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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념 및 특징 – 기술 개요

2토모그래피 산출을 통한

유량 측정 정확도 개선

개발방향
2

• 응용 application 
다각화

• 시장 침투 전략

✓ 배관 내부의 유체 흐름이 배관 단면상 비대칭
적인 경우, 측정값과 기준값의 편차가 증가하
여 측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건식 초음파를 이용한

유량 측정 기술

적용기술
1

유량 측정 편차 보정/개선

(선 유속분포→점 유속분포)

특장점
3

적용제품 맟춤형

센서 설계 가능

기대효과
4

IoT 접목 스마트 미터링
기술 구현

(통합 에너지 플랫폼)

초음파 유량계

제품군 형성

건식 다회선 초음파 유량계 개념도

제 1센서 제 2센서
배관

제 3센서

기존 초음파 유량계
활용 가능

• 상용화 소요시간
/기술적인 문제
해결 용이

• 규모경제/비용/
영업망 확보 우위
성

• 원부자재 조달/
수급 안정화



기술개념 및 특징 - 사업화 추진 현황

• 배관내부의 정확한 유량 및
유속 산출

• 토모그래피 산출을 통한 측정
값의 편차 보정/개선

• 물&폐수 산업
• 석유&가스 산업

• 가스배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

• 측정 알고리즘 위주의 연구진행

• 초음파 유량계

• Level 7
• 실용화  사업화 추진 단계

• B2B : 건설회사, 안전진단 및 환경
관련 계측기기

• B2G : 사회간접자본(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 상용제품 개발을 위한 신뢰성
확보 및 수요기업 발굴

핵심기술

기술연구 방향(수익화 모델)

기술형태

적용분야

적용제품

기술완성도 (TRL)

사업화 추진 현황

상용화 검토

시장관심도

TRL
(Lv.7~9)

추가 IP 
패키지

(Group1)

추가 IP 
패키지

(Group3)

적극적
수익화

(Group2)

적극적
수익화

(Group3)

적극적
수익화

(Group1)

TRL
(Lv.4~6)

x
추가 IP 
패키지

(Group3)

추가 IP 
패키지

(Group2)

적극적
수익화

(Group2)

추가 IP 
패키지

(Group1)

TRL
(Lv.1~3)

x x x x
x

기술대체/약
화

R&D 기술경쟁
초기시장
형성

시장성장/성
숙

Group 1 Group 2 Group 3

사업화
모델

기술자산 이전 및
라이선싱

기술자산 출자 및
지분확보를 통한

기술사업화

투자유치를 통한
IP 창업 및

JV(Joint Venture) 설립

제품기술
확보

상용화 및
성숙기 단계

제품개발 및
시제품 단계

(기초)연구개발 및
(신제품) 응용기술개발

단계

IP 특징
현재 상용화

제품특허들과 유사

현제품의 강화(개선) 
또는 보강(신기능)
가능성이 있는 특허

신제품 또는
신규응용 제품 개발
가능성이 있는 특허

*

*



사업화 대상기술 현황 및 역량 - 7-Force (기회/위협, 강점/요인)

기회/위협

관점 진단요소 적용 기술

시장 특성

시장 환경

시장 경쟁

기술 우위성

개발 역량

마케팅 역량

수익성

• 원부자재 조달/ 수급안정화

• 수요자 맞춤형 응용 Application 다각화(가정용 가스측정, 열수송관 등)

• 기존 B2B/B2G 마케팅 채널 활용 → 상용화 소요시간 단축

강점
요인

• 기존 생산기업과의 경쟁(출시된 유사제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

• 개선된 유량 측정 편차 보정 기술이 적용된 최종 완제품 추가 개발 필요

약점
요인

•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유량 및 유속 산출이 가능한 유량계의 필요성 증대

→ 전세계 유량계 시장 성장 및 초음파 유량계에 대한 연구개발 진행

• 물&폐수 산업과 석유&가스 산업에서의 유량측정기술 사용 확대

→ 유량 측정 효율 및 정확성 증대에 대한 수요 증가

기회
요인

• 가정용 가스 측정에 적용시,

유량속도가 높아지면 측정이 안되는 문제점에 대한 추가 기술보완 필요

• 기존 제품(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익차식 수도미터)에 비해 단가가 높음

→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필요

위협
요인

강점/약점

관점



제품-기술상용화 유망성 (시장포지션)

• 사회간접자본(SOC), 플랜트산업, 물산업

• (국내) 주요 기업에서는 완제품 수준으로 공급 희망

• (해외) 해외 플랜트 설비 등이나 국제 ODA 등에 참여

전방산업1

• 사회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 분야에 판매

• 산업체에서 운영하는 생산설비에 결합하여 활용

• 정밀한 유량 측정이 필요한 연구설비에 적용

비즈니스 모델2

시장진입 채널3

유망기술 / 비즈니스 아이디어4

• 소형화, 저전력 융합 센서모듈개발

• IoT를 접목한 스마트 미터링 기술 구현

배관 내부 직경을 측정하지 않고, 정확한 유량 및 유속 산출이 가능한 초음파 유량계

Business Model R&D Roadmap 초음파 유량계 진화방향 제품-기술 상용화 추진 / 시장진입

물리센서(초음파 유량계)의 진화방향



적용분야(BI) 및 신규 사업분야(BM)

제품구현 시 차별적 요인

기존 제품의 사업화 저해 요인

• 초음파 경로를 중첩하여 배관 직경 산출가능
• 배관 직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한 유속과 유량을 산출

•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를 위해서 일부구간 차단 필요
• 배관 내부 이물질 고착에 따른 측정 성능 저하

• 주요 소비시장 : EPC 기업/대형 건설사

플랜트/건설1

• 주요 소비시장 : 공공 SOC

수자원 관리2

(수력발전시설 유지 및 관리)

• 주요 소비시장 : 성능 평가 및 시험/산업설비

비파괴검사 서비스3

(유량 측정 효율 증대/노후화에 따른
기기 고장 대비)

배관 내부 직경을 측정하지 않고, 정확한 유량 및 유속 산출이 가능한 초음파 유량계



제품 차별화 전략 추진
(자체 핵심기술 확보)

매출액 창출

2

3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확장 가능성 – 국내외 기업동향 및 경쟁사 진단

기존 출시된 유사제품과의
미미한 기술 차이

1

• 수요자 맞춤형 응용 Application 다각화 / IoT 접목 스마트 미터링 기술 구현

• 관련 업체 및 타 융합 분야와의 컨소시업 구성을 통해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한 공동기술 개발

(국가별 기후환경에 따라 유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외부 인자를 고려한 융합센서기술 개발)

건식 다회선 초음파 유량계
(KR00001302645B1)

건식 단회선 유량계
(KR00001622543B1)

자인테크놀로지㈜한국표준과학연구원

VS

산업 물&폐수 정유&석유화학 석유&가스 화학 발전

2017년 44.6 20.7 13.2 12.6 4.6

2022년 68.2 31.3 19.4 18.2 6.3

성장률(%) 8.9 8.7 8.0 7.7 6.3

우리나라 유량계 시장의 최종 사용자 산업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Marketsandmarkets, Flow Meters Market, 20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개

✓ 국내 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측정과학기술, 평가기술을 연구하는 정부출연기관

✓ 측정표준서비스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2017년 아래와 같은 성과를 획득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개

✓ 국내외 박사급 인력을 수백명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연구진들이 활동함

✓ 정부출연기금 및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임



2004.12.–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열유체표준센터)

2013.04.– 현재 KOLAS 기술평가사 (점도, 유체유동)

2018.03.– 현재 KASTO 시간강사 (유체유동분야 정밀측정기술교육)

2018.03.– 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전임교원 (표준연 캠퍼스, 측정과학)

연구자 소개 (전세종 박사 Ph.D)

학력

물유량 측정표준/ 초음파 유량계

전문분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열유체표준센터

소속

경력사항

2003.09.– 2004.09   독일 다름슈타트 공대 기계공학과, 포스트-닥 (유체역학 및 공기역학 연구소)

1998.03.– 2003.02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
1996.03.– 1998.02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석사
1992.03.– 1996.02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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