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

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방법이 제시

되고 있다. 군사적 핵심전력을 무인 전투화 체계로 변화시키

는 방법을 도입하자는 제안과[1], 유인-무인 시스템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군사용 로봇을 제작하자는 제안[2]이 

관심을 받고 있다. 공통적으로 사람의 빈자리를 로봇이나 인

공지능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용 

로봇은 전투효율을 높이며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군사용 로봇은 병사를 대신하여 수색 및 정찰을 수행하거나 

아군의 탄약과 같은 전투장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직접 적을 무력

화시키는 등 전투 및 비 전투 시스템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사 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이

는데 기여한다 [3]. 하지만 대한민국 지상에서 차량을 이용한 작

전을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국내 지형

의 70%가 산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잡한 도심지역이 복

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지 및 험지에서 이

동이 가능한 복합형 지상 무인 전투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필

요성에 따라 다양한 군사용 무인 체계가 연구되고 있으나 족형 

로봇의 경우 다양한 험지를 극복할 수 있지만 느린 이동속도와 

소음, 차량에 비해 낮은 에너지 효율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기관에서는 복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지에서는 

바퀴주행으로 험지 지형에서는 보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족 

트랜스포머 로봇을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자세안정화 

제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군사작전 수행 중 로봇이 보행 시,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거나 경사가 기울어진 산악지역을 

보행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유연한 모션제어 및 자세 안정화 제어 방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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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봇의 전신 모델을 고려하여 목표하는 자세 안정화 제어 

방법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연산량이 많

아 간략화 한 모델을 기반으로 자세 안정화 제어를 하는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Shuuji Kajita 외 4인은 무게가 하나의 점에 

모여 있는 도립 진자 모델을 통해 시상면과 관상면을 고려하

여 openHRP 시뮬레이터를 통해 로봇의 균형과 보행을 제어하

였다[4]. Akash 외 3인은 관상면에 4자유도 시상면에 6자유도

를 고려한 Linear Inverted Biped Model (LIBM)을 통해 webot

이라는 시뮬레이터에서 로봇의 균형을 제어하였다[5]. 조백규, 

김정엽은 울퉁불퉁한 지면을 보행하기 위해 질점 형태의 도립 

진자 모델을 사용하였다[6]. 배효인, 오준호는 도립 진자 모델

에 가상의 스프링을 장착하여 로봇의 관성과 유연성을 고려하

여 더 정확한 이족보행 로봇의 상태를 추정하였다[7]. 대체적으

로 도립 진자 모델을 통해 이족보행 로봇의 운동학적 특성을 

도출하는데 도립 진자 모델을 질점으로 계산하여 로봇의 관성

을 고려하지 않거나[4-6,8] 로봇의 관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였지

만 복잡한 제어방법을 요구한다[7,9]. 

본 논문에서는 질점이 아닌 간단한 직육면체 형태로 로봇의 

관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도립 진자 모델에 외란 관측기와 상태 

피드백을 통해 몸통 자세 안정화 모멘트를 도출한다. 도출된 몸

통 안정화 모멘트와 몸통 높이 유지를 위한 PD제어기로 구현한 

수직력을 Quadratic Programming (QP) 최적화를 통해 각 발에 

필요한 수직력과 모멘트로 분배하여 각 관절 별 필요한 토크로 

맵핑하고 발바닥에 부착된 IMU 센서를 통해 지면 기울기 변화

를 고려한다. 이를 이용하여 보행 로봇에 일정 수준의 외부력과 

지면 기울기 변화에도 상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Gazebo 

동역학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고, 축소형 이족 보행 테스트 플

랫폼인 SUBO-2를 통해 제어 전략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트랜스포머 로

봇의 제원과 구조에 관해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자세 안정화 

전략에 관해서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거나 지면 기울기가 변화할 

때 자세 제어 성능을 검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실제 이족로봇 

SUBO-2를 통해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환경에서 제어 전략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제6장은 본 논문의 결과를 요

약하였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2. 이족 트랜스포머 로봇 

트랜스포머 로봇의 하드웨어 정보는 [Fig. 1]과 [Table 1]과 

같다. 높이는 골반까지 OOO cm이며, 대략적으로 OOO kg 무

게를 가지고 있다[10]. 로봇의 무게가 크기에 비해 무거운 이유

는 보행모드와 주행모드를 모두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리와 바

퀴 모듈이 하나의 로봇에 모두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이 외에도 로봇의 상체에 배터리, 사람이 타기위한 좌석, 군

사장비가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OOO kg 로봇에 이를 대신

할 OOO kg의 무게추를 장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다리

는 6자유도를 가지며, 엉덩이 관절은 yaw-roll-pitch 구동 축으

로 이루어져 있고 무릎 관절은 pitch 구동 축, 발목 관절에는 

pitch-roll 구동 축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리가 두개 이므로 총 

12자유도로 구성되었다. 사람과 같이 무릎이 접힐 때 무릎의 

위치가 전방에 위치하는 관절 형태를 정 관절 구조라고 한다. 

반대로 무릎의 위치가 후방에 위치하게 되는 관절 형태를 역 

관절구조라 한다. 역 관절 형태는 높은 단차를 극복할 때 무릎

이 단차에 충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봇은 

산악지형을 보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는 지

역을 극복하기 쉬운 역 관절 형태로 설계되었고 무거운 로봇

을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 유압 구동기가 사용되었다. 로

봇의 자세한 사양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자세 안정화 제어 전략

3.1 전략 개요

본 논문의 제어전략은 [Fig. 2]과 같다. 먼저 모션제어의 경

[Fig. 1] 3D model and joint structure of transforming bipedal robot 

[Table 1] Specification of transforming bipedal robot 

Height OOO cm (up to the pelvis) 

Weight OOO kg

Degree of 

freedom

Leg

Hip 3 EA Y/R/P

Knee 1 EA P

Ankle 2 EA P/R

Total 12 EA (1 Leg(6DoF) x2)

Actuator Hydraulic

Sensor IMU
Body foot

1 EA 2 EA (each 1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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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X  

X는 각각 오른발과 왼발 좌표계에서 바라본 

골반중심의 참조 위치 및 오일러 각도 벡터이다. 
X , 


 X는 각각 오른발과 왼발 좌표계에서 바라본 골반중심

의 참조 속도, 오일러 각속도 벡터이고 
X , 

 X는 각

각 오른발과 왼발 좌표계에서 바라본 골반중심의 참조 가속

도, 오일러 각가속도 벡터이다. 


는 왼발에 장착된 

IMU센서의 roll, pitch기울기이며, 


는 오른발에 장착

된 IMU 센서의 roll, pitch 기울기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작업 

공간 계산 토크 제어기에 입력하여 계산된 관절 토크 벡터 

가 산출된다. 자세한 설명은 3.2절에 소개하였다.

자세 안정화제어의 경우 
 

는 몸통에 장착된 IMU 센

서의 roll, pitch기울기이며, 
 

는 
 

 
  



와 외란을 상태 변수로 정의된 도립 진자 균형 제어기에서 도출

된 진자의 roll, pitch 방향의 자세 안정화 모멘트이다. 3.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는 Quadratic Programing (QP)에

서 설정한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에 의해 도출된 각 발의 수직력이

며 



 



  또한 계산된 각 발의 roll, pitch 모멘트

이다. 


는 F/T센서에서 측정된 각 발의 실제 로

컬 ZMP이고 

 

 는 균형 제어기에서 계산된 각 발의 관절 

토크이다. 3.4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최종적으로 자세 제어

기와 모션 제어기에서 도출된 관절 토크를 더하여 로봇에 입력하

여 외부력 및 지면 기울기 변화와 같은 외란에 대응할 수 있는 자

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전체 제어주파수는 1 

kHz로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3.2 작업공간 모션 제어

로봇의 모션 제어를 위해서 역동역학 기반의 작업공간 계산 

토크 제어를 수행하였다. 왼발과 오른발 각각 제어된다. qq는 

제어기에 입력되는 실제 관절의 각도, 각속도 벡터이며 q는 

식 (1)과 같이 해석적 자코비안의 역행렬인 J
를 이용하여 계

산된 관절공간의 각가속도 벡터이다. X 는 참조위치방위 

X와 실제 위치방위 X오차에 대한 PI제어 산출 값과 X 

의 합으로 산출된다. 실제 로봇과 유사한 물성치를 가지는 3D 

CAD 모델에서

q  J
X 

J 
q  (1)

 
M 

VG  (2)

M와 질량, 무게중심 정보를 얻어낸 후 Rigid Body 

Dynamics Library (RBDL)에 적용하고 구심 및 코리올리 행렬 

V와 중력보상 토크 G를 더하여 식 (2)와 같이 계산 관

절 토크 를 산출하였다. CTC 내부 알고리즘은 [Fig. 3]에 블

록 선도로 도시하였다. 제어 이득인 
는 작업공간의 댐핑이득

이고 
는 작업공간의 강성이득이다. 

 
 

  


는 발바닥에 장착된 IMU의 roll, pitch 기울기, 각속도이고 발

목 관절의 각도, 각속도에 반영함으로써 기울기 변화에 유연

한 대응과 정확한 중력보상을 수행할 수 있다.

3.3 도립 진자 상태 피드백 균형 제어

6자유도의 복잡한 Centroidal Dynamics 모델 대신 연산이 

빠르고 단순한 2자유도의 도립 진자 모델로 상태 피드백 균형

제어를 수행하여 관측된 외란 모멘트 에 대한 자세 안정화 

[Fig. 2] Control block diagram

[Fig. 3] Block diagram of task-space computed torque control 

with foo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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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링크의 질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질량이 질점에 모여 있는 도립 진자 모델[4]을 사용하

지만 실제 로봇과 같은 관성이 존재하는 모델로 선정하였다. 

[Fig. 4]와 같이 균일한 밀도의 직육면체의 진자로 관성모멘

트를 근사하여 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물리적 파라미터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진자의 회전 관성 모멘트는 식 (3)와 같고 진자에 작용되는 

전체 모멘트를 구하는 동역학 방정식은 식 (4)와 같다. 외란 모

멘트의 변화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태 변수 x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상태 방정식과 출력 방정식을 식 (5)에 나타내었고, 

상태 행렬 A, 입력 행렬 B, 출력 벡터 C를 식 (6)에 정리하였다. 

실제 로봇에 외란이 작용되었을 때 그 값을 알 수 없고 추정해

야 하기 때문에 [Fig. 5]와 같이 상태 관측기를 이용한 상태 피

드백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진자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로

봇 상체에 장착된 IMU센서의 roll, pitch 기울기 정보로 적용하

였다. 결과적으로 관측된 x에 대한 상태 방정식은 식 (7)과 같

고 도출된 는 식 (8)과 같다. 피드백 이득 K과 관측기 이득 L

은 극점 배치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이때의 제어 극점과 관

측기 극점은 [Table 3]에 도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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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xBs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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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3.4 자세 안정화 모멘트, 수직력 QP 최적분배

3.3절 도립 진자에서 구한 안정화 모멘트를 로봇의 각 다리

의 수직력과 모멘트로 분배하기 위해 모멘트에 관한 식 (9)와 

(10), 수직력에 관한 식 (11)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Fig. 6]과 

같이 로봇에서 발생할 모멘트의 경우 각 발목에서 작용하는 

모멘트와 다리를 수직방향으로 밀거나 당기는 힘에 대한 모멘

트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로봇의 몸통 높이를 일정하

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몸통 높이의 위치 오차에 의한 PD제어기

를 적용하여 로봇에 발생할 수직력을 생성하였다.

∙∙




                                                             

 (9)

∙∙




                                                              (10)

  ∙
 ∙ 

  (11)

[Fig. 5] Block diagram of posture stabilization using a state 

observer

[Table 3] Control poles and observer poles

Control poles Observer poles

Sagittal motion -3.96 ± 0.564j -7.2 ± 3.487j

Coronal motion -3.96 ± 0.564j -7.2 ± 3.487j

[Fig. 4] LIPM with a disturbance

[Table 2] Physical parameters of LIPM

Parameters and values

 OOO kg  OOO m

 OOO m  OOO m 

 OO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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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fd

‖Pfdb‖Q ‖ fd‖R  (12)

Inequality constraints fl  fd  fu  (1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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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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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

위 관계식을 이용하여 식 (14), (15), (16)과 같이 bP fd를 정

의하여 식 (12) 목적함수와 식 (13) 제한조건을 정의하였다. 목

적함수의 경우 최고차항이 2차인 비선형문제이기 때문에 QP

를 이용하여 각 다리에 필요한 수직력과 모멘트를 도출하였

다. 위 관계식인 식 (12)의 첫 번째 항만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 

경우 단일 해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fd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

를 단일해로 갖도록 두 번째 항을 추가하였다. QP를 통해 구한 

수직력과 모멘트 벡터 fd를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 가중치 행렬 

식 (17)과 (18)를 경험적으로 설정하였다. 제한조건의 경우 수직

력은 각 발이 로봇 하중의 1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고 모멘

트는 각 발의 F/T센서에서 측정된 실제 ZMP가 지지면적의 80%

를 넘지 않도록 fl과 fu를 설정하였다. 식 (19)와 (20)은 왼발에 

대한 fl과 fu인 fLl과 fLu를 표현한 것이며 식에 필요한 파라미

터는 [Fig. 7]에 표현하였다. 최종적으로 구한 fd에 수치적 자코

비안의 전치행렬을 곱하여 관절 토크로 분배해 주었다.

4. 동역학 시뮬레이션 검증

먼저 양발지지 상태에서 자세 안정화 알고리즘 유무에 따

라 성능비교를 위해 로봇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충격량을 

선정하여 [Fig. 8]와 [Fig. 9]과 같이 0.4 m 높이에서 질량을 가

진 공을 떨어드려 로봇의 정면과 측면에 충격을 주는 실험을 

Gazebo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는 0.4 m이고 

는 중력 가속도 일 때 식 (21)을 통해 구한 은 2.8014 m/s

값이 도출된다. 식 (22)를 통해 충격량은 공의 무게와 식 (21)

[Fig. 6] Distribution of vertical force & moment of LIP

[Fig. 7] Local ZMP restriction of left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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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한 속력의 값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로봇

을 -5도에서 5도 범위에서 기울기가 변화하는 회전판 위에 올

려 지면 기울기 변화에도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21)

 ∙ (22)

4.1 정면 충격량 시뮬레이션 결과

[Fig. 10]는 12 kg 질량의 공을 약 33.6 Ns의 충격량으로 로

봇의 정면에 떨어뜨렸을 때 로봇 상체 기울기를 보여준다. 기

본적으로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울기가 0 도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상체 기

울기 RMS 값은 0.2129 도 인 반면에,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

즘을 적용한 경우, 상체 기울기 RMS 값은 0.0752 도였다. 자세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상체 기울기 RMS 값이 64.69%

가 줄어 들었다.

4.2 측면 충격량 시뮬레이션 결과

[Fig. 11]는 10 kg 질량의 공을 약 28 Ns의 충격량으로 로봇

의 측면에 떨어뜨렸을 때 로봇 상체의 기울기를 보여준다. 마

찬가지로,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을 경우 훨씬 

빠르게 기울기가 0 도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상체 기울기 RMS 

값은 0.6488 도였다. 반면에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

한 경우, RMS 값은 0.2015 도였다.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

을 적용한 경우, 상체 기울기 RMS 값이 68.94%가 줄어들었다. 

4.3 지면적응 시뮬레이션 결과

[Fig. 12]는 -5도에서 5도 범위에서 기울기가 변화하는 회전

판 위에 로봇이 놓여있을 경우, 상체 기울기 변화 값을 나타내

었다. [Fig. 12(a)]는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상체의 기울기가 약 -1도에서 1도이내에서 유지되어 안정적

인 몸통 자세를 유지하였다. [Fig. 12(b)]는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상체 기울기가 약 -10도에서 

10도에서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8] Lateral impact simulation in Gazebo

[Fig. 9] Frontal impact simulation in Gazebo

[Fig. 10] Comparison of upper body pitch inclinations with or 

without stabilization algorithm

[Fig. 11] Comparison of upper body roll inclinations with or 

without stabiliz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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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소형 테스트 플랫폼 실험

5.1 이족 보행 테스트 플랫폼 SUBO-2 소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세 안정화 제어 전략을 이족 보행 테

스트 플랫폼 SUBO-2에 적용하여 실험적 검증을 하였다. 로봇

의 질량은 약 22.5 kg이며 각 다리는 6자유도의 관절 구성을 가

진다. [Fig. 13]과 같이 골반은 yaw-roll-pitch 무릎은 pitch 발목

은 pitch-roll로 이루어져 있다.

5.2 외부 충격량 실험

로봇을 경사도가 0도인 트레드밀 위에 양발 지지상태로 세

우고 1.8 kg의 무게추를 떨어뜨려 약 4.5 Ns의 충격량을 로봇

의 정면 및 측면에 가하는 실험을 [Fig. 14]와 같이 진행하였다.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의 유무에 따른 전방 상체 기울기

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

용할 경우 피치 기울기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는데 2초미만이

며 [Fig. 16]와 같이 각 발의 로컬 ZMP가 대체적으로 안전영역

안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상체 피치 기울기가 정상상태로 돌아오

는데 4초이상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10].

마찬가지로 측면 충격량 실험도 동일한 조건에서 로봇을 

측면으로 세워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Fig. 17]와 같

이 피치 기울기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는데 2초미만이며 충격

을 받은 직후 로봇이 밀리더라도 [Fig. 18]와 같이 각 발의 로컬 

ZMP가 대체적으로 안전영역의 경계에 위치하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상

체 피치 기울기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는데 2초이상 걸리는 것

을 알 수 있다[11].

5.3 지면 기울기 변화 적응 실험

지면 기울기 변화에도 상체 기울기를 0 도로 유지할 수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Fig. 19]과 같이 실험환경을 구축하였다. 

[Fig. 12] Upper body inclination on the rotating plate. (a) is the result of with stabilization algorithm (b) is the result of without 

stabilization algorithm

[Fig. 13] Specification of SUB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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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도에서 8도 범위로 경사를 기울일 수 있는 트레드밀 위에 

로봇을 사선으로 세워 두고 지면 기울기에 변화를 주었을 때 

상체 기울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20]와 같이 경사변화를 

주었을 때 최대 2도 정도 상체 기울기 이내에서 자세가 안정하

게 유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 

6. 결  론

본 논문은 이족 트랜스포머 로봇이 임무수행 중 로봇에 외

부력이 가해지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이동하는 상황에서 로

봇이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세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로봇의 거동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질점 형태의 도립 진자 모델 대신에 로봇의 크기와 비

슷한 균일한 밀도의 직육면체 도립 진자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모델을 외란 관측기와 상태 피드백 제어를 통해 자세 안정

화 토크를 도출하였고 로봇의 몸통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간

단한 PD 제어기를 통해 계산된 수직력을 구현하였다. 자세 안

정화 토크와 수직력을 QP 최적화를 통해 각 발에 필요한 수직

력과 모멘트로 분배하여 각 관절 별 필요한 토크를 맵핑하였

고 발바닥에 부착된 IMU 센서를 통해 지면 기울기 변화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자세 안정화 알고리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다물체 동역학 시뮬레이션인 Gazebo안

에서 로봇의 질량과 관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자세 안정화 제

어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이후 축소형 테스트 플랫폼인 

(a) (b)

[Fig. 14] Impact tests of SUBO-2. (a) is frontal impact test, (b) is 

lateral impact test

[Fig. 15] Comparison of upper body pitch inclinations with or 

without the stabilization algorithm for the frontal impacting tests

[Fig. 16] Local ZMP position of each footpad when frontal 

impacting test

[Fig. 17] Comparison of upper body roll inclinations with or 

without the stabilization algorithm for the lateral impacting tests

[Fig. 18] Local ZMP position of each footpad when lateral 

impac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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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O-2를 통해 알고리즘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과 축소형 로봇에 충격량을 가한 실험을 진행한 결

과 자세 안정화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적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빠르게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한, 지면 기울기 변화를 주었을 경우에도, 자세 안정화 알고리

즘을 적용하였을 때가 몸통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세 안정화 알고리즘을 통해 로봇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사람이나 

타조 등 이족 보행을 하는 생물들에게 충격이나 힘을 가하게 

될 경우 몸통의 회전과 다리가 넘어지지 않는 위치로 발을 뻗

게 된다. 현재 논문에서 제시한 균형제어 알고리즘은 일정 충

격량 이상을 로봇에게 가하게 되면 로봇이 충격에 의해 넘어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 제시한 직육면체 형태의 도립 

진자 모델을 이용하여 로봇의 관성을 고려한 발 착지점을 생

성하는 제어 방법을 통해 로봇의 균형제어 알고리즘을 향상시

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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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Experiment on the ground with variable inclination

[Fig. 20] Body inclination during ground ti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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