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목   차 

2 2 

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성과 

II 향후 10년간 연구 개발 과제 

III 항공우주 분야의 미래 예측 

IV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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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1996 2006 2011 1991 1990 

111 명 
72 명 

238 명 

574 명 

713명 
(총 1,063명) 

1996. 11. 22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법인 설립 

1989. 10. 10.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 설립  

1990. 12. 26. 
항공우주연구소 건설 기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개 

< 예산과 인력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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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형 연구조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 



창공91('91) 

까치호 ('92) EXPO 비행선 ('93) 

T-50 정적 구조시험 ('04)  

50m 무인비행선(비아-50)('05) 

중형 에어로스탯('09) 

쌍발복합재 항공기 ('97) 

선미익기 (반디호) ('02) 

스마트 무인기 개발 

('02~'12) 

한국형헬기 개발('06~'12) 

4인승 소형 인증기 개발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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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연구 그룹 성과 



KSR-1 과학관측 로켓 

연구기간 : 1990. 7~1993.10 

발   사 : 1993년 6월/9월 

연구성과 : 고도 50km, 추력 10톤급,  

        한반도 오존 측정 

KSR-2 과학관측 로켓 

연구기간 : 1993.11~1998. 6 

발   사 : 97년 7월/98년 6월  

연구성과 : 1, 2단 분리, 카나드핀    

        이용 초기자세제어 시스템 개발 

KSR-3 과학관측 로켓 

연구기간 : 1997.12~2003.2  

발   사 : 2002년 11월 

연구성과 : 액체추진기관 로켓 시스템 

         국산화 개발 

 

나로호(KSLV-I) 

목 표 : 100kg급 탑재 우주발사체 개발 

기 간 : 2002~2013년 

제 원 :  1단 액체, 2단 고체  

발 사 :  1차 발사 ('09.8.25),  2차 발사 ('10.6.10) 

한국형발사체(KSLV-II) 

목 표 :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 및 기술확보 

기 간 : 2010~2021년 

제 원 : 1단 75톤급 액체엔진 4기 클러스터링, 

       2단 75톤급 액체엔진 1기, 3단 7톤급 7 

발사체 연구 그룹 성과 



아리랑 1호 
(1999년 12월) 

아리랑 2호 
(2006년 7월) 

아리랑 3호 
(2012년 5월) 

아리랑 5호 
(2012년 예정) 

아리랑 3A호 
(2014년 예정) 

천리안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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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연구 그룹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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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용위성 1호 

시스템 
협력개발 

(w/       ) 

본체 
협력개발 

(w/       ) 

탑재체 
구매+ OJT 

(w/       ) 

다목적실용위성 2호 

국내 주도 
해외자문 

국내 주도 

협력개발 

(w/ ELOP) 

다목적실용위성 3호 

자력개발 

자력개발 

국내주도 해외자문 

1999 2006 2012 

위성기술 성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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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rw.com/home/main/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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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다목적 실용위성) 3호 발사 이후 

• 2012년 5월 18일 01:39 발사 이후 초기운영 진행 중 

• 위성본체 및 탑재체 초기점검 완료 (5월 18일 ~ 5월 31일) 

– 태양 전지판 전개 확인 

– X 밴드 안테나 전개 완료 

– 위성본체/탑재체 주요 장비 기능 및 기동성능 점검  

• 위성의 모든 기능 양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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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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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향후 10년간 연구 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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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친환경 터보프롭 중형항공기 핵심기술 개발 

소음절감 및 객실 안락성 증대 

고효율 주익 설계 기술 

경량화를 위한 첨단 소재 

최적화된 비행조종계통 

프로펠러 후류 예측 기법 

최신 방빙/제빙 기술 

- 2012~2019 (8년) 

- 최고 속도 마하 0.6 

- 탑승자 90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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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항공기, 미래형 수직이착륙 유인 항공기 기술로 발전 

- 실용급 틸트로터 무인기 개발 (2011 ~ ) 

- 정밀 비행시험 시스템 개발 (2008 ~ ) 

- 전기동력 무인항공기 기술 개발 (2010 ~ ) 

- 비행로봇 시스템 개발 (2012 ~ ) 



 헬기 핵심기술 및 성능 향상 기술 확보를 통한 헬기 운송시스템 독자 구축에 기여 

  - 안락한 저소음·저진동 로터 

  - 친환경·고연비 엔진 

  - 고수명·고안전성 시스템 

2013~2020 (7년) 

최고 속도 150kts 이상 

탑승자 10~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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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한국형 발사체 

달궤도선 

달탐사 로버 

아리랑3호 아리랑 5호 
나로호 3차 

정지궤도 복합 위성 

달착륙선 

달샘플 리턴 

아리랑3A호 

24 
24 



 

저궤도 지구관측 아리랑 위성 

정지궤도 지구관측 위성 

(SAR) 

(PAN+MS) 

(IR) 

해상도 증가 및 적외선,  레이더로의 확장 

기상, 해양의 관측 정확성증가 및 
환경으로 확대 해양 기상 

AEISS(PAN+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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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다목적실용위성6호 
(SAR) 

2018 
다목적실용위성7호 

(전자광학) 

2014 
다목적실용위성3A호 

(전자광학/IR) 

2017 
정지궤도복합위성2A호 

(기상) 

2018 
정지궤도복합위성2A호 

(환경·해양) 

2018 
차세대 중형위성 

다양한 영상과 해상도를    
가지는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 개발 

기상·해양·환경의 
24시간 상시 관측 
정지궤도 위성 개발 

대기관측, 우주과학 등 
다양한 임무 활용을 위한 
표준 위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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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09~'12)  
달탐사 기반연구 

광학탑재체 및 우주과학탑재체  
시제개발 

달탐사로버 지상모델 개발 

다단 연소싸이클 액체엔진     
성능향상 

2단계('13~'17)  
국제협력병행 심화연구 

행성탐사 범용 임무설계S/W 국제
공동개발 ('12~'15) 

차세대소형위성기반 임무탑재체 및 
핵심기술검증 ('14~'17) 

심우주네트워크 운용기술 

3단계('18~'25)  
달궤도선/착륙선 개발 

달 궤도선 개발 ('18~'23) 

달 착륙선 개발 ('20~'25) 

달탐사용 탑재체 개발 

달탐사용 상단로켓 시스템 개발 

 차세대  중형위성  본체  플레폼을  활용한    
달궤도선  및  달착륙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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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시험 발사체 

2021 
3단형 발사체 발사 

2025 
달탐사 위성 발사 

2023 
실용위성 발사 

【1단계】 

5~10톤급 액체엔진 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 

2011~2014 

(4년) 

【2단계】 

75톤급 액체엔진 개발 및  

시험발사를 통한 실증 

2015~2018 

(4년) 

【3단계】 

3단형 발사체 개발 

2019~2021 

(3년) 

한국형발사체개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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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아리랑 2호 

(광학 1m) 

 아리랑 3호 
(광학 0.7m) 

예상이미지 

 아리랑 5호 
(SAR 1m) 

 아리랑 3A호 
(광학 0.55m) 

예상이미지 

지상국 

제품분야 

 안테나 시스템 

 영상자료 처리시스템 

서비스분야 

 위성관제  

 위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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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체 

위성조립/시험 

Cube 100kg 200kg 300kg 500kg 800kg 1ton 1.5ton 2ton 2.5ton 3ton 

LEO/MEO GEO 

교육 

+과학/기술 

5~10m급 

EO 

Hyper 

환경해양 

기상 

Multi 

 

환경해양 

기상 

2.5~5m급 

EO 

Microwave 

Multi, Hyper 

환경해양 

기상 

2.5m급 

EO 

1m급 

EO 

Microwave 

Multi, Hyper 

환경해양 

기상 

X,1m급 

SAR 

Microwave 

Multi, Hyper 

환경해양 

기상 

0.5~0.7m급 

EO 

S,5m급 

SAR 

0.5m급 

EO 

L,3m급 

SAR 

800W급 

항법 

X,1m급 

SAR 

Microwave 

환경해양 

기상 

Ku:32 

통신 

Multi, Hyper 

환경해양 

기상 

Ku:24&C:12 

통신 

복합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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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세계 우주 시장의 점유 확대 

발사 서비스 

지상국 
위성 조립/시험 

위성영상 위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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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항공우주 분야의 미래 예측 



운송 수단의 혁신 

33 

지상교통기술과 항공기술의 융합 



출처: Boeing, 2005 

N
um

be
r 
of
 p
as
se
ng
er
s/
ve
hi
cl
e 

Time (Years) 1920 2000 2020 

    Regional Jet 3,000 Airports  

Air Taxi 18,000 Airports 

Twin  
Engine 87 Airports with towers (1959) 

Single  
Engine 807 Airports (1930) 

150 “Hub” Airports  Single Aisle Commercial  

30 “Mega-Airports”  Twin Aisle Commercial 

1,000,000 +“Ports”  PAV 

기존 항공우주 시스템을 활용하는 신형 대형기

와 Point-to-Point 개념의 소형기 시장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측 !! 30 “Mega-Airports” 

미래 항공 교통의 변화 예측 

34 



엔진/에너지 기술 

• 연료전지기술 
• 연료감응형 태양전지 
• 친환경 에너지 기술 

소음/진동 저감 

• 지능 구조물을 이용한 
  제어기술 

초소형 및 경량 구조 

• 첨단 복합재료를  
  이용한 초소형 경량 구조물 

전 자동화 전자기술  

• 차체 제어/운용 전자기술 
• 조종석 Display 기술 
• 내추락 안전성 기술 

틸트로터 기술 

• 고효율 프롭로터 기술 
• 고효율 덕티드 프롭 기술 
• 수직이착륙 및 천이 비행제어 기술 

안전 운항 인증 

• 차체 제어/운용 전자기술 
• 자동 주행, 자율 비행 기술 
• 차세대 운항 관제 기술 
• 감항인증 기술 

개인용 항공기(PAV) 
 = 육상 교통 + 항공 교통 + IT 산업 + 위성항법 35 



자동 주행·비행 기술 

• 자동 비행제어 기술 
• 비행 관제/운용 기술 
  

실시간 정보통신 기술 

• IT 기술로 실시간 비행정보 교류  
• IT 기술과 관제시스템을 융합한 교통 시스템 

3차원 차세대 교통 시스템 구축 

 선진국도 미개척 분야인 차세대 교통 시스템 개발 기술 선점 

36 



PAV 개발을 통한 산업과 인간 생활의 변화 

PAV 

항공우주 산업의 
신 성장 동력 및 
수출 산업화 

신 융합 산업 

3차원 교통 공간 
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전국 2시간 생활권 
 공간 제약 극복으로 탈도시화 촉진 
 생활의 형태와 문화 변화 

 다양한 기술적 파급 효과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 유도 

 원천/핵심기술 확보로 독자 개발 능력 증대 
 국내 항공우주 산업 발전 및 국제 경쟁력 확보 
 세계 항공우주 시장 점유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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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 세계 시장 규모 및 우리나라 점유율 

Global 
 

Korea 

자동차 
In 2010 

반도체 
In 2010 

항공 
In 2010 

조선 
In 2010 

7,200만대 9% 

$300B 

$39B (12.9%) 

$71.7B 

$30.6B(42.7%) 

$382B 

$2.3B(0.6%) 

Korea Competitiveness in Market Share 

※Complete Car 

Global 
 

Korea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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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 산업의 발전 및 확대 

2010년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 매출 1조 2천억 달러, 
항공산업 매출 약 4천억 달러, 

 

지상교통과 항공교통을 아우르는 미래 교통 수단인 

PAV는 향후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자동 조종 기술 

- 경량화 기술 

- 수직 이착륙 기술 

- 충돌 회피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주 시장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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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특히 신흥국의 위성수요 증가 

지역 내 국가안보 및 

지리정보, 자원탐사 등을 위한 

관측위성 수요 증가 

재해/재난감시, 기상/환경 등  

공공목적의 활용을 위한 

위성 및 영상수요 증가 
상업 우주 제품 및 서비스 

$110.53 B(38%) 

상업 우주 기반시설 
및 지원 산업 

$106.46 B(37%) 

미국 정부 예산 
$47.25 B(16%) 

미국 이외 정부 예산 
$25.52B(9%) 

상업 우주수송 
서비스 

$0.01 B  
( < 1%) 

NASA, DOD, NOAA, NSF, 
USGS, DOE, FAA,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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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7 % 성장 지속 

('05~'11년) 



개발도상국의 위성 소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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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우주생활공간 우주 전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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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비행의 대중화 

44 

항공기술과 우주기술의 융합 



미래 우주여행 시장 전망 

<준 궤도(sub-orbital) 우주여행 시장 전망>  

출처: Futron사의 Space Tourism Marke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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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과 유인우주기술이 융합된 준궤도 발사 서비스 확대 

• Seats: 3+ 
• Altitude: 100 km 
• Operational flights: 2012 

Blue Origin 
New Shepard 

• Seats: 8 
• Altitude: 100 km 
• Operational flights: 2012 
• Ticket price per seat: $200,000 

Virgin Galactic 
SpaceShip Two 

• Seats: 1-2 
• Altitude: 100 km 
• Operational flights: 2013 
• Ticket price per seat: $95,000 

XCOR Aerospace 
Lynx 

• Seats: 2 
• Altitude: 100 km 
• Operational flights: 2014 
• Ticket price per seat: $102,000 

Armadillo Aerospace 
Hyperion 

• Seats: 1 
• Altitude: 100 km 
• Operational flights: 2015 

Copenhagen Suborbitals 
HEAT 1X, Tycho Brahe 

• Seats: 7 
• Altitude: 160 km 
• Operational flights: 2015 

Sierra Nevada  
Dream Chaser 

• Seats: 6 
• Altitude: 100 km 
• Operational flights: TBD 

Dassault Aviation 
VSH 

• Seats: 5 
• Altitude: 100 km 
• Operational flights: TBD 

EADS Astrium 
Spaceplane 

• Seats: 6 
• Altitude: 100 km 
• Operational flights: TBD 

Rocketplane Global 
Rocketplane XP 

• Seats: TBD 
• Altitude: TBD  
• Operational flights: TBD 

Space X 
Grassh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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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기술의 융합 : 우주 비행기 

 한국형 저궤도 우주왕복선(Korean Sub-orbital Spaceplane, KSS) 

위성 발사용 상단 연결 시스템 
궤도 재진입 기술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시스템 
RCS 자세제어 시스템 
(우주공간 유도항법 시스템) 

조종면 비행제어 시스템(대기권) 

내열 재료/경량 구조 설계 

희박기체 영역 공력 설계/해석 

모선 분리 발사 기술 

재점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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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기술의 융합 : 우주 비행기 

 유인 우주 여행, 소형 위성 발사 및 우주탐사를 위한 재사용 우주 비행기  

 재사용 우주 비행기 기술 확보 
   - 저비용, 공중발사 기술 
   - Sub-orbital 비행체 기술 

 

 우주과학에의 활용 
   - 대기과학 
   - Microgravity 연구 

 

 초소형 위성 발사 
   - 신속, 저비용 위성발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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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기술의 융합 : 우주 비행기 

 유인 우주 여행, 소형 위성 발사 및 우주탐사를 위한 재사용 우주 비행기  

위성 발사,  
 우주에서 바라보다 

위성 발사 후, 지구로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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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비행기, 우주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미래 우주여행 시장 개척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기술 분야 한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젊은 세대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고취  

COMMERCIAL HUMAN 
SPACEFLIGHT 

SATELLITES & 
SPACECRAFT LAUNCH 

REMOTE SENSING 

AEROSPACE TECHNOLOGY 
TEST & DEMONSTRATION BASIC & APPLIED 

RESEARCH 

EDUCATION 

MEDIA & PUBLIC 
RELATIONS 

POINT-TO-POINT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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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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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구소 역할의 위축 

국가 R&D에서 민간 역할의 확대 

44% 
49% 

31% 
27% 

22% 

17% 17% 
14% 13% 

11% 
9% 7% 7% 8% 8% 

0%

10%

20%

30%

40%

50%

6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
9
7
0

1
9
7
3

1
9
7
6

1
9
7
9

1
9
8
2

1
9
8
5

1
9
8
8

1
9
9
1

1
9
9
4

1
9
9
7

2
0
0
0

2
0
0
3

2
0
0
6

2
0
0
9

2
0
1
0

연구수행 주체별 R&D 인력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조원) (천명) 

공공연구기관 비중 

* 자료출처: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공공연구기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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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명 

2.7조원 

2009 

8,087명 

2.2조원 

7,937명 

2.1조원 

2008 2010 

현대ㆍ기아차 R&D 투자액 및 인력  

연구개발비(국내) 연구인력(국내) 



정부 R&D의 최대 투자처, 출연연구소 

출연연구소의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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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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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주체별 정부 R&D 투자액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산업체 정부부처 기타 

출연연구소 

55,113 

40% 

국공립연구소 

7,090 

5% 

대학 

33,956 

25% 

산업체 

28,684 

21% 

정부부처 

3,024 

2% 
기타 

8,960 

7% 

연구수행 주체별 정부 R&D 투자액 및 

비중(2010) 

* 자료출처: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억원) 

(억원) 

13.7조(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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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산업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음 

우리의 항공우주 개발자들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 젊고 유연하여  

IT 등의 신기술과의 융합에 쉽게 접근 

전기전자 

재료기술 IT 

정밀기계기술 

우리의 장점 



항공우주 
융합기술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기술기반의 융합과 활용 도모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부족한 기술분야에 대한 도전  

우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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