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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et up the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Auger bit, this study analyzed publicized 

patent trends of Deep Cement Mixing method (DCM) in Korea, USA, Japan, and Europe. DCM 

method was firstly classified into wing shapes and the number of rods according to the technical 

scope, and secondly, classified into 8 types according to type of screw and rotation axial. A total of 

2,815 patents were searched and 448 validated patents were selected through de-duplication and 

filter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ortfolio through the number of patents and growth stages, it 

was selected as the core technology that auger is deemed to have high growth potential and if there is 

a patent similar to core technology through a patent barrier analysis, the basic data is suggested to 

develop the design around and differentiat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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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오거비트에 대한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체 심층혼합처리공법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의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 동향을 분석하였다. 심층혼합처

리공법을 대상으로 기술 범위에 따라 1차적으로 날개 형태와 로드의 개수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 스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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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과 회전축의 타입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였다. 특허 검색 결과 총 2,815개가 검색되었으며 중복제거 및 필터링을 통하여 448건의 유효 분

석대상 특허를 선별하였다. 특허건수와 성장단계를 통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오거를 핵심기술로 선정하였

으며, 이에 대한 특허장벽 분석을 통하여 핵심기술과 유사성이 높은 특허가 있을 경우 회피설계 및 타기술과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심층혼합처리, 오거, 특허분석, 특허장벽

���

DCM공법(Deep Cement Mixing Method)은 원지반(점성토, 느슨한 사질토, 유기질토)에 시멘트 슬러리를 직접 주입

하여 원지반과 강제로 교반하고 혼합하여 지반내에 개량체를 형성시켜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이다.

연약지반 개량기술인 DCM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스웨덴과 일본에서 개발되어 주로 해상공사에 대규모로 적용되어 

왔다. 현재의 기계교반식 공법은 1960년 후반 일본 운수성 항만기술연구소에서 연약점토에 생석회와 소석회를 안정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공사실적을 보유하였다(Coastal Development Institute of Technology, 2000). 이후에 해안개

발의 필요성이 높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실내모형시험과 육상, 해상실험을 

거쳐 DCM공법은 1975년 실용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DCM 공법이 1985년 부산 하수처리장에 하부기초처리 보강을 목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국내 도입 

이후에 연약지반 개량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국내 지반여건에 맞

도록 설계법, 시공장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동남아 연약지반 개량사업에 국내기업

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공장비의 개선은 시공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개량심도는 도입 초기 20~25 m까지 시공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파일드라이버 높이에 따라 40 m까지 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량단면도 2축(1,000×2축)에서 4축(1,000×4

축)으로 개량면적이 확대되어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Chun, 2010).

최근에는 교반의 균질성 확보와 불규칙하고 단단한 지층을 효과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오거비트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토출방식(관입 또는 인발)을 토질조건이나 개량심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거비트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오거비트에 의한 교반방법은 고화토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DCM 개량체의 품질에 절대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화토의 강도는 형성과정에서 교반방법, 고화재의 특성, 양생조건, 원지반 특성에 기인한다고 알려

져 있다(Terashi, 2005).

하지만 오거비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야 특수교반날개를 사용하여 경질점토

층의 관입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연구가 Jung et al. (2007)에 의해 이루어 졌을 뿐이다. 

현재까지 연구는 주로 설계와 적용사례 위주로 수행되었다. 원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시멘트량 산정과 개량체의 직경과 

개량폭 산정을 위한 연구가 Hwang et al. (2014)에 의해 진행되었고, DCM 배치 형태에 따라 말뚝식과 블록식이 혼합된 

구조체의 해석 연구가 Shin et al. (2014)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서 DCM 공법을 활용한 연약지

반 처리 설계 사례가 Park et al. (2012)에 의해 발표되었다.

오거비트의 규격과 형식 등 분류체계의 정립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기술의 해외진출과 맞물려 있고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와 기술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혼합처리공법과 관련하여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 검색 및 분석을 통하여 기술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수집된 자료분석을 통해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더욱 효과적인 오거비트를 개발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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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기술과 차별화된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핵심

기술을 선정, 특허장벽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오거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 R&D 사업 및 해외진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

������

DCM 공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일드라이버와 오거머신을 사용하게 된다(Fig. 1).

오거머신은 모터의 회전력을 기어박스로 전달하여 롯드를 회전시키고, 끝단에 설치된 비트를 통해 지중을 교반, 굴착

하면서 고화재를 토사와 섞게 한다. 오거비트는 교반시 토사와의 혼합을 용이하게 하고 단단한 지층 출현시에도 굴착과 

배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고화재의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	
����	���������	
����

오거비트는 용어와 규격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심각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장비 사용자의 조작방법이나 노하우가 더해지고 현지 지반조건에 맞춰 제작사가 위치와 형상, 크기 등을 제각각 다

르게 개발하면서 최소한의 규격화 마련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실시와 유효특허 출원빈도를 조사함으로써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러한 오거비트는 유효특허의 출원빈도를 토대로 크게 형태상의 분류와 작업상의 분류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1). 형

태상의 분류는 그 형상과 비트의 부착 위치에 따라 다시 스크류 타입, 일자날개 타입, 혼합날개 타입, 로드의 경사단부 부

착 타입, 로드의 수평단부 부착 타입으로 대분된다. 작업상의 분류는 로드의 개수와 오거머신에 설치되는 형식에 따라 단

일축 타입, 이중축(2축)타입, 더블이중축(4축)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434 ∙ 민경남ㆍ이동원ㆍ이재원ㆍ김기석ㆍ유지형ㆍ정찬묵ㆍ즈엉 수언 호앙ㆍ권용규

�	
��������������������������	
���

Wing shape The number of rod

Screw Linear wing Complex wing
Attach slope 

edge of rod

Attach 

horizontal edge 

of rod

Single axis
Dual axis 

(2axis)

Double dual 

axis (4ax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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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DCM 공법의 기술범위를 크게 오거비트와 오거머신으로 분류하고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을 참고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2017년까지 출원 공개/등록된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을 대상으로 2,815개가 검색되었다. 분석

대상 특허는 작성된 검색식을 통한 검색 이후 중복특허 제거 및 관련 여부 검토를 통하여 최종 유효 분석대상 특허 448건

으로 선별하였다.

분석은 양적인 통계를 의미하는 동향분석과 각 특허가 갖는 기술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심층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

다. 동향분석은 특허를 출원 연도별, 국가별, 기술별 및 출원인별로 분류하여 각 기술 분류별 특허건수, 점유율 및 증가율 

등을 통한 각종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심층분석은 기술수준과 특허수준을 비교하여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장벽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

�������

본 연구에서 DCM 공법과 관련하여 선별된 기술 및 국가별 특허건수는 오거비트 기술에 대한 특허건수는 235개, 오거

머신 기술에 대한 특허건수는 213개로 조사되었다. 오거비트에 대한 특허건수가 오거머신에 대한 특허건수에 비해 1.1배 

많게 조사되었다(Table 2).

가장 많은 유효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출원국은 한국으로 214건의 유효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125

건의 유효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일본의 유효특허는 70건, 유럽의 유효특허는 39건으로 검색되었다.

�	
������	�
���
	�������
���������	�

Technical classification Analysis period Korea USA Japan Europe Sum

Auger bit 1965 ~ 2017 74 104 23 34 235

Auger machine 1965 ~ 2017 140 21 47 5 213

Sum 214 125 70 39 448



�������	
������������������ ∙ 435

��������

유효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은 1991년 이전에는 주로 미국에서 유효특허가 출원되었으나 1975년 이후부터 한국과 일

본이 주로 출원하였고, 2001년 이후 특허출원이 증가하다가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1년 이후 출원이 꾸준하게 출원되다가 2009년에 감소하였으며,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이다

(Fig. 2).

���������	�����	
�������������������������
���������	��

한국의 경우 오거비트와 관련된 유효특허의 최대 출원건수는 12건을 넘지 않으며, 2009년 이후 출원량의 증가 및 감소

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6년 이후 출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다가 1992년도부터 

출원건수가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본의 경우 1991년부터 출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나, 2009

년 이후 출원이 없는 추세이다. 2015~2016년에 미공개된 유효특허가 출원되었다. 유럽의 경우 1990년 이후 출원 건수가 

5년마다 꾸준하게 이루어졌고, 2010~2014년도에 출원건이 없다가 2015년도에 출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된 유효특허를 기반으로 DCM 공법의 기술의 성장단계는 2구간(88~94년)에서 3구간(95~05년)에 걸쳐 기술이 성

장한 후, 3구간(95~05년)과 4구간(06~16년)에 기술의 성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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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류에 따른 연도별 유효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이후 출원량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후로 점차 감수

하는 추세이나,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는 추세이다(Fig. 4). 오거비트 기술과 관련된 유효특허는 1992년부터 증가하고, 

2004년 이후로 증가 및 감소가 반복되고, 오거머신 기술과 관련된 유효특허는 1993년 이전에는 미미하게 출원되었으나, 

1993년 이후 꾸준하게 출원되었고,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다시 증가 및 감소가 번갈아 가며 

나타났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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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유효특허에 대해 기술분류별 검토결과 오거비트 기술과 오거머신 기술의 유효특허 출원 현황은 235건과 213건

으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오거비트의 유효특허 출원 현황은 4구간으로 넘어가는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

세이나 기술의 성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오거머신의 유효특허 출원 현황은 2005년 이후 기술의 성장이 감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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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4).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2000년대 이후 오거비트와 오거머신의 기술개발이 감소하고 있으나, 오거비트의 경우 기존 비트

에서 현장에 맞는 형태로 수정되고 있으며, 오거 머신의 경우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유효특허를 기반으로 오거비트 기술과 관련된 DCM 공법의 성장단계를 분석한 결과 2구간(88~94년)에서 3구

간(95~05년)에 걸쳐 기술이 성장한 후, 3구간(95~05년)과 4구간(06~16년)에 기술의 성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6a).

또한 오거머신 기술과 관련된 DCM 공법의 성장단계를 분석해 보면 2구간(88~94년)에서 3구간(95~05년)에 걸쳐 기술

이 성장한 후, 3구간(95~05년)과 4구간 (06~16년)에 기술의 성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Fig.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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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특허건수 분석 결과, 오거비트에 대한 특허건수가 오거머신에 대한 특허건수에 비해 1.1배 많게 조사되었으나, 포

트폴리오 분석 상 오거머신 기술과 관련된 특허건수 및 분포로 미루어 볼 때 오거머신 기술은 이미 발전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오거비트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거비트에 대

한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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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 공법의 특허건수와 특허활동지수(AI : Activity Index)를 토대로 상대중요도와 상대성장율에 따른 특허의 기술

적 위치를 분석하였다. 식 (1)과 같이 특허활동지수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

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낸다(Breschi, 1996).



전체총건수

특정출원인총건수

특정기술분야의전체출원인건수

특정기술분야의특정출원인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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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위치 분석 결과 상대중요도는 오거비트와 오거머신이 유사한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대성장율

은 오거머신 기술이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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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비트는 DCM 공법 유효특허 출원건수의 52.5%, 오거머신은 47.5%로 특허출원건수는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나지만,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오거머신의 경우 4구간인(06~16년)까지 3구간(95~05년)보다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오거비트의 경우 4구간(06~16년) 감소추세가 오거머신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말해 오거머신은 

발전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이며, 오거비트는 성장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석 상 성장기에 위치하여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오거비트 기술을 핵

심기술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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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 공법용 오거비트의 특허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핵심기술에 형성되어 있는 특허장벽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표현

한 특허장벽은 기술개발 방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허가 존재할 경우 향후 출원 후 권리획득 또는 기술의 실시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기 출원된 특허들을 특허장벽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Ahn and Choi, 2011).

오거비트에 관한 유효특허는 모두 235건이 검색되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외형 및 구성에 유사성이 있고 기술실시에 실

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6건의 국내특허를 선별하였다.

다용도 토목 및 환경용 심층혼합처리 교반날개(공개특허 제10-2011-003127호)에서는 파쇄날개와 교반날개의 조합으

로 지반내에 투입되는 개량재의 분산 또는 혼합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량체의 물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롯드와 나

선형 교반날개 사이의 공극의 존재로 슬라임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연약지반 개량용 심층혼합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심층혼합처리방법(공개특허 제10-2010-0087679호)에서는 심층

에서 고화재를 포함한 투입물들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하여도 균일한 혼합작용이 유도되어 초기 강도를 확보할 수 

있고, 혼합에 필요한 투입물 제조를 위한 설비를 별도로 구비할 필요 없어 장비의 소규모화 및 효율화가 가능하게 되는 기

술에 대해 개시되어 있다.

지반보강 교반혼합장치의 천공용 교반비트(공개실용신안 제20-2004-0009362)에서는 기능이 향상된 교반비트를 심

층혼합공법에 적용함으로써 지반의 토성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굴착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지반보강을 광범위하게 수

행할 수 있으며, 파이핑 현상의 차단 및 주입제의 효과적 주입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 개시되어 있다.

경질지반 개량용 천공교반기(공개특허 제10-2014-0027597호)에서는 지중의 천공홀 내로 주입되는 슬러리를 원지반

의 토질과 함께 교반하는 다수개의 보조교반날개들을 포함하여 지중에 대한 굴진 시 고압수 또는 고압에어를 분사하고, 

굴착 종료 이후 소정의 인발 시에 슬러리를 원지반 토질과 함께 교반하는 기술에 대해 개시되어 있다.

굴착 기능이 강화된 지반 개량용 교반장치 및 이를 이용한 연약지반개량공법(공개특허 제10-2004-0047851호)에서는 

개량 대상 지반 내에 존재하는 풍화암, 연암, 화강암 등의 암반층이나 호박돌 등의 전석층을 파쇄 굴착하여 개량 재료와 개

량 대상 지반토가 교반 혼합된 개량체를 만들 수 있도록 굴착 기능이 강화된 지반 개량용 교반 장치에 관한 기술이 개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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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교반 기능이 강화된 지반 개량장치 및 지반개량 방법(공개특허 제10-2012- 0051545호)에서는 굴착로드에 구비되

어 지반을 굴착하는 굴착헤드 및 교반날개의 구성을 특수하게 구성하여 지반을 수직으로 굴착하기가 용이하고, 교반날개

를 이용하여 개량 대상 지반토와 경화재를 혼합시 개량 대상토 및 경화재가 굴착비트 내측으로 모이면서 서로 골고루 교

반 혼합되어져 보다 효율적인 교반혼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술에 대해 개시되어 있다.

핵심기술과 관련된 주요 특허의 핵심 요지를 분석한 결과 오거의 날개 형태, 날개의 결합 구조, 공극의 유무, 천공홀의 

개수와 위치, 회전축의 형태 등 오거비트의 기술 전반에 걸쳐 특허장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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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장벽 분석 결과 오거비트의 기술 전반에 걸쳐 특허장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허

장벽은 교반날개의 구조와 관련된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거머신에 대한 특허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 할 수 있다. 

첫째, 오거비트 제작이 장비 사용자 입장에서 오거머신 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제작 단가측면에서도 오거머신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오거비트의 주목적이 DCM 공법에서 굴착-토출-교반의 사이클을 수행하는 핵심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갈층 

출현시에도 굴착과 배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고화재가 균질하게 분사되어 균등한 개량체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

문에 현지 지반조건에 맞는 주문제작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거비트의 추가적인 특허 분석을 위해 오거비트 교반날개의 배치와 형상이 굴착효율과 토사의 엉겨붙음 현상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되고, 토출구의 개수와 위치 그리고 분사압이 교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량체의 품질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회전속도와 부상토 배토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특허장벽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거머신에 대한 기술도 그동안 시공속도와 출력, 다축 장치, 회전방향에 따른 작업안정성(굴착 쏠림현상 방지 등) 측면

에서 많은 발전과 성과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장비와 부속장치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설계와 제작 등에 제약이 많아 출

원빈도와 출원인에서 오거비트에 비해 저조하고 한정되어 있다. 

DCM 공법에서 오거비트와 오거머신은 유사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다양한 기술들이 많으므

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특허장벽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추가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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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분석결과 오거 기술에 대한 특허건수가 압입장치 기술에 대한 특허건수에 비해 1.1배 많게 조사되었으며 포

트폴리오 분석 상 오거머신 기술과 관련된 특허건수 및 분포로 미루어 볼 때 오거머신 기술은 이미 발전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오거 기술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DCM 공법의 특허활동지수(AI)를 토대로 상대중요도와 상대성장률에 따른 특허의 기술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 상대중

요도는 오거비트와 오거머신이 유사한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대성장율은 오거머신이 다소 높게 평가되

었다.

동향분석 결과 및 기술적 위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오거비트와 오거머신에 관한 특허출원건수는 차이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나지만, 오거머신은 이미 발전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이며, 오거비트 기술은 성장기에 위치하여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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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핵심기술로 선정하였다.

핵심기술의 특허장벽 분석 결과 특허장벽은 오거비트 전반에 관련된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거머신에 대한 특허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DCM 공법에서 오거비트 기술과 압입장치의 기술은 유사한 중요도를 가지

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특허장벽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DCM 공법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기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내 기

술도 지반여건에 맞게 장비와 설계법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홍콩국제공항 등 동남아 지반개량공사에 국내 기

업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 항만개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거비트도 대심도, 자동화 시공으로 전문화 되고 있다. 덩달아 국내 

비트 제조업체도 특수비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해외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엔지니어링 활동

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분류기준과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형상, 제원, 규격, 성능평가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장비호환이나 공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트에 관한 기존 자료도 전

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거비트에 관한 노하우와 제작기술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지반조건과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각각 개발되고 개량된 수많은 기술들과 노하우가 통합되어 체계화 된다면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기술보유와 국제표준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오거비트라는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 출원된 공개/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특허동향 분석과 특허장벽 분석을 실시한 최초의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여기서 제시된 기술의 국

내외 특허 기술동향 분석은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동남아 토목시장과 파일링 시장의 확대 등으로 앞으로 굴착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관련 특허출원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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