술의 내용

저전력 무인 이동체 기반 이동형 중계기 및 기지국 설계 기술 개발

해상에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무인 이동체 기반 이동형 중계기 기지국 설계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동형 중계기 기지국 최적 운용 기술 개발 

해양 광역 관측망을 위한 해양 기술 개발

해양 광역 관측망의 실현을 위한 저전력광역 기술 개발

이종 해양통신환경 고려한 인공지능 기반 해양 메쉬 네트워크 기술 개발

이종 해양채널 수중 수면 수상 채널 특성 및 이기종 통신 기술을 고려한 딥러닝 기반 
멀티홉 라우팅 기술 및 네트워크 코딩 기술 개발 

해양 메쉬 네트워크의 최적화된 네트워크 코딩 기술 개발 

장거리 초저지연 고신뢰 해양통신 기술 개발

먼 해역에 위치한 무인 이동체 선박 센서 등의 실시간 제어를 위한 장거리 초저지연 고
신뢰 통신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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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저전력 무인 이동체 

기반 이동형 중계기 및 
기지국 설계 기술 개발

이동형 중
계 및 기
지국 설계

이동형 중계기 기지국 
제작 

이동형 중계 기지국 최
적 운용 기술 개발

이종 해양통신환경 
고려한 메쉬 네트워크 

기술 개발

딥러닝 기반 멀티홉 
라우팅 기술 개발

네트워크 코딩 기술 개
발

이기종 해
양 네트워
크 최적 
운용 기술 
개발

장거리 초저지연 고신뢰 
해양통신 기술 개발

전송 매체 
특성 분석 
및 채널 
모델링

해양통신환경 특성을 
반영한 장거리 통신 기
술 개발

고신뢰 해
양 통신 
기술 개발

초 저 지 연 
해 양 통 신 
기술 개발

해양 광역 관측망을 
위한 해양 기술 

개발

해양 관측망을 위한 센
서 플랫폼 개발

해상 저젼럭 전송 
기술 개발

해상 저젼
럭 

기술 
개발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다양한 해양 서비스를 지원하
는 통신 기반 부족

해양 특성에 맞지 않는 기존 육상 
통신 기술 단순 적용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양에 확장 
가능

해양 실현을 위해 해양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이 필요 

신규개발 및 

기존기술 고

도화 병행 전

략 필요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저전력 무인 이동체 기반 
이동형 중계기 및 기지국 

설계 기술 개발

이종 해양통신환경 고려한 
메쉬 네트워크 기술 개발

장거리 초저지연 고신뢰 
해양통신 기술 개발

해양 광역 관측망을 위한 
해양 기술 개발

합계

활용방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양 어플리케이션에 제공

해양 실현을 위한 요소 기술 제공

기대효과
기술적 해양통신 기술 개발 선점 및 선도

산업적 최소 인프라 기반으로 한 해양통신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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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해양 관측망 해양통신 기술 개발

핵심 

기술명
광역 해양 관측망 해양통신 기술 개발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광역 해양 관측망을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설계 및 기술 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해양 관측 정보 수집 및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설계 

해양 관측망을 위한 핵심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 확보

이동통신 표준기술 해양 환경 적용 특화 및 확장

해양 환경을 위한 저전력 광역 전송 기술 개발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네트워크 설계 이동형 기지국 및 기술 개발

무인 이동체 기반 관측 및 무인 이동체 제어를 위한 통신 기술 개발

해양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통한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 표준 선점
광역 해양 관측을 위한 네트워크 설계 및 핵심 기술 확보

해상공 해상 수중을 연계하는 포괄적 계층 네트워크 설계 및 핵심 기술 확보

장시간 년 해양 관측을 지원하기 위한 저전력 통신 기술 확보

해양 환경을 위한 무인 이동체 선박 실시간 제어를 위한 초저지연 이내 고신뢰 
기술 확보 

기술의 

내용

해양 관측망 네트워크를 위한 물리계층 요소기술 개발

해양 관측망 수중 해상 주요 주파수 대역 채널 모델링

해상 관측 및 실시간 관측정보 전송을 위한 전송기술 개발

해양 관측망을 위한 수중 해상 저전력 통신 기법 개발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협력 이동통신 기법 개발

무인 이동체 및 센서 제어를 위한 저지연 고신뢰 통신 기법 개발

해양 관측망 네트워크를 위한 매체 접근 제어 요소기술 개발

해양 관측망 계층적 네트워크 구조설계

해양 관측망 광대역 통신을 위한 자원 할당 기술 개발

해양 관측망 를위한 자원 할당 기술 개발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협력 이동통신 자원할당 및 최적화 기법 개발

다중 프로토콜 및 전송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운용 기술 개발

해양 이기종 네트워크 기술 개발

해양 관측망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 및 국제 표준화

다중 프로토콜 광역 게이트웨이 기반 메쉬 네트워크 개발 

무인 이동형 기지국 개발

수중 해상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개발

소형 관측 표류 센서 관측장비 개발

해양 관측망 분야 표준 특허화 및 관련 국제 표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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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1 차년2 차년3 차년4 차년5 차년6

해양 관측망 
요소기술 개발PHY 

전송 매체 특성 

분석 및 채널 모

델링

광역 해상 통신 및 중계 통신 요소 기술 개

발 

해상 저전력 전송 IoT 

기술 개발

수중 센서를 위한 물리계층 통신 기

술 개발

저지연 고신뢰 수중통신 

기술 개발

해양 관측망 
요소기술 개발MAC 

및 QoS 

서비스 요

구사항 분

석

네 트 워 크 

구조 설계 

및 최적화

해양 관측망 자원 할당 요소기술 개

발

해상저전력 IoT MAC 

기술 개발

수중센서 통신 매체접근 제어 기술 

개발

저지연 고신뢰 매체 접

근 제어 기술 개발

해양 관측망 
테스트베드 구축 

해양 관측망을 위한 센

서 플랫폼 개발, IoT 

해양 관측망을 위한 수

상 및 해상 이동형 기지

국 개발

해양 관측망을 위한 게

이트웨이 및 backbone 

네트워크 구축

저전력 수중센서 및 군

집 표류 센서 개발

수중 해상 통신 연계하-

는 수상 게이트웨이 개

발

네 트 워 크 

통합 운용 

기술 개발 

및 테스트

베드 최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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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해양 이동통신 기반 부족

다양한 해양 서비스를 지원하
는 통신 기반 부족

해양 특성에 맞지 않는 기존 육상 
통신 기술 단순 적용

개별적 해양 이동통신 장비 개발
로 인한 가격 경쟁력 부족

육상 이동통신의 범용성 품질
지속성을 보장하는 해양 이동통신 
기술 개발 필요

해양 서비를 보장하기 위한 
해양 광역 저전력 통신 기술 개발 
필요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제표
준에 해양 통신 반영 및 개발 기
술 표준화

세대 이동통신 기술 해양분야로 
확장 특화 적용

해양 분야 차세대 범용 이동통신 
서비스 및 광역 감시망의 기반 인
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중심의 기술 개발 
필요

신규개발 및 

기존기술 고

도화 병행 

전략 필요

소요예산

단위 억원( : 60 )

세부 기술명 차년1 차년2 차년3 차년4 차년5 차년6

해양 관측망 
요소기술 개발PHY 

2 2 2 2 2 2

해양 관측망 
요소기술 개발MAC 

2 2 2 2 2 2

해양 관측망 
테스트베드 구축 6 6 6 6 6 6

합계 10 10 10 10 10 10

활용방안

차세대 해양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국제표준 기반 해양 육상 호환 네트워크 구축

해양 및 차세대 기반 서비스를 위한 기반 네트워크 구축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과 함께 해상 통신 기술이 진화 가능

해양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술 선점 및 선도 가능

기대효과

기술적 해양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술 개발 선점 및 선도

정책적 해양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표준화에 따른 해양 이동통신 정책 통일 및 

효율화

상업적 해양 이동통신 분야 국제표준 특허 선점을 통한 국내 관련 이동통신 기업 국

제 경쟁력 확보 해양 기반 확보로 인한 세계 해양 시장 선점 및 테스트베드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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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관측 분과3.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분석 표준화 기술

핵심 

기술명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분석 표준화 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해양환경의 차원 공간 및 시간 변동 특성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 수
집 분석과 그 국제 표준화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정성적 상이한 조건의 시공간 해양환경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국
제해양관측 네트워크에 제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후환경 안보 수산 분야 활용성 제고

정량적

다양한 조건의 시공간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개 이상의 조건에서 종 이상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평가 단계 이상의 데이터 품질 결정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및 표준화 개 이상의 국제 해양관측 네트워크
에 데이터 제공 등록

기술의 

내용

세부기술 명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기술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시공간 환경변수 측정

시공간 해양환경 측정 분해능 향상 방안 도출

다양한 조건에서의 해양환경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결정

세부기술 명 다종 시공간 해양환경 데이터 분석 기술

다종 해양환경 변수의 분포 구조와 시간 변동 정량화 기술 개발

다양한 조건의 해양환경 변동 특성 비교 분석 진단

세부기술 명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기술

측정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기술 개발

기후환경 안보 수산 분야의 활용을 위한 수요 중심 데이터 표준화

해양환경 데이터 표준화 및 국제 해양관측 네트워크 제공 등록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기술

다종 시공간 해양환경 
데이터 분석 기술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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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데
이터의 시공간 분해능 한계로 진
단 및 분석 평가에 제약

측정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기술수준이 낮아 기후환경 안보
수산 분야 활용 미비

해양환경 데이터 표준화 부재로 
국제 해양관측 네트워크 공인 획
득 불가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데
이터의 시공간 분해능 한계 극복
을 통해 진단 및 분석 평가 능력 
향상

측정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기술수준을 향상하여 활용도 제고

국제 해양관측 네트워크 공인 가
능한 해양환경 데이터 표준화 기
술 확보

신규개발 

및 

기존기술

고도화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기술
다종 시공간 

해양환경 데이터 
분석 기술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기술

합계

활용방안

다양한 조건에서 수집된 표준화된 다종 시공간 해양환경 데이터와 그 국제 해양관측 
네트워크 등록

측정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으로 기후환경 안보 수산 분야의 정책 및 의사결정
에 활용

표준화된 해양환경 데이터의 국제 해양관측 네트워크 제공으로 국제 사회 기여도 증대
와 국제적 위상 제고

기대효과

정책적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분석 표준화로 기후환경 안보 수산 분야의 데이터 기

반 정책 수립에 활용이 기대됨

산업적 측정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수요에 부응하는 유관 민간 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기술적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데이터의 시공간 분해능 한계 극복을 위한 계

측장비 및 분석처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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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비 시험 평가 체계 기술 개발

핵심 

기술명
해양장비 시험 평가 체계 기술 개발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각종 해양 장비의 성능 평가와 검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기반 및 체계 구축

기술개발 

최종목표

정성적 해양장비 시험평가 기술 개발 및 체계 기반구축

정량적 국제 시험평가 기준에 준하는 시설 및 기술 확보

기술의 

내용

해양장비 시험 평가 기술 개발

수중 초음파 및 작업 장비 시험 평가 및 검교정 기술 개발

해양장비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해양장비 시험 평가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실해역 시험장 구축

해양장비 시험 평가 운용 교육 및 훈련 센터 구축

시험평가 및 운용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반 구축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시험평가
기술

시험
인프라

교육
훈련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전문 인력 및 경험 부족

시설 구축에 투입되는 큰 예산 규
모

국제협력 및 분야 앞선 기술로 
극복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분야 인식변
화 및 정부의 장기투자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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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시험평가
기술
시험

인프라
교육
훈련

합계

활용방안

해양 탐사 장비의 개발 및 정비에 활용

해양 플랜트 장비 성능 시험 평가 및 검교정

해양 장비 상용화 지원

기대효과

기술적 해양장비 분야 자체 개발 시험 평가 운용 체계의 국내 구축으로 기술의 자립성 

확보

정책적 국내 해양장비 산업의 육성 및 수출 기반 구축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

산업적 장비의 질과 운용 능력을 국제 기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상업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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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데이터 정보생산 기술

핵심 

기술명
해양환경 데이터 정보생산 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해양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연계를 통해 해양 환경 특성화 및 조정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지능형 해양 환경 인식 및 예측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해양환경관리 기술 예측 모델 및 고부가가치 데이터셋 생성

해양환경관리 융 복합 활용 서비스 구축

기술의 

내용

해양관측 데이터 융복합 기술 개발 

대상 상황 및 인식 수행 매핑 처리 분석 알고리즘 설계

빅데이터 분석 예측 및 인공지능 학습 추론 개발

해양관측 데이터 고속 분산 처리 플랫폼 개발 

빠른 의미 전달을 위한 직관적인 데이터 검색 및 시각화 도구 개발

딥러닝 기능과 실시간 예측 분석 기능 데이터 모델 시뮬레이션 및 평가 도구 개발

방대한 빅데이터 처리 분석을 위한 분산처리 플랫폼 개발

해양관측 빅데이터에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 분석 환경 개발

해양환경 인공지능 솔루션 서비스 개발

해양환경관리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기술개발기

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해양관측 데이터 융복합 
빅데이터 분석예측 및 

인공지능 학습 추론 개발
딥러닝 기반 해양관측 
데이터 고속 분산처리 

플랫폼 개발

해양환경관리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수집된 데이터의 상관관계와 한계
점 조사

양질의 데이터 취득 여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센
서별 시기별 자료 정리 및 센서보
정용 기초 자료 생산 

데이터 손실 및 예방 관련 데이터
의 허점방지 정책 마련 

부정확하거나 
손상된 데이
터를 수정하
기 위한 데이
터 클렌징 기
술 개발
데이터 모니

터링 및 품질 

평가 프로세

스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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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해양관측 데이터 융복합 
빅데이터 분석예측 및 

인공지능 학습 추론 개발
딥러닝 기반 해양관측 데이터 
고속 분산처리 플랫폼 개발

해양환경관리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합계

활용방안

바다 생태계 변환 감지 및 수산자원의 분포와 회유 어장 형성과 어획량 예측

해양 수질 오염과 해수면 상승 및 해양 산성도 등 해양환경 영향 문제 연구 리소스 제
공

해양 플랜트 및 수중 장치를 위한 센서 데이터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지능형 운영 
서비스 제공

해양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을 통한 해양 생물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양 센서 네트워크의 제어를 위한 간섭 최적화 및 에너지 효율 분석

해양환경 연구의 새로운 인공지능 온톨로지 개발에 기여

기대효과

차 산업혁명해양관측기기에서 수집된 관측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실질적 합
리적 기준 설정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기반 해
양관측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와의 정교한 연계를 통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확보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발생할 문제와 위험요소에 신속히 대

응하여 해양관련 재난 분석을 위한 대응책 마련 기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한 해양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기초 생산력 

측정 변동 예측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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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무인 해양복합관측 플랫폼 개발 

핵심 

기술명
부유식 무인 해양복합관측 플랫폼 개발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서남해 해양 영토 및 기후 변환 해양 사고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한 부유식 무
인 해양복합관측 플랫폼 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정성적 부유식 무인 해양복합관측 플랫폼
정량적 해양 영토 해저 지형 변화 파고 수심 성분 등 관측 기술

해양 기후 변환 풍속 온도 강수량 등 관측 기술

광대역 해상 관측 및 선박 인식 기술

부유식 플랫폼 장기운용 에너지 수밀 기술 

기술의 

내용

해양 영토 관측 기술개발

해저 지형 변화 감시를 위한 초음파 모니터링 기술

파고 및 수심 수온 해수 성분 모니터링 기술

해양 기후 변환 관측 기술

해상 풍속 온도 강수량 일조량 관측 기술

광대역 해상 관측 및 선박 인식 기술

레이더 및 레이저를 이용한 광대역 해상 모니터링 기술

해운 환경 변환 관측을 위한 선박 인식 기술

부유식 플랫폼 장기운용 기술

장시간 해상 부유를 위한 수밀 및 구조설계 기술

친환경 에너지 공급 기술

수상 동적 위치 유지 기술

해양환경관측 시스템 통합 및 육상과의 통신 기술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해양 영토 관측 
기술

해양 기후 변환 
관측 기술

광대역 해상 관측 
및 선박 인식 기술

부유식 플랫폼 
장기운용 기술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해양 영토 및 기후에 대한 지속적
인 감시 시스템 부재

해양 오염 및 해난 사고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서남해에서 장시간 운용 가능한 해
상 무인 플랫폼 부재

부유식 무인 플랫폼에서 무인으로 
운용될 수 있는 해양환경관측 시스
템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용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한 장시간 
운용 가능한 부유식 플랫폼 개발

기존기술고도

화

신규개발



- 462 -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해양 영토 관측 

기술
해양 기후 변환 

관측 기술
광대역 해상 관측 
및 선박 인식 기술

부유식 플랫폼 
장기운용 기술

합계

활용방안

서남해 근해 불법 조업 어선 감시 및 조기 경보 수단으로 활용

해양 영토 실시간 감시를 통한 해양 방위 초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

해상 상태 파고 풍속 수심 온도 성분 강수량 등 실시간 감시를 통한 기후 변환 감시 및 
이상 기후 감시를 통한 조기 경보 수단으로 활용

해양 사고 침몰 추락 등 및 해수 오염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초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 

기대효과

기술적 해양 무인종합감시 체계의 기반이 되는 무인 해상 플랫폼 구축 기술 확보

해양 영토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해양사고 감시 및 구난 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정책적 광대역의 해양 상태 및 해양 사고 모니터링과 이를 근간으로 한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해양영토 수호 및 해양안전 강화 를 실현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산업적 해양방위 및 불법 조업 감시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및 국내 연구해 어업 활성화가 

기대됨

해양 기후 조기 관측 및 경보를 통한 기수 변화에 따른 국가적 재난 손실 최소화

정부출연연구소 해군 해경 수자원공사 등의 활용 요구 및 기술 개발 요구에 따른 관련 

분야 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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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글라이더 활용 무인해양 공간관측 기술 개발 

핵심 

기술명
수중글라이더 활용 무인해양 공간관측 기술 개발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무인 해양 공간관측망 구축

무인관측 시스템의 고품질 자료 생산 기술 개발

기술개발 

최종목표

본 기술 개발 사업의 핵심은 전세계적으로 광역해양관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수
중글라이더를 해양관측에 직접 운용하는 전문적인 활용자 장비수요자 의 주도로 이루어진
다는 것임

실 운용자가 장비개발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활용가능한 기술로 개발하고 실해역에서 
직접 운용함으로써 개발 기술을 점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된 결과로 기본이 되는 
고품질의 해양환경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각 해양관련기관에 제공함과 동시에 유의미한 해
양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개발된 장비기술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증명하고 해당 기술의 활
용성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수중글라이더 활용한 무인해양 공간관측망 구축

수중글라이더는 무인 해양 공간 관측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 관측 장비임 수중글라이더 관련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무인 해양 관측 산업과 해양 정보 산업의 국가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무
인해양 관측망을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자료를 생산함과 동시에 해당 자료로부터 유
의미한 해양정보를 추출하여 개발된 장비의 우수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임

해양에서 활용되는 관측장비 중 활용성이 높은 장비들은 수년동안 해당 장비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품질과 가치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따라서 개발된 장비를 지속적으로 활
용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운용기술 관측 기술과 무인해양 관측망과 같은 해양
자료 생산체계가 필요함

동해는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의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관측자료를 통해 그 반응을 직
접 확인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바다이며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아 해양 관측 
장비 테스트 분야에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해역임 따라서 개발된 해양장비를 고도화
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해양정보를 생산함으로써 해당 해양관측장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바다임

동해에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공
간 관측 체계임 앞서 개발하는 장비 및 기술의 단순 테스트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해양 자료를 생산하고 해양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장비 기술의 우수
성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 공간 관측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해양 자료인 수온 염분 해류 용존산소 클로로필 종에 대해  
이내에서 수직 해상도 이하 수평 해상도 이하의 단면 공간 관측을 위도 도에서 

도 사이에 도 간격으로 매달 관측하는 공간 관측망 구성을 목표로 함

울릉분지 중심해역과 포항 인근해역 울릉도 인근 해역 동해시 인근 해역 등 비교적 관리 
운용이 수월한 지역에 거점 관측망을 구성하여 초광역 수중위치인식 시스템의 음원 부이를 
설치하고 연안 거점의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수중글라이더에서 얻어진 자료
를 교정할 뿐 아니라 시계열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차원 나아가 차원 격자화 자료를 생산
할 수 있는 기준 관측 체계 구축

무인관측 시스템의 고품질 자료 생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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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선박을 활용한 관측을 보완하고 선박 관측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 자료로 하
여 무인 시스템에서 얻어진 자료를 평가하고 보정하여 고품질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
를 확립

고정밀 선박 관측 자료와의 정량적 비교를 통한 수중글라이더 활용 고품질 염분 자료 생
산 기술 무인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염분 자료는 시간에 따라 해역에 따라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품질 자료를 이용한 교정 과정이 필수적임

수중글라이더에 탑재된 센서를 활용하여 해류 측정 기술 개발 수중에서 이동하는 
플랫폼에 탑재된 혹은 센서는 플렛폼 이동속도를 알지 못하면 정확한 해류를 측
정할 수 없음 따라서 플랫폼 이동속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과 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알
고리즘을 통해 정확한 해류를 추정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 

수중글라이더 활용 클로로필 고품질 농도 자료 측정 기술 개발 생지화학 센서의 경우에
는 해역과 시기에 따라 센서에서 얻어진 값을 실측값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함 따라
서 해당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검증 및 교정하는 체계가 필요 

수중글라이더 활용 용존산소 교정 및 품질 관리 기술 개발 용존산소 자료도 염분 자료와 
같이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를 활용한 교정과 기준 자료를 활용한 교정과정이 
필수적임 

해당 기준 자료는 모두 특정 센서가 수직적인 구조 자료를 얻어야 정확한 품질 교정이 가
능함

기술의 

내용

수중글라이더 활용 무인해양 공간관측망 구축

다중 수중글라이더 운용을 위한 정비 교정 투하회수 체계 구축

다중 글라이더 관제 시스템 구축 

다중 글라이더 편대 제어 기술 개발

다중 수중글라이더 운용 무인 공간 관측망 구축

무인관측시스템의 고품질 자료 생산 기술 개발

실시간 및 지연모드 자료 처리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

해당 센서에 최적화된 수중글라이더 운용 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 활용 고품질 염분 자료 생산 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 활용 해류 측정 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 활용 클로로필 고품질 농도 자료 측정 기술 개발

수중글라이더 활용 용존산소 교정 및 품질 관리 기술 개발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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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무인해양 
공간관측망 구축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운
용주체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 

실제 무인해양 공간관측망에서 생
산된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인을 위
한 정보를 추출하는 국가기관 중 
선정과정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부
속기관으로서 구성하고 전문가 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
무행정 조직이 아니라 전문성이 유
지될 수 있는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1 차년2 차년3 차년4 차년5 차년6 차년7

수중 글라이더 활용 
무인 해양 공간
관 측 망 구축 

6 5 5 4 5 5 5

무인 관측 시스템의 
고품질 자료 

생산기술 개발
4 4 4 5 6 6 5

합계 10 9 9 9 11 11 10

활용방안

해양과학분야의 기초 응용 연구에 활용 및 해수면 및 해저의 변화 감시에 활용

실시간 해양 정보 서비스를 통한 연안 재해 저감 활동 지원

새로이 개발되는 해양 관측 장비의 장기간 테스트를 위해 활용 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의 반응 패턴 및 생태계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생산된 자료가 활용

남극 및 북극해에서 수중글라이더 활용한 빙하 해저의 해양 환경 관측에 활용

기대효과

◦임박해온 차산업 혁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다양한 자료로부터 효과적인 방법으로 4
일반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임 그러나 해양은 정보 생산에 기본이되는 필수. 
적인 고품질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무인 관측망을 활용하여 다량의 고품질 자. 
료를 생산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기반 해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AI 
데 중요한 자료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인관측망은 로봇이 지능적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해양 사물인터넷의 핵심이므로 
기 구축하는 수중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고품질 해양자료가 수집됨으로 인해 해양기상 해, 
양환경 해양예측 분야의 활발할 발달이 기대됨, 

◦무인공간관측 체계를 활용한 어족자원 모니터링과 해양생태 모니터링 해양영토 관리를 맡, 
고 있는 각 정보기관의 운영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됨

◦음향 환경 자료가 중요한 해군에서 무인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공간 관측 자료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잠수함 운용 체계나 적잠수함 감시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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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측센서 기술

핵심 

기술명
해양환경관측센서 기술

해당분야 해양로봇 수중통신 융합관측 적용해역 동해 남해 서해 공통

기술의 

정의
해양 환경의 주요 이화학적 변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화학 생물 물리학적 센싱 기술 

기술개발 

최종목표

해양관측 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센서 개발

해양환경관측센서의 상용화 기술 개발

용존기체 및 센서 개발

동 식물 플랑크톤 센서 개발

용존 영양염 센서 개발

기술의 

내용

용존기체 및 센서 개발

광학센서

동 식물 플랑크톤 센서 개발 

광학 및 영상 센서

용존 영양염 센서 개발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암모니아 센서

센서

기술개발 

기간

핵심기술 개발기간 년

세부기술개발 로드맵

세부 
기술명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용존기체 
및 
센서 

동식물 
플랑크톤 

센서
용존 

영양염 
센서

한계점 및 
해결방안

한계점 해결방안 확보전략

방해물질이 센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센서신호의 증폭기술 개발 필요

마이크로 제어 기술의 확립 필요

여러 학제간의 공동연구로 센서와 
증폭기술에 고도화 추진

기존의 센서의 한계점 파악으로 새
로운 형태의 센서의 신규 개발

초정밀 초전력 소모형 센서 및 증
폭기술 신규 개발 

다 학제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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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단위 억원( : )

세부 기술명 차년1 차년2 차년3 차년4 차년5 차년6 차년7

용존기체 및 센서 pH 5 5 3 3 3

동 식물 플랑크톤 센서- 5 5 5 3 3

용존 영양염 센서 10 10 7 7 7 5 5

합계 15 15 15 15 15 8 8

활용방안

실시간 해양관측 시스템 구축 및 환경예보의 정확성 향상

현재까지 관측이 불가능 한 항목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결과 도출

기술개발 노하우 축적 및 관련 기술의 상용화  

기대효과

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신 해양과학기술분야 창출 기대

신 해양과학 기술확보로 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

각종 국가 제도에 정량 정밀한 과학적인 결과 제시 가능으로 사회적인 비용 절감 기대 

고부가가치 센서 기술 개발 확립 및 글로벌 시장 개척 가능

글로벌 해양기술 산업의 선도적 역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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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핵심기술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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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로봇 분과1. 

대수심 해양 관측용 다기능 부이 배열 시스템

핵심기술 명 대수심 해양 관측용 다기능 부이 배열 시스템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해양 부이 년 월 기준 국립해양조사원 대 의 경(2018 1 17 )
우 연안을 따라 단일로만 설치되어 있고 특정 수심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분 30
주기로 측정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연안 데이터의 시공간적 해상도가 낮음

◦해양 관측에 있어 글라이더나 자율수중로봇을 활용하는 국내 사례가 있으나 이
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 및 데이터교환 스테이션의 개발은 전무함

◦선박과의 충돌 태풍 등으로 부이 시스템의 손상 및 고장이 종종 발생, 

기술개발 내용

◦에너지 저감 및 지속 가능형 부이 시스템 개발
- 저전력 수상 수중 센서 패키지 개발/
- 에너지 적응형 데이터 획득 전송 주기 관리 시스템 개발/
- 에너지 하베스팅 태양광 풍력 파력 시스템 개발( / / ) 

◦수중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계류부 시스템 개발
- 계류선 이동형 프로파일 모듈 개발
- 수중 글라이더 부이 간 프로파일 데이터 전송 시스템 개발-

◦다기능 부이 배열 시스템 개발
- 사고 재난 감지 및 대응 시스템 개발/
- 자율수중로봇 도킹 시스템 개발
- 자율수중로봇 무선 통신 및 충전 시스템 개발

최종

성과물

명칭 ◦ 대수심 해양 관측용 다기능 부이 배열 시스템

적용

범위
◦동해 남해의 영역, offshore 

활용

분야

◦해상 환경 모니터링
◦광역 해류 모니터링
◦해수 특성 프로파일링
◦수중글라이더 및 자율수중로봇 스테이션 지원

활용처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 , , , , 

술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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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해양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수중로봇 기술

핵심기술 명 고밀도 해양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수중로봇 기술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해양 정보 취득 및 공간정보 구축은 상당 부분 부이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며 이 , 
경우 특정 영역에 대한 고밀도 공간정보 구축이 쉽지 않음

◦장거리 운영을 위해 수중글라이더가 활용되고 있으나 제한적인 탑재중량으로 인, 
해 다수의 센서 운용이 어려움

◦자율수중로봇을 이용한 광역 환경에 대한 장시간 모니터링 및 해양 환경정보 수
집이 가능하나 현재의 자율수중로봇 기술 수준은 제한된 환경 하에서 단시간 자, 
율 기능이 구현됨

◦현재 수중로봇의 자율도는 규칙기반 임무수행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현재의 한, 
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적용이 필요함

◦인공지능 기반 자율수중로봇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아래의 요소 기술 개발이 필
요함
- 자율 임무 계획 인식 항법 판단 학습 기술, , , 
- 장시간 운용을 위한 고장 진단 및 자율 복귀 기술
-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다중 해양 로봇 시스템의 통합 운용 기술

기술개발 내용

◦수중로봇의 자율임무계획 및 수행 기술
- 인공지능 기반의 임무 계획 기술
- 실시간 차원 경로 추종 제어 및 이동 기술3 /
- 고밀도 해양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기반 자율탐사 기술coverage 

◦광역 환경에서의 자율수중로봇의 항법 기술
- 고정형 이동형 부이를 활용한 음향 신호 기반 항법 기술 개발/
- 해저 지형 지자기 정보 기반의 복합 항법 기술 개발/

◦다중 해양로봇 운용 기술
- 다중 로봇의 통합 항법 기술
- 다중 로봇의 임무 분배 및 실시간 임무 수행 관리 기술

◦수중로봇 상태 모니터링 및 자율 도킹 기술
- 수중로봇의 상태 정보를 통한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
- 장기 운용을 위한 자율 도킹 기술

◦해양 관측 정보의 실시간 전송 기술
-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처리 및 전송 기술

최종

성과물

명칭 ◦고밀도 해양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수중로봇
적용

범위
◦동해 남해의 영역, offshore 

활용

분야

◦수중로봇을 활용한 해양환경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해양 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 상황 조류 수온 등의 예측, , 
◦취득된 해양 정보 기반 해양 안전사고 조기 예방
◦장시간 자율수중로봇의 탐색 임무 수행
◦다중 해양로봇을 이용한 광역 해양 환경의 감시 임무 수행

활용처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경찰청 해군 등, , , , 



- 473 -

광역 해양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및 지능형 관측 기술

핵심기술 명 광역 해양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및 지능형 관측 기술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효율적인 광역 해양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간 장거리 해양 공간 관측에 특화되어 /
있는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선박을 활용한 관측은 날씨의 제약 고비용 안전성 문제로 충분한 시공간 해상도, , 
를 갖는 해양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충분한 해양 자료가 효과적으로 얻어지지 못함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한반도 주
변 기후 환경에 따른 생태계 변화나 가용한 어족자원의 관리 해양 재난 및 재해에 , 
대응하기 위한 정확한 예측 및 예보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움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광역 해양 관측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장비 
개발 기술 및 해양 공간 관측망 개발 기술이 필요하나 국내에는 관련 기술들이 거, 
의 전무한 실정임

◦수중글라이더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수중글라이더를 활
용한 차원 해양 공간 관측망 구축을 위해 지능형 해양관측 기술 개발이 필요함4

◦현재까지 해양 관측 장비 개발은 실제 장비 활용자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제 활용하여 가용한 자료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장비가 개발되지 못하였음. 

◦게다가 해당 장비를 운용하여 가용하며 의미있는 자료가 생산됨을 증명하는 과정
이 누락됨으로써 장비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필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로 인해 장비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정작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는 악순환
에 빠져 있었음

◦따라서 수요자 주도로 필요 장비 개발 기술을 정리하고 이를 실제 가용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험 운용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부족한 부분
을 보완하는 기술 소요를 제기하며 향후 필수적인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광역 해양 관리를 위해서는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관측 기술이 필수적으로 개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필수 장비 기술을 정리하였음 세부 기술 . 
별 현재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음  

◦수중글라이더 오일기반 부력엔진 기술
- 오일기반 부력엔진 기술은 내구성이 높고 심해에 활용될 수 있으며 수중글라이

더가 저전력으로 부력을 바꾸어 활강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임
- 부력엔진은 소모성 부품이므로 해양 공간 관측망에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하

기 위해서 비용 절감효과가 큰 부품임
- 그러나 해당 심해용 부력엔진을 개발 기술이 국내에는 전무함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 가변형 하우징은 저전력으로 기동하는 수중글라이더에 있어 중요한 기술임 
- 향후 수개월 이상 장기간 운용하는 수중글라이더 및 무인잠수정에 필수적인 기

술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가변 하우징을 개발한 사례가 없음
◦소모형 및 충전형 배터리 제어 기술

- 수중글라이더에 활용되는 배터리는 현재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관측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운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 부품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음
- 높은 수압 및 낮은 수온에서 충분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제어 기술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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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글라이더용 범용 원격 무인투하회수 로봇 기술
- 수중글라이더는 투하 회수시에 운용 중 가장 위험하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투하/

회수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현재는 소형 선박에 수중글라이더와 사람이 같, 
이 내려가 모선과 별도로 투하회수를 진행하므로 위험도가 높고 시간소모가 큼

-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기술이나 필요성이 높은 기술이므로 장기간 
운용을 통해 안정성이 증명되면 국제 시장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임

◦초광역 위치인식 시스템 기술
- 수중글라이더는 통신 문제로 항법 제어가 해표면에서만 이루어짐 따라서 해상 . 

교통량이 많은 해역이나 해빙과 같은 방해물이 존재하는 극지해역과 같은 지역, 
에서 운용 위험도가 높아짐

- 수중에서 글라이더가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저렴하면서 광역에서 활용
가능한 위치인식 기술이 필요함 

-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이 거의 전무
함 

◦수중글라이더 활용 지능형 해양환경 관측 기술
-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통해 고해상도 해양 수중 공간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선박

자료를 보완하고 신속한 해양 정보 공급을 통해 해양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함

- 고정형 부이로부터 얻어진 시간 변동 자료와 다중 수중글라이더에서 얻어진 공
간 변동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차원 해양 환경 자료를 생산하는 관측 기술은 무4
인 해양 관측망의 핵심 기술이나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이 전무함, 

-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무인 시스템에서 기본 해양 관측 자료 수온 염분 해류 용존( / / /
산소 클로로필 를 획득하고 고품질 자료로서 생산하기 위한 기술도 매우 부족함/ )

- 향후 국가 해양 무인관측망을 구축하여 선진화된 해양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서는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관측 체계 개발 기술이 필요함

기술개발 내용

◦수중글라이더 유압모터기반 부력엔진 기술
- 수중드론의 부력조절용 오일기반 심해 부력엔진 개발
- 동력손실 저감을 위한 유압모터시스템 개발
- 용량의 전력으로 최대 일 운용이 가능한 부력조절엔진 기술 개발150Ah 30
- 유류속도 센싱 및 제어 기술 개발
- 부력엔진 검증용 플로트 플랫폼 개발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 수압에 따라 가변하는 수심 급 하우징 개발을 목표로 함1000m
- 카본합금기반 심해 가변 하우징 소재 개발
- 수밀 구조 및 압력 보상 구조 설계 기술 개발
-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한 부력엔진 검증용 플로트 하우징 플랫폼 개발1000m 

◦수중글라이더용 배터리 제어 기술
- 수중글라이더의 부력조절용 전원 및 센서와 통신용 전원을 위한 알칼라인 배터

리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폴리머 배터리 종 개발, , 3
- 수중글라이더 형상 일반배치에 따른 전지의 최적화 형상설계
- 일회용 알칼라인 및 리튬이온 배터리 제어 기술

충전용 리튬폴리머 배터리 제어 기술

◦수중글라이더 무인투하회수로봇 개발
- 이하에서 모선으로부터 이상 떨어져 있는 수중글라이더를 투Sea state 3 300m 



- 475 -

하 및 회수할 수 있는 범용 무인 투하회수로봇 개발
- 수중글라이더 손상을 방지하는 다종 가변 그리퍼 개발
- 영상 기반 수중글라이더 인식 시스템 개발
- 회수로봇 추진 및 동작 자세 제어 시스템 개발/
- 다중 수중글라이더의 안전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한 원격 회수로봇 개발
- 다중 회수로봇 운용 체계 및 시스템 개발

◦초광역 수중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 해양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는 고효율을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기술 개발
- 수중글라이더 탑재 가능한 저전력 경량의 초저주파 청음기 개발
- 초광역 범위에서의 수중위치인식 소프트웨어 및 항법시스템 개발

◦수중글라이더 활용 해양관측 기술 개발
- 해양공간 관측용 장비를 위한 광역 테스트베드 구축
- 해양공간 관측용 장비의 기본 성능 및 자료 생산 성능 평가 기술 개발
- 해양공간 관측용 장비의 운용 및 관제 시스템 구축
- 다중 수중글라이더 운용을 위한 정비 교정 투하 및 회수 체계 구축/ /
- 다중 글라이더 관제 시스템 구축
- 다중 글라이더 편대 제어 기술 개발
- 다중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한 기본 해양 공간 자료 생산 기술 개발
- 실시간 및 지연모드 자료 처리 및 품질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 수중글라이더 활용 고품질 염분 자료 생산 기술 개발
- 수중글라이더 활용 해류 측정 기술 개발
- 수중글라이더 활용 클로로필 고품질 농도 자료 측정 기술 개발
- 수중글라이더 활용 용존산소 교정 및 품질 관리 기술 개발

최종

성과물

1

명칭 ◦수중글라이더 유압모터기반 부력엔진 기술
적용

범위
◦ 심해1000m, 3000m 

사양
◦기존 천해용 피스톤 타입 부력엔진: 
◦개발 후 심해용 유압모터 타입 부력엔진: 

활용

분야

◦유사 수중글라이더 부력 엔진 용
◦수개월 이상 이상 고수압 환경에서의 운용을 목표로 하는 무인잠수정 부력엔진 용1000m 
◦무인관측망 소모성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비용 절감

2

명칭 ◦수중글라이더 가변 하우징 기술
적용

범위
◦수심 의 고수압 환경1000m

사양 ◦수압에 따라 가변하는 급 하우징1000m 

활용

분야

◦수중글라이더 하우징 용
◦수개월 이상 이상 고수압 환경에서의 운용을 목표로 하는 무인잠수정 하우1000m 

징 용
◦무인관측망 소모성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비용 절감

3

명칭 ◦소모형 및 충전형 배터리 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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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이상의 심해 온도 범위 영하 영상 3000m ( : 2°C~ 40°C)

사양 ◦내부 공간 최적화 및 소형화 고출력, 

활용

분야

◦유사 수중글라이더 장비 전원용
◦무인관측망 소모성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비용 절감

4

명칭 ◦수중글라이더용 원격 무인 투하회수로봇 기술
적용

범위
◦ 이하에서 모선으로부터 이상 SS3(sea state code) 300m 

사양 ◦대형 모선에서의 자동 및 가변형 회수로봇 

활용

분야

◦무인해양 관측망 운용 분야
◦수중글라이더 자동 투하회수용 

5

명칭 ◦초광역 위치인식 시스템 기술

적용

범위
◦반경 초광역 범위 내 반경 의 해상도200km 10-30m

사양

◦수중 위치인식 범위 이상200km 
◦고효율의 초저주파 음원 발생기
◦저전력 경량의 초저주파 음원 청음기

활용

분야

◦무인해양 관측망 운용 분야
◦남극 및 북극해의 빙하 해저 해양환경 관측 분야
◦수중로봇 의 위치 파악(AUV)
◦잠수함 운용시 수중에서의 위치 파악

6

명칭 ◦수중글라이더 활용 지능형 해양환경관측 기술

적용

범위

◦광역 공간 관측을 위한 이동형 관측 로봇 테스트베드
◦수심 내에서 외해역 까지의 단면 공간 1000m 200km x 200km 
◦지능형 재분석 과정을 통한 차원 해양 수온 염분 자료 생산4 /
◦적응형 가변 다중 수중글라이더 운용을 통한 고해상도 해양 기본 자료 생산

활용

분야

◦기후변화 모니터링
◦생태계 모니터링
◦총 가용한 어족자원 관리
◦오염물 및 유해생물 추적
◦어장 분포 및 규모 모니터링
◦외해역 적조 관측 및 예측
◦해양 환경 및 해양 기상 예측
◦해군 잠수함 운용 체계 및 적잠수함 감시 체계 고도화
◦해양 재난 및 재해 예측

활용처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기상청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 , , , , 
원 해양조사원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정 해군 및 잠수함사령부 한국해양과학기술, , , , , 
원 지역 항만청 기타 어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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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환경 최대 극복 침몰선박 해양구조물 내부탐사 수

중로봇

핵심기술 명 극한환경 최대 극복 침몰선박 내부 탐사 수중로봇( 5.0knots)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 기술적( )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강한 조류와 높은 탁도로 인해 수중 작업이 어려운  
극한 환경임 해외 주요 수중 기술은 심도에 강인한 기술 개발에 집중한 반면 우리. , 
에게는 심도 보다는 강한 조류에 강인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 현재 이상의( 3.0knots  
강조류 환경에서 정밀탐사가 가능한 수중로봇 기술 전무함)

◦ 경제적 많은 국내외 물량이 이동하는 서해에서 재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 재난( ) . 
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구조 작업과 피해 복구를 
지원을 위한 수중로봇이 필요함

기술개발 내용

◦ 최종목표( ) 강조류 극복 및 선내 구난 표적 정밀 탐색이 가능한 개발 (5 Knot) HROV
- 최대 의 강조류 극한 환경에서 정밀 탐사가 가능한 5.0knots MROV(Mother 

및 수중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ROV) CROV(Child ROV) two-body 
- 침몰선박 내부 정밀 탐사가 가능한 플랫폼 및 기술 개발CROV SLAM 
- 수중로봇 통합 운용기술 개발Multi-body 

최종

성과물

명칭 ◦강조류 극한 환경용 침몰선박 내부 정밀 탐사 로봇 

적용

범위

◦빠른 조류와 의 운용이 제한적인 환경의 수중 공간ROV
◦해양선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국내의 경우 해안이 복잡하고 도서가 많이 발달해 있으며 서해는 조석간만의 
영향을 받아 항로가 제한을 받으며 양식장이 많아 항로가 협소한 특징을 가짐, 

사양

◦MROV
- 최대 의 강조류 극복5.0knots
- 최대 작업수심 : 100m
- 외형치수 : 2.5(L)x2.2(W)x0.9(H)m

◦ CROV
- 외형치수 : 0.5(L)x0.45(W)x0.3(H)m
- 위치 정밀도 : RMS 0.2m
- 매핑 정밀도 : RMS 0.15m

활용

분야

◦강조류 극한 환경에서 다양한 정밀 탐사 작업
◦해양 재난 구조 작업 및 침몰선박 구조작업 신속한 초기 대응에 활용

활용처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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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발전 파력 해양 관측 이동형 부이로봇

핵심기술 명 자가 발전 파력 해양 관측 이동형 부이로봇( )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해양 영토는 육지 영토에 비해 배가 넓으며 해양 자원은 많은 잠재적 부가가치를 보유4
- 특히 해양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해양 관측용 부이를 통해서 

주로 획득되는데 획득된 데이터는 국립해양조사원 등에 제공되어 공공의 이익, 
을 위해 제공됨

◦종래의 부이 기술은 단순하여 활용성이 높으나 넓은 바다 정보를 정밀하게 측정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활용이 제한됨
- 닻과 쇠사슬로 연결하므로 심도가 깊은 경우 설치 유지 관리 부담이 매우 큼, 
- 설치 후 위치 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정기적 전원 시스템 베터리 교체 필요 , ( ) 
- 태풍 등 해양 재난으로 해상에서 유실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함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융합형 부이로봇을 개발 필요ICT

기술개발 내용

◦파도로부터 전력 생산 및 충전 가능한 에너지 수급 로봇 기술 개발
- 파력발전 효율 증가를 위한 유체학적 하드웨어 설계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성을 위한 플라이휠 시스템 개발
- 발전기 및 전력 제어 기술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저전력 추력 생성 기술 개발
- 유체 저항을 줄이는 고효율 하드웨어 설계
- 파고에 따른 추력 조절 시스템
- 전자동 위치 유지 알고리즘 개발

◦재난 회피 기동 시스템
- 위험 환경 인식 알고리즘 개발
- 회피 기동 알고리즘 

◦부이로봇과 수중로봇 간 공조 알고리즘 개발
- 안정적 수중 데이터 전송 기술 개발
- 상호 위치 파악을 위한 음향 위치 파악 하드웨어 개발

◦장시간 임무 수행 및 유지보수 기술 
- 시스템 안성정 향상기술
- 고장 진단 및 신뢰성 향상 기술

최종

성과물

명칭
◦신재생 에너지기반으로 자동 충전 및 추력 생성이 가능한 전자동 부이 기능 수

상 로봇 시스템

적용

범위

◦동해 남해 해역과 같이 평균 수심이 이상 100m 
◦대양으로부터 파도가 꾸준히 발생하는 해역
◦북극해 남극해 등 기후가 거친 바다, 

사양

◦ 시간 파력발전 및 저장 기술 개발24
◦ 년 이상 장시간 임무 수행 1
◦ 이내 전자동 위치 유지 기술 30m 
◦수상 수중 간 데이터 중계 및 수중로봇 위치 오차 보정 

활용

분야

◦해양 감시 안보 치안 범죄( · · )
◦기상 관측 및 지진 해일 감지
◦해양 탐사 및 수중 로봇 임무 중계 
◦해양 데이터 획득 및 기후 변화 탐지

활용처
◦해수부 산하 기관 기상청 산자부, , 
◦해양 경찰청 해군 등 국방 관련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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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광역 해양수산환경 관측 대응 로봇기술

핵심기술 명 실시간 광역 해양수산환경 관측 대응 로봇기술‧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적조 괭생이모자반 등의 유입에 대비하고자 광역 환경모니터링에는 위성 유인항, , 
공기가 국부적 확인에는 선박 다이버가 주로 사용되나 이는 많은 인력 비용 소, , /
비를 수반함.

◦해양수산업을 위하여 해양환경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환경 개, 
선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게 들이고 있음/ .

◦현재 획득되고 있는 해양수산환경 데이터는 대부분 비공개이거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음

기술개발 내용

◦실시간 광역 해양수산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해양로봇 및 지원체계 구축
- 광역 해양수산환경 모니터링 로봇
- 수산환경 개선 및 지원 로봇
- 해양로봇 연동 실시간 해양수산정보 공유체계 구축

최종

성과물

명칭

◦광역 해양수산환경 모니터링 로봇
◦수산환경 개선 및 지원 로봇
◦해양로봇 연동 실시간 해양수산정보 공유체계 구축

적용

범위

◦육상양식장 연근해 해상가두리 및 수하연 양식장 외해 가두리/ /
◦도서지역
◦생물 사람이 접할 수 있는 해양/
◦해양레저 산업
◦해양연구를 수행자들

활용

분야

◦광역 해양수산환경 모니터링
- 친수환경적 제거Bio fouling 
- 해양수산환경 관측 플랫폼 센서 저산소 고수온 및 냉수대 유입/ ( , )
- 해상 수중 동시 관측 장비/
- 적조관측
-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 수중생태구조물 모니터링
- 어종 모니터링
- 먹이생물 및 유용생물자원 유생 모니터링 생산성 예측( )

◦수산환경 개선 및 지원
- 해양쓰레기 처리
- 양식장 쓰레기 처리
- 유해 해조류 처리

◦실시간 해양수산정보 공유시스템
- 해양 육상 연계 통신-
- 에게 실시간 해양수산정보를 제공하여 연구 및 해양 수산업 발전 지원End-user

활용처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연안을 끼고 있는 개 지자체 부산시, , , 11 ( , 
인천시 경기도 등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정, ), ,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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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통신 분과

광역 해양 관측망 구축을 위한 해양통신 기술

핵심기술 명 광역 해양 관측망 구축을 위한 해양통신 기술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해양 무선통신 기반 부족으로 인해 원해 이상 에 위치한 해양 로봇 장비 해(20km ) ,  
양 관측 센서 부이 등의 실시간 원격 제어 및 수집한 고용량 데이터 전송의 어려움 , 
- 현재 유일한 방안은 위성통신이나 비용의 문제로 인한 보편적 사용의 제약,  

◦해양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육상 통신 기술의 해양 단순 적용 어려움
◦다차원 수중 수면 수상 해양 어플리케이션의 ( , , ) Internet of Maritime Things 

실현하기 위한 통신 요소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부족(IoMT) IoMT 
◦개별적 해양 이동통신 장비 개발로 인한 가격 경쟁력 부족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증이 가능한 해양통신 실해역 테스트베드 부족으로 인한 개·

발기술 신뢰성 보장의 어려움

기술개발 내용

최종목표 광역 해양 관측망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 및 기술 개발( ) IoMT 
차세대 해양 이동통신 기술① 

- 광역 해양 관측망을 위한 무인 이동형 기지국 기반 해양 네(100km X 100km) ·
트워크 설계 및 기술 개발

- 해양 관측망을 위한 핵심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 개발(5G) 
-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협력 이동통신 기술 개발
- 해양 무인 이동체 관측센서의 실시간 제어를 위한 초저지연고신뢰 해양통신 기술 개발/ ·
- 원해 해양 관측 장비의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거리고용량 해양통신 기술 개발·
해양 플랫폼 기술IoT (Interent of Maritime Things) ② 

- 해양 관측망 실현을 위한 저전력광역 통IoMT (Low power wide area; LPWA) 
신 요소 기술 개발

- 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IoMT
- 다차원 해양 데이터 수집을 위한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및 캐싱 기술 개발
광역 해양 관측망 실해역 테스트베드 구축 장비개발 실증 , , ③ 

- 장기간 연속적 실험이 가능한 실해역 테스트베드 확보 및 구축 ·
- 다중 프로토콜 광역 게이트웨이 기반 메쉬 네트워크 개발 (Mesh) 
- 무인 이동형 기지국 개발
- 수중 해상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개발-
- 소형 관측 표류 센서 관측장비 개발, ASV 
- 해양 관측망 분야 표준 특허화 및 관련 국제 표준 기고 5G, IoT 

최종

성과물
명칭

◦광역 해양 관측망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 기술 (100km X 100km) /IoMT 
◦해상공 해상 수중을 연계하는 포괄적 계층 네트워크 기술, , 
◦장시간 년 해양 관측을 지원하기 위한 저전력 해양 통신 기술 (1 ) 
◦해양 무인 이동체 선박의 실시간 제어를 위한 초저지연 이내 고신뢰 / (10 msec ) 

기술  (10e-5 BLER) 
◦원해의 해양 관측장비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거리 고용량 데이터 전송기술 ·
◦장기간 연속적 해양통신 실증이 가능한 해양통신 실해역 테스트베드·
◦저전력 무인 이동형 해상 기지국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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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해상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소형 관측 표류 센서 관측장비 , ASV, 

적용

범위

◦해양에서 운용되며 무선 통신 기술을 요구하는 모든 해양 로봇 관측 센서 부이, , , 
해상 장비 운용자 선박 무인 이동체에 적용 가능, , 

활용

분야

◦원해에서 운용중인 해양 로봇 관측센서 무인이동체 선박의 실시간 육상 제어/ / /
◦해양 로봇 관측센서의 고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지비용 획득/
◦해상의 장비 운용자간 육상간 원활한 통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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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수중 이동체간 통신망 구축기술

핵심기술 명 다수의 해양이동체 통신망 구축기술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 수중음향 통신 모뎀의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

◦ 수중 이동체 탑재에 따른 무게 공간 제약/

◦ 음파의 느린 전달 속도로 인한 네트워크 효율 저하

◦ 등과 같은 고가의 수중 측위 장비 운용 범위 제한USBL (localization) 

◦ 추진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한 채널의 비대칭성

◦ 다수의 수중 이동체 운용 지원이 가능한 통신 네트워크 기술 및 운용기술 부재/

기술개발 내용

◦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통신 모뎀 기술 개발/

- 소형화 저전력 수중음향 구동부 변복조 설계 구현 기술 개발/ / /

- 이동체 추진 소음 문제로 인한 비대칭성을 고려한 수중 이동체간 다중입출력 

채널 모델링 및 채널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을 위한 다중입출력 기술 개발

◦ 토폴로지 변화에 강인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술 개발

- 음파 속도 대비 빠른 이동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술 개발

- 시공간 재사용 기술 개발

- 간섭 최소화를 위한 송신 전력 제어 기술 개발

◦ 네트워크 협업 측위 기술 개발

- 시간에 따라 변화는 환경에서 네트워크 협업 측위를 위한 시공간 메시지 스케

쥴링 기술 개발

- 협업 측위 알고리즘 개발

- 협업 측위를 통한 측위 범위 확장 기술 개발

◦ 다수의 수중 이동체 통신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해역 성능 검증 

- 다수의 수중 이동체 탑재를 통한 네트워크 협업 측위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용

- 모뎀 네트워크 협업측위 기술 성능 검증/ /

최종

성과물

명칭 ◦협업 측위 기반의 지능형 수중 이동체 통신 네트워크
적용

범위
◦우리나라 전 해역에 적용 가능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음( )

사양

◦ 모뎀의 데이터 전송 속도 이상1 kpbs(TBD) , BER 10-4 이하 전달 거리 (TBD) , 

이상 전력 소모량 부피 무게500 m(TBD) , (TBD), / (TBD)

◦ 단일홉 시간 지연 초 이하 채널 사용 효율 이상2 (TBD) , 50%(TBD) 

◦ 네트워크 협업 측위를 통한 측위 오차 감소율 측위 범위 확장성, 

◦ 개 이상의 수중 이동체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테스트베드3

활용

분야

◦ 다수의 수중 이동체간 항법 정보 공유를 통한 실시간 군집 제어

◦ 다수의 수중 이동체 기반 광범위한 해양 동시 관측의 통신 인프라

◦ 다수의 수중 탐사 로봇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수중 수색 구조/

◦ 고정 이동 노드를 포함하는 항만 연안 수중 감시 네트워크/ /

◦ 수중 스쿠터 다이버 수중 드론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 레저 통신 인프라, , 

◦ 잠수함 어뢰 등의 고속 수중 이동체를 포함하는 수중 전투 체계의 통신 인프라, 

활용처 ◦해양조사원 해양탐사조사 기업 수중구조물 검사 기업 해경 해군 해양 레저 관련 기업, / , , , ,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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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근거리 고속 통신을 위한 수중 무선 광통신 기술 

개발

핵심기술 명 수중 근거리 고속 통신을 위한 수중 무선 광통신 기술 개발(UWOC)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수중 이동체에 탑재 가능한 다양한 센서들이 영상정보를 포함한 대용량의 주요 
정보들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나 이 정보를 비접촉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송 속도가 이 되어 정보 획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bottleneck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향 등을 이용한 수중 비접촉 통신 방식은 데이터 전송 속
도가 수백 이하로 제한됨 이에 반해 수중 광무선 통신은 수 100 bps ~ kbps . m 
이상 떨어진 근거리에서 급 정보 전송이 가능함 또한 수중 무선 광통신은 Gbps . 
누화 방지 위치 탐지 거부 등 보안성이 높으며 생태계 환경 친화적임, .

기술개발 내용

◦ 최종목표 통달거리 전송 속도 급 수중 무선 광통신 모듈 개발( ) 10 m, 1 Gbps 
- 통달거리 전송 속도 급 점대점 수중 무선 광통신 기술 개발10 m, 1 Gbps 

- 수중 무선 광 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통신경로 시준 유지 기술(collimation) 

- 수중 이동체 및 수중 고정 기지국을 위한 무선 광통신 모듈 실용화 개발

최종

성과물

명칭 ◦수중 무선 광통신 모듈

적용

범위
◦수중에서 이동체와 이동체 이동체와 고정 장치간 고속 정보 교환에 활용 , 

사양

◦ 이내에서 이상 전송 속도10 m 1 Gbps 
◦근거리 광통신 링크 유지 

※ 모듈 단위의 개발이므로 사용 용도별 요구사항에 따라 사양이 구체화 될 예정임

활용

분야
◦해양 구난 구조 국방 경비 해양 스포츠 해양생태계 변화 관찰 해양 양식 등, , , , , 

활용처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 및 수중 이동체 수중 네트워크 제, , , 

작 산업체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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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시범서비스 기술

핵심기술 명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시범서비스 기술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현재 수중기지국 기반의 분산형 수중관측 제어망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구축을 통해 시범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중통신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시간 시범서비스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적화 안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또한 시범서비스 구축을 통해 수중통신 고도화와 육상연계 서비스 기술 개발까, , 
지 수행하여 연구개발에 그치고 있는 수중통신 기술을 산업화 필요

기술개발 내용

◦수중기지국 기반의 수중통신망 최적 기술 개발 및 구축을 통한 시범서비스
- 수중기지국 기반 통신망 구축을 위한 구조물 및 통신기술의 최적화 안정화 개발, 
- 수중기지국 기반 통신망의 육상 연계 기술 최적화 및 안정화
- 수중기지국 기반 통신망 구축 및 데이터 서비스 기술개발

최종.

성과물

명칭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시범서비스

적용

범위

◦안정적인 시범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해역 선정을 통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안, 
전분야 수산자원 관리 분야 국방 분야 등에 필요한 수중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 , 

사양

◦기존에 수행 중인 분산형 수중관측 제어망 개발 사업의 수중통신시스템을 소형화
◦기존에 수심 까지 적용 가능한 목표를 의 수중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200m 2km

구조물과 하우징 고도화
◦최대 통달거리를 에서 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기술 고도화10km 20km
◦기존 사업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기술 개발이 없으나 수중기지국을 통한 

수집데이터 및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어플리케이
션 개발

◦서해 동해 남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모듈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개발, , 
◦장시간 운용을 위한 수중구조물의 안티파울링 기술 배터리 교체 기술 설치 및 , , 

운용 기술에 대한 개발

활용

분야

◦해양환경 모니터링 분야 수온 염도 등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기후변: , , PH 
화 예측 적조 모니터링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 분야에 활용, , 

◦해양안전 분야 해양 사고 지역의 임시 수중 통신망으로써 활용: 
◦국방분야 잠수함 예상 이동경로에 설치하여 잠수함 감시: 
◦해양로봇 운용 지역의 수중통신망으로써 활용 

활용처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조사원 국립수과원 해경 기상청 넥스원 등, , , , , LIG ,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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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물인터넷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핵심기술 명 수중사물인터넷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IoUT)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수중통신 기술의 낮은 전송속도 수 와 물속에서 통신을 위해 사용가능한 전( kbps)
송매체의 한계로 여전히 물속의 통신이 자유롭지 못하는 음영지역임 육상은 ( 5G 
이동통신 기가 , WiFi) 

◦사물인터넷 이 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전세계적(Internet of Things) 4
으로 국가적 전략기술로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수중통신분야에서도 수중사물인, 
터넷 기술개발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고 있음(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수중에서는 수중 해상 육상간 유기적 연계가 어려우며 낮은 전송속도로 인해 인- -
터넷 연결이 어려우며 통신장비가 비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 그, . 
래서 이로 인해 기존의 수중통신은 무인잠수정 해양플랜트 해저파이프 관리 등 , ,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수중사물인터넷 기술개발을 통해 저가의 고속통신장비를 개발하고 수중 육(IoUT) -
상간 자유로운 통신이 되도록 하여 수중에서 쉽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수중통신의 보편화를 위한 의 표준 플랫폼 개발이 필요( IoUT )

◦수중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막 시작된 국제 표준화 를 주도하기 위(ISO/IEC JTC1)
해서 수중사물인터넷 기술개발이 필요함

기술개발 내용

◦수중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공통의 저가형 플랫폼과 다양한 서비스(IoUT) IoUT 
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 근거리 고속통신이 가능한 저가형 수중사물인터넷 용 공용 모뎀기술 개발(IoUT)
- 수중의 다양한 서비스별 표준 서비스 플랫폼 개발 해양관측 서비스 스트리밍 ( , 

서비스 등)
- 수중사물인터넷 을 위한 수상 게이트웨이 시스템 기술 개발(IoUT)
- 수중 데이터 추출 관리 활용 기술 개발/ /
- 수중사물인터넷 을 위한 표준 개발 주파수 통신규격 서비스 규격 등(IoUT) ( , , )
- 수중사물인터넷 을 이용한 데모 서비스 구축 해양환경 정기관측 등(IoUT) ( )

최종

성과물

명칭

◦수중사물인터넷 용 저가형 공용 모뎀(IoUT)
◦수중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종 이상(IoUT) Suite(2 )
◦수중사물인터넷 국내외 표준(IoUT) 

적용

범위
◦우리나라 전 해역에 적용 가능 이내의 통신적용 분야에 모두 적용(100~200m )

사양

◦모뎀 성능 전송거리 최대 전송속도 급 이상 배터리 일체: 100m( 200m), 100kbps , 
형 소형 저가형( , )

◦ 서비스 플랫폼 종 이상 해양환경 정기관측 품질보장 통신 서비스 대용IoUT : 2 ( , , 
량 스트리밍 서비스 등)

활용

분야

◦해양환경 해양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변화 적조 녹조 담수화 등 실시간 감시( , , / , ) 
◦해양구조물의 실시간 이상징후 관리
◦양식장 어장 및 어족자원의 실시간 상태감시 및 제어 관리( ) ( )
◦해양레저 및 다이버용 수중통신 장비
◦다수의 수중 이동체간 고속통신 및 협업 군집 제어의 통신 인프라( ) 

활용처
◦해양레저 기업 수중구조물 검사업체 해경 해군 해수부 등 정부 국립해양조사원, , / / , /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탐사 기관 등/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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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관측 분과

광역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분석 표준화 기술

핵심기술 명 광역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분석 표준화 기술‧ ‧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데이터의 시공간 분해능 한계로 진단 및 분석 평가/
에 제약
- 해양환경 자동관측 시스템의 경우 연안에 집중되어 외해 해양환경 관측자료가 

부족함
- 선박을 이용한 관측은 해상 날씨의 제약 노동 집약적 고비용 문제로 관측자료 , , 

수집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측정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기술수준이 낮아 기후환경 안보 수산 분야 활, , 

용 미비
- 관측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양환경 진단 기술의 부재

◦해양환경 데이터 표준화 부재로 국제 해양관측 네트워크 공인 획득 불가

기술개발 내용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기술
-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시공간 환경변수 측정
- 시공간 해양환경 측정 분해능 향상 방안 도출
- 다양한 조건에서의 해양환경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결정

◦다종 시공간 해양환경 데이터 분석 기술
- 다종 해양환경 변수의 분포 구조와 시간 변동 정량화 기술 개발·
- 다양한 조건의 해양환경 변동 특성 비교 분석 진단· ·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기술
- 측정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기술 개발
- 기후환경 안보 수산 분야의 활용을 위한 수요 중심 데이터 표준화, , 
- 해양환경 데이터 표준화 및 국제 해양관측 네트워크 제공 등록·

최종

성과물

1

명칭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

적용

범위
◦서해 남해 동해, , 

사양
◦기존 고정식 연안 중심: , 
◦개발 후 이동식 전체 해양: , 

활용

분야

◦다양한 조건에서 수집된 표준화된 다종 시공간 해양환경 데이터와 국제 해양관
측 네트워크 등록

◦측정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으로 기후환경 안보 수산 분야의 정책 및 의사, , 
결정에 활용

활용처
◦해양환경 데이터 수집 분석 표준화로 기후환경 안보 수산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 · , , 

책 수립에 활용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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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환경 데이터의 시공간 분해능 한계 극복을 위한 계측장
비 및 분석처리 확보S/W 

2

명칭 ◦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기술

적용

범위
◦서해 남해 동해, , 

사양
◦기존 해양진단 기술 부재: 
◦개발 후 서해 남해 동해 해역 특성에 따른 해양환경 진단 기술 개발: , , 

활용

분야

◦표준화된 해양환경 데이터의 국제 해양관측 네트워크 제공으로 국제 사회 기여
도 증대와 국제적 위상 제고

활용처 ◦국내외 해양관측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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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 장비 시험 평가체계 구축

핵심기술 명 해양관측 장비 시험평가체계 구축‧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각종 해양관측장비의 성능평가 및 검교정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해, 
양관측 장비 시험 평가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함‧

기술개발 내용

◦해양관측장비 시험 평가 기술‧
- 수중 초음파 및 작업 장비 시험 평가 및 검교정 기술개발‧

◦해양관측장비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 해양관측장비 시험 평가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실해역 시험장 구축‧ ‧

◦해양관측장비 시험 평가 운용 센터 구축‧ ‧
- 시험평가 및 운용인력 양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반 마련‧

최종

성과물

명칭 ◦해양관측장비 시험 평가 센터 구축‧

적용

범위
◦현재 해양관측장비 및 개발예정 해양관측장비

사양 ◦해양관측장비 소규모 시험 평가장 해양관측장비 실증센터 등, ‧

활용

분야

◦기후변화 모니터링
◦생태계 모니터링
◦총 가용한 어족자원 관리
◦오염물 및 유해생물 추적
◦어장 분포 및 규모 모니터링
◦외해역 적조 관측 및 예측
◦해양 환경 및 해양 기상 예측

활용처 ◦해양관측장비 생산 업체 및 해양조사원 수산과학원 등 해양관측장비 활용기관, 



해양환경관측 센서 기술

핵심기술 명 해양환경관측 센서 기술

해당분야 현재 

문제점

◦해양의 다양한 이화학적 변수가 존재하고 생물학적 방해물질로 인해 명확한 측
정이 어려움

기술개발 내용

◦해양관측 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센서 개발
- 용존기체 및 센서 개발pH 
- 동 식물 플랑크톤 센서 개발‧
- 용존 영양염 센서개발

최종

성과물

명칭 ◦해양환경의 이화학적 변화 감지를 위한 화학 생물학 물리학적 센싱기술‧ ‧

적용

범위
◦실시간 관측 시스템에 활용

사양 ◦센서신호 증폭 마이크로 제어, 

활용처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기상청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수산과, , , , , 

학원 해양조사원 해양경찰정 해군 및 잠수함사령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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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핵심기술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가중치 설문





해양로봇 융합 기술개발사업ICT‧
핵심기술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ICT ’ ‧ 를 진행 중

인 기술과가치입니다.㈜

최종적인 핵심기술 결정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핵심기술 후보군은 지난 월 일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제 차 총괄기획위원회의1 8 ‘ ICT ’ 4‧

를 통해 도출 되었고 오는 월 일 제 차 총괄기획위원회의에서 핵심기술 후보군 중 우1 23 5

선순위를 설정하여 최종 핵심기술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최종 핵심기술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 10~15

니다. 작성하신 후 jeehoonkim@technovalue.com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의 핵심기술 결정을 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신중한 의견을 부

탁드리며 본설문은  사업기획의 핵심기술 우선순위 결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 

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기한 년 월 일 : 2018 1 22 16:00

◦회신방법 전자메일 전송: (jeehoonkim@technovalue.com)

◦담당자 기술과가치 김지훈 선임: (010-4161-5371)㈜

2018. 1. 19

기술과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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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핵심기술 개발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설계 과정

□ 핵심기술 개발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설계

핵심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수출 가능성 해양과학기술수준 향상효과 해양안전 향상효과 해, , , , 

양환경 질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설계

 정책적 상위계획과 부합성 기술적 과학기술적 필요성 경제적 시장창출 및 산업육성 을 고려( ), ( ), ( )

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설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기술의 

파급성

국내 해역 및 산업 

적용가능성

◦개발된 장비 또는 기술이 국내 해역별 현장 적용 및 
핵심소재 활용 대한 가능성 평가

수출가능성 ◦국외 시장규모와 가격경쟁력 기반의 수출 가능성 평가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업계의 생산유발 및 생산성 향상 효과와 국내 
기술수요와 시장규모 고려시 수입대체 효과를 고려한 
해양수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수반한 직접 경제
효과 평가

기술의 

시급성

기후변화 피해대응 

역량강화 효과

◦국내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역량강화 효과 평가

해양관측자료 신뢰성 

향상 효과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해양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향상
효과를 평가

국민안전성 확보효과
◦개발된 장비 및 기술이 국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기술의 

혁신성

해양과학기술수준 

향상효과

◦개발된 장비 및 기술로 인해 국내 해양과학기술수준
의 향상효과에 대한 평가

해양과학기술인력 

양성효과

◦기술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해양과학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전문인력향성 효과 평가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개발된 장비 및 기술이 관련 분야 및 타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 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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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작성 방법 조사(AHP )

평가척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점 수 1 3 5 7 9

중요도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 의 연구에 사용된 평가척도입니다(Saaty(1980) .)

응답요령

 두 개의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중간의 을 중심으로 중요도가 큰 쪽으로 표하여 주십시오1 ∨ .

예시

 기술의 파급성과 기술의 시급성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각 항의 해당란 한 곳에만 , ∨ 

표하여 주십시오.

• 예를 들어 기술의 파급성이 기술의 시급성 에 비해서 강하게 중요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표시

하십시오.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비교

기술의 파급성 ∨ 기술의 시급성

□ 주요 평가항목 간 비교

이제부터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합니다 양쪽에 있는 두 평가항목 중 어느 . 

어떤 요소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직관에 의한 항목 간 점수 비율 직관적 판단으로 합이 이 되도록 배분( 100 )

기술의 파급성 기술의 시급성 기술의 혁신성 : : = ______ : ______ :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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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록한 각 항목 간 비율을 염두에 두고 아래 해당란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 ) .)∨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비교

기술의 파급성 기술의 시급성

기술의 파급성 기술의 혁신성

기술의 시급성 기술의 혁신성

□ 세부 평가항목 간 비교

평가항목 중 기술의 파급성 내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평가방. 

법은 평가항목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

 직관에 의한 항목 간 점수 비율 직관적 판단으로 합이 이 되도록 배분( 100 )

국내 해역 및 산업 적용가능성: 수출가능성 : 경제적 파급효과

                     :                          :                       

위에 기록한 각 항목 간 비율을 염두에 두고 아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비교

국내 해역 및 산업 

적용가능성
수출가능성

국내 해역 및 산업 

적용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수출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항목 중 기술의 시급성 내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평가방. 

법은 평가항목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

 직관에 의한 항목 간 점수 비율 직관적 판단으로 합이 이 되도록 배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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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피해대응 역량강화 효과 : 해양관측자료 신뢰성 향상 효과 : 국민안전성 확보효과

                     :                         :                    

위에 기록한 각 항목 간 비율을 염두에 두고 아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비교

기후변화 피해대응 

역량강화 효과

해양관측자료 신뢰성 

향상 효과

기후변화 피해대응 

역량강화 효과
국민안전성 확보효과

해양관측자료 

신뢰성 향상 효과
국민안전성 확보효과

평가항목 중 기술의 혁신성 내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평가방 . 

법은 평가항목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

 직관에 의한 항목 간 점수 비율 직관적 판단으로 합이 이 되도록 배분( 100 )

해양과학기술수준 향상효과 : 해양과학기술인력 양성효과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                    

위에 기록한 각 항목 간 비율을 염두에 두고 아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비교

해양과학기술수준 

향상효과

해양과학기술인력 

양성효과

해양과학기술수준 

향상효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해양과학기술인력 

양성효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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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Ⅵ

기업참여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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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조사서ICT‧

신청기업 기업명 주 메티스메이크 ( )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 중견, , □ □☑

담당자
성  명 이석형 직  위 기술이사(CTO)

E-mail
sh.lee@metismake.co.

kr

기업정보
주 보유기술

무인항공기 드론 무인항공시스템 플랫폼 무인기용 짐벌카메라 ( ), , 
(FHD/IR)

연구개발 조직 명( 7 )

참여가능
분야

핵심과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2. 

기업부담가능
금액 과제당( )

백만원( 2,000 )

예상참여기간 년 년( 2020 ) ~ ( 2024 )

예상성과물
고밀도 해양공간정보 획득을 위한 다수의 자율수중로봇 개발 및 

기반의 임무 계획 기술 정밀 장거리 수중항법 등의 운용기Deep-learning , 

술개발

본 기업은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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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조사서ICT‧

신청기업 기업명 넥스원 주LIG ( )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 중견, , □ □ ☑

담당자
성  명 윤선일 직  위 수석연구원

E-mail

기업정보
주 보유기술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체계설계 수중항법 제어 추진기술/ , / , ⋅
수중음향센서 설계 수중음향신호처리 기술 수중통신 기술, , ⋅

연구개발 조직 명(  71  )

참여가능
분야

핵심과제

자가발전형 다기능 해양관측 부이 시스템1.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2. 

지능형 해양 광역 관리를 위한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3. 4D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기업부담가능
금액 과제당( )

백만원( 4,000 )

예상참여기간 년 년( 2020 ) ~ ( 2024 )

예상성과물

부이시스템용 자가발전 기술 및 관측센서 응용기술⋅

기반의 임무 계획 기술 및 정밀 장거리 수중항법Deep-learning ⋅

장기체류용 저전력 부력제어 추진기술 원격통제 선단운용 기술, ⋅

근거리 고속 통신 및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기술/ IoUT ⋅

본 기업은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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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조사서ICT‧

신청기업 기업명 대양전기공업 주( )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 중견, , □ □ ☑

담당자
성  명 정봉출 직  위 수석연구원

E-mail bcjeong@daeyang.co.kr

기업정보
주 보유기술 유무선 통신 조명 항해장비 수중로봇, , , 

연구개발 조직 명(  64  )

참여가능
분야

핵심과제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5. ICT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기업부담가능
금액 과제당( )

백만원( 2,000 )

예상참여기간 년 년( 2020 ) ~ ( 2024 )

예상성과물 ⋅스마트 양식 지원 무인로봇

본 기업은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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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조사서ICT‧

신청기업 기업명 레 드 원 테 크 놀 러 지주( )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 중견, , □ □☑

담당자
성  명 이윤주 직  위 사원

E-mail lyj@urc.kr

기업정보
주 보유기술 수중 음파 통신 추진기 응용 기술 센서 및 제어 기술, , ROV, UAV, USV , ⋅

연구개발 조직 명(  10  )

참여가능
분야

핵심과제

고밀도 해양공간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다중 자율수중로봇 기술2. 

극한환경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지원기술4. /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및 

장비개발

기업부담가능
금액 과제당( )

백만원( 3,000 )

예상참여기간 년 년( 2020 ) ~ ( 2024 )

예상성과물
부이시스템용 자가발전 기술 및 관측센서 응용기술⋅

장기체류용 저전력 부력제어 추진기술 원격통제 선단운용 기술, ⋅

근거리 고속 통신 및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기술/ IoUT ⋅

본 기업은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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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조사서ICT‧

신청기업 기업명 수 테 크 기업구분 대기업, □ √□중소 중견, □

담당자
성  명 박철수 직  위 대표

E-mail fehpark@daum.net

기업정보
주 보유기술

수중 전자 장비 개발 심해저용 수중용기 수중용 카메라( , ,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 조직 명(   5  )

참여가능
분야

핵심과제
극한환경 수중침몰 밀폐구조물 내부탐사용 수중로봇 및 4. /

지원기술

기업부담가능
금액 과제당( )

백만원( 2,000 )

예상참여기간 년 년( 2020 ) ~ ( 2024 )

예상성과물 수중로봇 및 차원 3 map

본 기업은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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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조사서ICT‧

신청기업 기업명 더인㈜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 중견, , □ □☑

담당자
성  명 고덕한 직  위 개발이사

E-mail thein.,kr@gmail.com

기업정보
주 보유기술 위치기반추적시스템 센싱기술 웹 앱 시스템 개발, , /

연구개발 조직 명(  5 )

참여가능
분야

핵심과제명
6. 해양로봇 및 해양관측 활용을 위한 기반 해양통신 핵심기술 ICT 
및 장비개발

기업부담금
가능금액

백만원( 2,000)

예상참여기간 년 년(  2020 ) ~ ( 2024 )

예상최종
성과물

데이터처리 분석 솔루션 해양 로봇 평가 테스트 평가 시스템, /

본 기업은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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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조사서ICT‧

신청기업 기업명 씨앤알테크㈜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 중견, , □ □

담당자
성  명 한 덕 수 직  위 대표

E-mail cnr@candr.co.kr

기업정보
주 보유기술 센서 프로세싱 무선통신 임베디드 시스템, , 

연구개발 조직 명(  5 )

참여가능
분야

핵심과제명 스마트 양식 지원 기반 무인로봇 개발5. ICT 

기업부담금
가능금액 과제당( )

백만원(3,000)

예상참여기간 년 년(  2020 ) ~ ( 2024 )

예상최종
성과물

데이터처리 분석 솔루션 해양 로봇 평가 테스트 평가 시스템, /

본 기업은 차세대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 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자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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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Ⅶ

억원 이상 구입장비 견적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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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해양로봇 융합기술개발사업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