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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박막제조 기술은 과학 기술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양질의 박막을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박
막제조는 표면개질과 함께 표면처리 기술의 한 분야이며 이중 진공증착으로 알려진 물리증착법과 화학증착법은 현대의 과
학기술 연구는 물론 산업적으로 폭넓게 이용되는 박막제조 기술 중의 하나이다. 진공증착을 이용한 박막제조 기술은 나노 
기술의 등장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자연모사와 완전화 박막의 제조, 융복합 공정을 이용한 기능성 코팅과 
Engineered Structure 구현 그리고 초고속 증착과 원가 저감 기술의 실현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
리증착법과 화학증착법을 중심으로 박막제조 기술의 종류와 원리를 설명하고 박막제조 기술의 최신 동향과 기술적 이슈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기술한다. 

1. 서론 

표면처리는 크게 박막제조와 표면개질로 구분되는데 박막제조는 모재의 표면에 다른 물질을 코팅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면
개질은 질화나 이온빔 조사 등을 통해 모재의 표면을 변화시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박막제조 기술 중 진
공증착은 물리증착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과 화학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으로 구분되는데 
1950년대 이후 전자기 재료를 중심으로 응용이 시작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비롯
한 각종 소재의 표면처리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진공증착 공정 연구는 주로 피막의 조직제어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
데, 1980년대까지는 증착변수에 의한 조직제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소위 조직대 모델 (Structure Zone Model; SZM)이 
완성되었다. 조직대 모델은 초기에는 기판의 온도에 따른 박막의 조직 변화를 모델화하였으나 나중에는 바이어스 전압이
나 진공도에 따른 조직의 변화를 모델화하는 시도가 이루어 졌다. 그 이후 막의 두께나 Impurity의 영향은 물론 증기의 
입사각 조절에 의한 조직의 변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고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이용한 코팅 기술이 발달
하면서 입사이온의 에너지에 따른 조직대 모델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2. 본론 

1990년대에는 나노기술의 등장과 함께 박막제조에서도 조직의 미세화 
및 나노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나노 
박막을 이용한 복합 구조화 연구가 시작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복합구
조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복합구조화 연구는 자연모사 
기술과 완전화 박막을 얻고자 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자연모사는 
그림 1과 같이 동식물의 모양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이 기술
은 마이크로/나노 하이브리드 계층 구조로 발전하여 저마찰 코팅은 물
론 발수 및 친수, 자체청정, 내지문성, 방열성 등의 기능을 박막제조 
및 표면개질을 통해 구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복합구
조화 공정과 함께 2000년 이후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빗각 증
착 (Oblique Angle Deposition; OAD)과 이를 응용한 스침각 증착 
(Glancing Angle Deposition; GLAD) 기술이다. 한편,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중요시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하여 초고속 및 대면적 
증착을 위한 기술 개발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건식코팅 기술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 기술하였다. 최근에는 박막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자연모사를 통한 기
능 창출 연구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융복합 공정을 통한 기능 향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증발
원 기술은 초고속 증착과 원가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피막 특성을 위한 다양한 공정 개발과 
함께 초고속 증착과 저원가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에너지 소재 및 친환경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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