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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실제 전쟁에서 진보된 과학기술을 
적용한 군대가 그렇지 못한 군대를 상대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인명중시 사상과 맞물려 세계 각국의 군사력 확보에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군사력 확충의 한가운데에는 
무인무기체계와 인공지능(AI)이 자리 잡고 있다. 각종 
보고서와 연구자료를 통해 무인체계와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무인체계를 운영하는 유인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무인체계를 운영하고 무인체계와 
협업해야 하는 유인전력에 집중하여 향후 우리나라 
해군이 지향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유인전력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Rapidly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have the 
greatest impact on military power, and it can be seen 
that the military apply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ctual war wins a unilateral victory 
over the military that does not.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rought a huge change in the paradigm of 
securing military power around the world in line with 
human-centered thought, and unmanned weapons 
syste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in the middle 
of expanding military power we are facing now. While 
stories about unmanned syste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constantly pouring out through 
various reports and research data, it is true that interest 
in the manned field of operating unmanned systems is 
relatively small.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rol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manned power in the 
marine complex system that the Korean Navy aims for 
in the future, focusing on manned power that should 
operate an unmanned system in a complex system with 
or without a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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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 12월 26일 오전,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군의 레
이더에 접촉, 헬기와 전투기들이 동원되어 격추를 시도하였으나, 실
패하여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북한으로 복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과거 백령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가 추락해 발견된 사건은 
있었으나, 이처럼 대놓고 서울 상공을 침범하여 다시 북으로 돌아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무리 기술 수준이 
낮은 무인기라 할지라도 접촉과 식별, 격추가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
하는 사건이 되었다. 북한 무인기가 정찰을 위한 영공 침범이었기에 
아측의 피해는 없었지만, 공격 또는 테러의 목적으로 생화학 무기 등
을 탑재하여 공격하였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의 활약상은 무인기가 미래전장의 주역임을 확증하는 전쟁이었다. 우
크라이나군은 드론에 소량의 폭탄을 실어 러시아 탱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였으며, 정찰용 무인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대함
유도탄을 발사하여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하
였다. 러시아 역시 자폭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
설 및 보급창고 등을 공격하였다.

이처럼 전장에서 무인기의 위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지 볼 필요가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남성 
20세 중위 추계인구1) 통계에 따르면, 만 20세 남성 장기 인구추계는 
2020년도에는 약 33만 명이나 2023년에는 약 25만 명으로 감소하
고, 2065년도에는 약 15만 명에 불과함에 따라 2065년의 가용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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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2020년에 비해 절반 이상(54.5 %)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1]. 이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향후 병력자
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시사하는 자료로서 부족
한 병력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인체계가 더
욱 각광받는 이유가 된다.

또한 한반도는 과거 북한의 재래식 군사도발뿐만 아
니라 전술핵,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

sile), 무인기, 다수·다종의 유도탄 등의 새로운 북한 위
협이 등장하고 있고, 독도 및 이어도를 비롯한 제7광구
까지 영토 및 자원 개발권 등을 놓고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등 다변화되는 위협 
가운데 놓여있다. 특히, 우리 해군은 해양우세 확보를 
위해서 급속한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장영역의 
광역화 및 전투양상의 복잡화를 극복해야 한다. 미래해
전은 광역화되고, 복잡한 해양전장에서 유인전력과 무
인전력이 혼재되어 상호 협업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빠르게 진보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무인체계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이를 활용하고 협업해
야 하는 유인전력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온전한 위력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유인전력과 무인전력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선진화된 미 해군의 무
인전력 개발 전략 및 지능형 자율시스템 개발현황을 통
해 무인체계 구축방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개발하고 사
용할 무인전력을 기반으로 하여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
본 운용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유인전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미 해군 무인전력의 개발 전략

미 해군은 저비용에 신속한 전장 투입이 가능한 기존 
상용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Mk 18 

Mod-1 Swordfish와 Mod-2 Kingfish Mine Detection 

Systems(Fig. 1) 도입을 통해 이런 접근 방법이 성공적
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2].

Fig. 1. MK-18 Mod-1 Swordfish(위), MK-18 Mod-2 Kingfish
(아래)[3]

2017년에 미 국방성에서 발간된 무인시스템 통합 로
드맵에서는 무인시스템 통합을 위해 interoperability

(상호운용성), autonomy(자율성), network security

(보안 네트워크),  human-machine collaboration(유무
인 협동)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human- 

machine collaboration(유무인 협동) 분야에서는 상호
운용성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유무인 간의 협업이 궁극
적인 목표임을 언급하며 유무인 복합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임무를 자동화하여
중요작전 참가인원 최소화

전투원에 대한 위험감소 및
척박한 환경에 대한

접근성 향상

병력, 전력, 임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여 복잡한 지역 내

작전수행 기능 인원이 지휘소에 위치하여
신속하고 측정 가능하며

분산된 결심 수립

물리적인 작전환경에 대한
정보획득 및 상황인식 증진

분산된 네트워크 노드 등을 통한
내구성, 통합성, 실시간 상황인식 증진

유인체계로 측정이
제한되는 작전범위

확장 및 내구성 강화

무인체계는 아군에게 최대의 효과를
적군에게 최대의 피해를 미칠 것이다

Fig. 2. 무인전력의 최종 목표 상태(unmanned systems de-
sired end-state)[4]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미 해군은 무인전력을 통한 
최종적인 상태를 설정하였다. 병력을 최소화하는 것, 인
간의 능력이 제한되는 분야와 인간의 위험을 감소시키
는 것, 인간이 신속하게 결심을 수립하는 것 등 대부분 

인간을 중심으로 최종 상태를 결정하였다. 결국 무인전
력에게는 유인전력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좌하는 역할
이 주어져, 최종적인 목표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지향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최대 예상치와 최소 예상치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 미래의 인구이므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최대 및 최소의 예상치를 
추론하고 이들의 평균치 정도를 적용한다는 뜻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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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 해군 지능형 자율시스템 개발

미 해군은 상대 적국의 군사 능력이 증가되고, 재래식/

정보/gray zone(완전한 전쟁도, 완전한 평화도 아닌 모
호한 지대[6]) 전장이 더욱 파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기술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진원지가 국방에
서 민수분야로 이동하고 있는 등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능형 자율시스템(IAS: intelli-

gence autonomy system)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5].

Fig. 3. 지능형 자율시스템(IAS)[5]

UxS

UxS Autonomy

UxS Autonomy AI

Fig. 4. IAS가 적용된 unmanned system

지능형 자율시스템은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AI, 

unmanned system, autonomy 세 가지를 결합하여 향
후 무인체계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방향점으로 제시하
고 있다. 미래에 운영할 무인체계에 대하여 Fig. 4처럼  

현재 단순하게 운영하는 무인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하
고, 궁극적으로는 AI까지 더해진 IAS로 발전시키겠다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 해군은 기존의 무인체계 획
득체계와 달리 IAS 획득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 능력/인
력/파트너를 구축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2.3 유무인 복합체계 기본 운용개념 

기존의 유인전력과 현재 발전 중인 무인전력의 장·단
점은 분명하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법적·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실제 현장 상황에서는 무인전력보다는 유인
전력이 필요하며, 심해에서의 작전이나 소해작전과 같
이 인간이 수행하기에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임
무수행에는 무인전력이 더 요구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
라 임무수행의 능력은 달라질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장·단점의 차이가 좁혀질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따
라서 유무인 복합체계에서는 작전 상황에 따른 유연성
이 매우 중요하다.

Fig. 5.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유인전력·무인전력의 자율성과 인간 
의존도[4]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유인전력 중심
의 작전의 경우 자율성은 낮아지고 인간에 대한 의존도
는 높아지지만, 무인전력이 자율성을 가지고 단독적으
로 수행하는 임무에서는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중간 단계이다. 작전상황에 따라 
유인체계와 무인체계 간 자율성과 인간의 개입 정도는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2.2절
에서 미 해군이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래전
장의 여건은 우리 해군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며, 따라
서 유무인 복합체계 상호의존성이 요구되는 임무는 증
가할 것이다.

유무인 복합체계 기본 운용 개념은 전/평시 기동함대
에 편성되어 유·무인전력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탑
재된 다수·다종의 무인전력을 운용하여 상황별로 최적
의 유·무인전력을 구성하며, 신속한 작전템포에 대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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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Fig. 6와 같은 advanced OODA loop 개념(전장인
식-판단-결심-타격)이 필요하다.

3. 결론

미래의 우리나라 해군은 무인체계 운용이 확대되고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미 
해군처럼 상용기술과 AI 기술까지 더해진 유무인 복합
체계로 나아갈 것이다. 기술의 진보는 매우 빠르게 진행
되어 무인체계 기술이 작전/전술보다 앞서 개발되고 있
으며,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유인전력 분야의 연구 및 개
발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온전한 유무인 복합체
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체계의 운용개
념 및 운용자에 대한 교육 등의 발전이 시급하다. Fig. 7

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 현재, 우리는 유무인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는 시점에 놓여 있다. 유인전
력 즉, 인간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개념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군교리, 각종 보수·양성 교육기관에서 사
용되는 교수안 등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의 무인체계에 
대한 인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단순히 무인체계의 기
술과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인체계와 무인체
계의 한계, 법적·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 상호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교
육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무인체계가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
는 2030년 이후 이를 운용할 인원들이 무인체계에 대
한 거부감을 줄이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한순간에 

(Observation) 작전구역에 대한 실시간 3차원 전장가시화

• 원거리·고고도 광해역에서 지능형 센서(자율탐지 등)를 장착한 UAV·USV·UUV 운용을 통해 3차원 실시간 전장가시화
*수집된 수상·수중 공중정보는 무인전력 지휘함에서 실시간 융합/처리

• 아군 간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킹(차세대 link 등)을 통해 융합된 3차원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전장인지능력 확장
* UAV·USV·UUV는 우군 간 네트워킹의 연속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수상·수중·공중노드 역할 수행, 다중 연결 네트워크 구축

(Orientation) AI기반 전투체계에서 최적화된 방책 선별·권고

• 인공지능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지능화된 전투체계 활용
- 3차원 통합 위협평가 기반 상황판단(적·아식별, 공격필요 여부)
- 함탑재 UAV·USV·UUV 및 기동부대 유인전력을 융합한 적 공격수단과 방책들을 선별
* 인근 유인전력(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과 협동교전(방법, 수단 등) 또는 최적의 군집무인전력 구성 등

(Decision) 위협 우선순위 및 지정표적에 대한 최적의 방책 결심

• 지능화된 전투체계에서 선정된 우선순위 고려 가용 방책 중, 적 위협을 무력화 또는 임무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책 결심

(Action) 무인전력 군집·단독 또는 유·무인 복합 대응

• 최적의 UAV·USV·UUV 군집 또는 유·무인 복합전력 구성으로 광범위한 해역에서 다수의 표적을 통시통합 타격함으로써
적 핵심 시스템 미비

• 피해상황 평가, 재공격 여부 및 추가방책 선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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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dvanced OODA loop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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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1998, 35년 (20대 중반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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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2008, 35년 (20대 중반 ~ 60세)

임관 2013, 35년 (20대 중반 ~ 60세)

임관 2018, 35년 (20대 중반 ~ 60세)

임관 2023, 35년 (20대 중반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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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구분

Fig. 7. 유무인 복합체계는 누가 운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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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
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무인체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

년 기준 소령~중령은 현재 소위~소령 계층이다. 과연 
이들은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보일 것이다.

우리 해군은 2040년대에 해양무인전력사령부를 창
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7]. 해양무인전력사령부의 영
관급 주요 참모 및 지휘관들은 아직 임관 전의 군사교육 
중인 학생장교이다. 지금부터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해 
관련 교육과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우리 해군이 유무인 복합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
키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과제는 저만큼 앞서 있는 무인
체계의 기술만큼이나 유인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문헌

[1] Ko, Si-Seo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ROK Armed Forces Structure 
According to the Reduction of Military Resources, 
Korean Journal of Military Affairs, 2020, pp. 185-211.
[2] DSB(Defense Science Board) Department of Defense, 
Next-Generation Unmanned Undersea Systems, 2016
[3] https://auvac.org (검색일: 2023. 1. 28.)
[4] Department of Navy, Unmanned Campaign Framework, 
2021
[5] Department of Navy, Intelligent Autonomous Systems,  
2021
[6] Secretary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10
[7] 김지헌(2022.10.21.), 해군, 함대 1개 줄이고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창설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1046500504 
(검색일: 2023. 1. 29.)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연구
	Abstract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