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더스트리 4.0이 진행되면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존의 대형 산업용 로봇 대신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제조현장 혁신을 위한 작고, 사람과 협

업할 수 있는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Cobot)에 대한 시

장이 커지고 있다[1].

협동로봇은 기본적으로 펜스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제조, 

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체, 식음료 업체 등도 산업용 

로봇에 비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한 협동 로봇을 도입해 제조 

및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2].

협동로봇 개발에 있어서 로봇기술이 중요한 만큼 시장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로봇 관련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과 비교하

면 자체적으로 로봇 관련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러한 현황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출시된 협동로

봇을 비롯한 로봇 분야의 개발 제품들은 기술력과 비교하면 

디자인 개발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봇 엔지니어가 로봇 디자인에 참

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방법으로 ‘형태분석법’을 적용하

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로봇 관련 기업들

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로봇 디자인 개발 과정

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협동로봇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았을 때 조인트, 

링크가 돌출된 형태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디자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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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차별화된 형태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기업의 협동로봇 외형 디자인이 국내·외 시장에서도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디자인 결과

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국내외 유명 기업

의 협동로봇 디자인 트랜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협동로봇의 

형태분석법 적용을 위해서 협동로봇의 형태요소를 도출하였

다. 그다음 현재 출시된 협동로봇을 수집하고, 이것을 기반으

로 협동로봇의 이미지 척도 분석법을 이용하여 기존 출시된 

협동로봇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이미지 척도법의 그룹 간 서

로의 형태 이미지 연관성을 통해 비어있는 공간척도에 새로운 

형태요소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형태요소를 가지고 차

별화된 형태의 협동로봇 디자인 결과물을 제안하였다.

2. 협동로봇 디자인 트랜드 분석

2.1 협동로봇의 디자인 트랜드 분석

협동로봇 트랜드 분석을 위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 기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트랜드 분석을 하였다[Table 1].

분석 결과 첫 번째, 협동로봇은 크기와 무게가 소형 및 경량

화되며 디자인 또한 심플하게 개발되고 있다. 두 번째, 협동로

봇은 주로 시리즈별로 출시되며 형태의 일체화를 통해 기업별 

디자인 차별화를 추구한다. 세 번째, 기업 고유의 이미지를 부

여하기 위해 컬러 적용으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부각한다.

이로써 현재 협동로봇 시장 현황 분석 결과 ‘미니멀리즘’, ‘형

태 일체화’, ‘컬러 차별화’의 3가지 협동로봇 디자인 트렌드를 

도출하였고 이후 협동로봇 디자인 개발에 참고할 수 있다[Fig. 1].

3. 형태분석법의 이해 및 적용 방법 

3.1 형태분석법의 정의

형태분석법(Morphological Analysis)은 스위스의 물리학자 

프리츠 즈위키(Fritz Zwicky)가 고안하였다. 형태분석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모든 구성 요소의 합으로 이루어진 결

과로 보고, 차트(chart)화를 통하여 정리하여 해결안을 도출한

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형태 요소 또는 독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s)라고 말한다. 형태분석법은 아이디어를 빠짐없이 도

출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10]이 있다. 

핵심은 문제 해결이 축을 기준으로 나열된 요소들의 합으

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차트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방법론과 달리 대량

의 데이터를 발굴해야 하는 디자인 해결안의 방법론으로써 접

목하기 적합하다.

3.2 형태분석법 적용 방법

형태분석법을 디자인 방법론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형태분석을 위한 요소들의 파악이 중요하다. 해결안 

[Table 1] The Cobot Development Status and Trend Analysis

Image Characteristic

Yaskawa–Motoman HC10 (Japan)[3]

Safe design even when the joint is hit by the operator 

when operating in the form of a dome. Pursuit of 

simplicity with relatively thin cylindrical link design

Universal Robot-UR10 (Denmark)[4]

Pursuit of clean design by using simple link of cylinder 

and pursuit of solid feeling with simple appearance 

joint that applied company color

ABB-YuMi (Switzerland)[5]

The modular design of the link with a truncated cone 

gives the appearance a complex look.

KUKA-LBR iiwa (Germany)[6]

Among the co-operating robots on the market, the 

shape of the curve is relatively clear and the whole 

body is rounded.

Hanwha Precision Machinery-HCR5 (Korea)[7]

Designed with straight links without any distinction 

between joints, one axis looks neat and smooth and 

distinguishes between colors.

Doosan Robotics-m1013 (Korea)[8]

Designed using flexible curves with human arms as 

motifs, pursuing designs that enhance user safety and 

efficiency with delicate and flexible curves

Neuromeka-Indy10 (Korea)[9]

Curved links provide a smooth and simple user-friendly 

design, with a joint point for a firm, flexible feel

[Fig. 1] The Design Trend of Cobot

[Fig. 2] The Solution of Cobo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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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을 위해서 같은 수준의 요소들로 배열하며, 서로 독립적

이어야 한다[Fig. 2].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문제 정의

2. 디자인 문제의 요소 파악 및 같은 수준의 독립변수 배열

3. 형태분석법 적용하여 요소 결합 차트 작성

4. 요소 결합으로 작성된 차트를 통해 아이디어 발상

5. 아이디어 평가하여 해결책 선택

4. 형태분석법을 이용한 협동로봇 디자인 적용

4.1 협동로봇의 형태 요소 도출

형태분석법을 이용하여 협동로봇의 형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협동로봇의 고정부인 몸통에서부터 ‘링크 1’, ‘링

크 2’, ‘링크 3’ 의 형태를 분석하여 각 링크가 갖는 형태 이미

지 요소를 추출한다. 협동로봇의 몸통에서부터 ‘베이스(base) 

조인트’, ‘숄더(shoulder) 조인트’, ‘엘보우 조인트(elbow)’, ‘리

스트(wrist) 조인트’의 형태를 분석하여 각 조인트가 갖는 형태 

이미지 요소를 추출한다[Fig. 3]. 협동로봇의 손 역할인 엔드 

이펙터(end effect)는 해당 산업 공정에서 요구되는 부분에 따

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분석 범위에서 제외한다.

4.2 협동로봇의 형태분석법 적용

4.2.1 협동로봇의 디자인 수집

현재 협동로봇 디자인 수집을 위해 국내외 주요 산업용 로

봇 기업에서 출시된 42개의 협동로봇 현황을 각 기업 웹사이

트를 통하여 수집하였다[Table 2]. 

4.2.2 새로운 링크 형태 도출

협동로봇 링크 이미지 형태분석을 위해 가로축은 COMPLEX, 

SIMPLE, 세로축은 SOFT와 HARD의 이미지 척도 분석법

(image scale)을 통하여 기존 협동로봇을 분석하였다. 42개의 

협동로봇 링크를 분석한 결과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N까지 

14개의 형태 디자인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Fig. 4]. 

[Fig. 3] Range of Cobot Independent Variables for Applying 

Morphological Analysis

[Table 2] Analysis of existing Cobot design

① [5] ② [11] ③ [12] ④ [13] ⑤ [14] ⑥ [15] ⑦ [16]

⑧ [17] ⑨ [18] ⑩ [8] ⑪ [19] ⑫ [20] ⑬ [20] ⑭ [21]

⑮ [21] ⑯ [22] ⑰ [23] ⑱ [24] ⑲ [25] ⑳ [26] ㉑ [7]

㉒ [27] ㉓ [9] ㉔ [9] ㉕ [28] ㉖ [29] ㉗ [30] ㉘ [31]

㉙ [31] ㉚ [32] ㉛ [33] ㉜ [34] ㉝ [35] ㉞ [35] ㉟ [36]

㊱ [4] ㊲ [37] ㊳ [3] ㊴ [38] ㊵ [39] ㊶ [29] ㊷ [40]

[Fig. 4] The Image Scale of Cobot’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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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기둥 형태이다. B는 기둥축이 한쪽

으로 휜 사각기둥의 형태이다. C는 기둥 축의 가운데 부분이 

유선형인 원기둥 형태이다. D는 기둥 앞면이 둥글고 뒷면은 

베어낸 것 같은 기둥 형태이다. E는 세로축 기둥이 오목한 형

태의 사각기둥 형태이다. F는 기본적인 원기둥 형태이다. G는 

기둥 한쪽이 베인 볼록한 원기둥의 형태이다. H는 기둥축이 

오목한 사각기둥 형태이다. I는 기둥 앞면이 볼록한 사각기둥 

형태이다. J는 밑면을 마주 본 두 개의 원뿔대로 이루어진 형태

이다. K는 기둥 윗면이 위로 둥근 사각기둥의 형태이다. L은 

기둥축이 한쪽으로 휜 사각뿔대 형태이다. M은 사각기둥 2개

가 지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N은 기본적인 사각기둥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4].

지금까지의 링크형태 이미지 척도 결과를 기준으로 새로운 

링크 형태 이미지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미지 척도법

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어있는 공간척도에 연관성을 

가지며 적합한 이미지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새롭게 제안한 

링크 이미지는 a, b, c, d, e, f, g, h, i, j 이다[Fig. 5].

a는 오목하고 볼록한 형태가 다 들어 있는 기둥 형태이다. b

는 앞면이 둥글고 기둥축이 한쪽으로 휜 형태이다. c는 밑면이 

반원이고 기둥축의 가운데 부분이 유선형인 기둥 형태이다. d

는 중간 부분을 오목하게 둘러 베인 형태이다. e는 타원기둥 

형태이다. f는 원뿔대 형태이다. g는 원뿔대를 밑면을 마주 보

게 붙인 형태이다. h는 밑면이 반원인 기둥 형태로 이는 원기

둥을 기둥축 방향으로 반을 자른 형태와 같다. i는 중간 부분을 

오목하게 네 방향으로 베어낸 사각기둥 형태이다. j는 밑면이 

정사각형인 사각기둥 형태를 도출할 수 있었다[Fig. 5].

4.2.3 새로운 조인트 형태 도출

다음은 기존 협동로봇을 이미지 척도 분석법을 통하여 협

동로봇의 조인5트 형태를 분석하였다. 42개의 협동로봇 조인

트를 분석한 결과 숫자 순서대로 1부터 14까지 14개의 형태 디

자인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Fig. 6].

1은 돔 조인트 형태로 반구 형태와 같다. 2는 둥근 조인트의 

형태이다. 3은 납작하며 둥근 조인트의 형태이다. 4는 일체형 

조인트 위에 옵셋(off-set)의 원형 띠가 얹어져 있는 형태이다. 

5는 일체형의 조인트 위에 납작한 원기둥 형태가 얹어져 있다. 

6은 휠 구조와 비슷한 조인트 형태이다. 7은 원기둥 조인트 겉

면에 옵셋의 원형 띠가 둘러져 있는 형태이다. 8은 원기둥의 변

형된 형태이다. 9는 일체형의 조인트 위에 원뿔대 형태가 얹어

져 있다. 10은 원기둥 형태의 밑면을 사선으로 자른 조인트 형

태이다. 11은 물방울과 비슷한 형태로 서로 다른 조인트끼리 맞

물린 형태로 조성된다. 12는 원뿔대의 변형된 형태이다. 13은 원

기둥 형태 윗면을 사선으로 자른 형태이다. 14는 일체형의 조인

트 위에 납작한 도형이 얹어져 있는 형태로 분석되었다[Fig. 6].

그다음, 기존 조인트 형태분석 이미지 척도법의 그룹 간 서

로의 이미지 연관성을 통해 협동로봇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부각할 수 있는 새로운 조인트 이미지를 제안하였다. 새롭게 

제안한 조인트 이미지는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다

[Fig. 7].

15는 돔 밑면을 유선형으로 벤 조인트 형태이다. 16은 반구 

형태, 돔 형태의 윗 면을 스쿱으로 도려내고 아랫면을 오목하

게 띠 형태로 도려낸 조인트 형태이다. 17은 높이가 낮은 납작

한 돔 조인트 형태이다. 18은 원기둥 밑면을 유선형으로 벤 조

인트 형태이다. 19는 반구 형태, 돔 형태에 윗 부분을 밑면과 

[Fig. 5] The Proposal of Cobot Link’s Independent Variables [Fig. 6] The Image Scale of Cobot’s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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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하게 베인 조인트 형태이다. 20은 육각뿔대의 조인트 형

태이다. 21은 사각뿔대의 조인트 형태이다. 22는 원기둥 윗면

을 위 방향으로 오목하게 도려낸 조인트 형태이다. 23은 헤어

드라이어 입구 같은 조인트 형태를 도출하였다[Fig. 7].

4.2.4 차별화된 협동로봇 형태 요소 선택

앞에서 도출한 링크와 조인트 중에서 새롭고 차별화된 형

태요소를 선택하였다. 선택을 위해서 2명의 디자인전공 교수, 

1명의 로봇전공 교수, 2명의 로봇 개발 전문가 등 총 5명[Table 

3]의 전문가그룹회의(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그 후 범위를 좁혀 차별화된 형태 요소를 기준으로 최종 협

동로봇에 대한 형태 요소를 도출하였다. [Fig.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링크 형태 요소 4개(1, 2, 3, 4)와 조인트 형태 요소 3개

(Ⓐ, Ⓑ, Ⓒ)를 각각 선택하였다.

4.2.5 협동로봇 형태분석법 적용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협동로봇의 형태요소를 링크, 조인트의 주

요 변수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형태분석법 중 2D 형태 조합 분

석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디자인과 차별화된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서 링크 

형태 요소 4개(1, 2, 3, 4)와 조인트 형태 요소 3개(Ⓐ, Ⓑ, Ⓒ)의 

총 12개(1Ⓐ, 2Ⓐ, 3Ⓐ, 1Ⓑ, 2Ⓑ, 3Ⓑ, 4Ⓑ, 1Ⓒ, 2Ⓒ, 3Ⓒ, 4Ⓒ)의 

새로운 협동로봇 형태 디자인 경우의 수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차별화된 형태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기존의 협동로봇과 비슷한 형태 이미지를 배제한 후 형태

분석법을 적용한 총 12개의 협동로봇 형태 디자인이 도출

되었다[Table 4].

4.2.6. S기업 사례 적용 사례

앞에서 도출된 형태분석 결과(12개 디자인 안)를 가지고 S

기업에 적용하여 보았다. S기업은 협동로봇을 이용하여 식당 

및 카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 대표 및 관계자와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차별

화된 식당 및 카페 서비스를 위한 로봇 형태로 고객들에게 친

근하고 요식업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라운드가 많이 들어간 

로봇으로 최종선택(4Ⓐ)하였다. 최종선택한 안에 대해서 구체

적인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Fig. 9].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로봇 엔지니어들도 쉽게 차별화된 협동로봇을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해결책으로 형태분석법

을 협동로봇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하

여 협동로봇의 형태에 대한 디자인 요소를 링크와 조인트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존 협동로봇의 링크와 조인트의 이미지 

[Fig. 7] The Proposal of Cobot Joint’s Independent Variables

[Table 3] FGI list

Position

List

① S Univ. Major of Design / Professor

② H Univ. Major of Design / Professor

③ S Univ. Major of Robot / Professor

④ Enterprise O / Engineer

⑤ Enterprise K / Engineer

[Fig. 8] Proposal of final Cobot type extracted through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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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분석하여, 새로운 링크와 조인트의 형태 요소를 제안

하고 형태조합을 진행하여 새로운 협동로봇 형태 디자인 안 

12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출된 협동로봇 디자

인중에서 식당 및 카페 서비스에 적합한 디자인 결과물을 제

안하였다. 이렇게 형태조합으로 도출된 협동로봇 디자인은 각 

기업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자사 고유의 디자인 요소

를 적용할 수 있었다.

형태분석법을 통해 도출된 차별화된 협동로봇 디자인에 대

한 과정은 협동로봇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관련 기업과 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에는 협동로봇이 다양한 산업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작

업자와의 협업에 따른 안전성과 디자인 선택 및 평가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able 4] Result of morphological analysis

1 2 3 4

Ⓐ 1Ⓐ 2Ⓐ 3Ⓐ 4Ⓐ

Ⓑ 1Ⓑ 2Ⓑ 3Ⓑ 4Ⓑ

Ⓒ 1Ⓒ 2Ⓒ 3Ⓒ 4Ⓒ

[Fig. 9] The Design Result of Compan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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