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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위해 
상업용 저궤도 위성 사용과 mesh network 도입을 
제안하였다. 2가지 방안은 유·무인 복합체계 간 초연결을 
가능케 하여 통제함소와 이격거리의 제한없이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하고, 지휘통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proposed the use of commercial Low Earth 
Orbit satellit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esh network 
for the development of ROK Navy’s Manned-Unmanned 
Teaming. Those two proposals will make it possible for 
the MUM-T to enable real-time communication of large 
amounts of data without limiting the distance from the 
control post, and overcome the physical limitations of 
command and control by enabling hyper-connectivity 
between manned and unmanned systems. Through this,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maximizing the operation 
capability of the  MU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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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국방환경은 세계 및 동북아 지역
에서의 불안정성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전 양상 변화 
및 기술패권 심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 2차 인구절벽에 따
른 병역자원 부족 등 매우 도전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도전적 요인들을 4차 산업혁명과 과
학기술이라는 기회요인을 통해 극복하려는 ‘국방혁신 4.0’ 기본계
획을 2022년에 발표하였으며, 5대 중점과 16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은 ‘국방혁신 4.0’

의 핵심과제로, 각 군에서는 저마다의 작전 특성에 맞는 유·무인 복
합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해군 또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해 미래 해양전에서 승리
하기  위해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투발
전요소(DOTMLPL-P)의 모든 분야에서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성하는 기술을 초연결 분야
와 초지능 분야로 구분하여 두 가지 기술군의 장기적인 기술발전과 
획득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해양 유 ·무인 복합체계
를 구성하는 핵심기술군 중 초연결 분야에 대한 기술적 완성도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
전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1818/JKNST.2024.6.7.2.199&domain=http://journal.knst.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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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해군이 정의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는 “수상, 수
중, 공중 전 영역에서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유인
전력과 무인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여 작전 
및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체계”이다[2].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본 운용개념은 인명피
해 및 전력손실 위험이 높아 유인전력으로 임무수행
이 제한되는 작전에 무인전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
여 해군의 방책 선택의 폭을 넓히고, 광해역·접적해
역·저수심 등 아 해군에 전통적으로 불리하였던 작전
환경에 무인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작전적 제한사항을 
극복하는 것이다[2]. 이러한 기본 운용개념 하에서 무
인전력은 향후 대함작전은 물론, 대잠작전, 기뢰대항
작전, 상륙작전, 항만방호작전 등 대부분의 해군작전
에서 유인전력과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이다.

한편, 이러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최종상태는 
최고 수준의 자율화 및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유인전
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무인전력의 군집기동을 통
해 복합 전투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최단시간에, 최소
피해로 , 최대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

하지만, 현재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술성숙도
는 무인체계를 함정에 탑재하여 인간의 원격통제 하
에 통신거리권 내에서 전투지원임무를 수행하는 수
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해군에서는 상술한 최종상
태를 달성하기 위하여  3단계의 발전방향을 구상하
였으며 세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발전방향에 따르
면 단계가 올라갈수록 원격통제에서 자율형으로(자
율화  수준), 1:1 통신에서 多:多 통신으로(통신수준) 

발전하게 된다.

구분 1단계
(~2020년대 후반)

2단계
(~2030년대 중반)

3단계
(~2030년대 후반)

자율화
수준

원격통제형 
무인체계

반자율형 
유·무인체계

자율형 
유·무인 복합체계

통신수준 1:1 1:多 多:多

임무
유인전력에 탑재하여 
유인전력 통제 하 
전투지원임무 수행

유인전력이 통제 하 
반자율 기동으로 
제한된 작전임무 수행

자율 군집기동이 
가능한 유·무인 복합 
전투임무 수행

Table 1.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3단계 발전계획[2]

3.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건설을 위한 
초연결 분야 요구사항 및 향후계획

3장에서는 2장에서 개괄한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
합체계 발전방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초연
결 분야에서의 기술적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분석하
고 ,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군의 향후 계
획은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뒤이은  4장(해양 유 ·무
인  복합체계 초연결 분야 발전방안)의 논리적 배경을 
제공한다.

3.1 초연결 분야 요구사항

현재 해군에서 운용하는 무인전력은 무선통신에 의
해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무인전력의 작전반경은 무
선통신 통달거리 내로 제한되는데, 이는 미군이 인공
위성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에서 운용되는 UAV를 미
국 본토에서 통제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

해군이 갖고 있는 이러한 통신수단의 제한사항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저하시킨다. 육상 
통제소에서 무인전력을 운용할 경우 항만방호작전
과 같은 제한적인 형태의 작전만 가능하고 , 유인함정
에서 무인전력을 운용할 경우 통제 유지를 위해 유
인함정이 무인전력 임무구역에 근접할 때  적에게 노
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또한, 통제소와 무인전력 간 무선통신이라는 단일 
통신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통신 두절 시 대체 방안이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① 무인전력의 작전반경을 획기
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위성통신으로 통신수단을 변
경하고, ② 통제소와 무인전력 간 통신이 두절되더라
도 군집 무인전력 내에서 다중 통신중계를 통해 임무
를 지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3.2 초연결 분야 향후 계획

Table 1과 3.1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 유·무인 복
합체계의 초연결 분야에서 위성을 이용한 무인전력 
통제는 핵심 요구사항이다. 이는 2020년부터 ANASIS- 

II라는 군사 통신 전용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군
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ANASIS-II를 이용하여 무
인전력을 통제하면 해결될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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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NASIS-II가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점에서 
무인전력 통제에 사용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
이 존재한다. 첫째, 안테나 크기에 대한 제한이다. 정
지궤도 위성에 사용되는 통신 안테나는 이동 간 지휘
통제(C2 OTM : C2 on the move) 시 정지궤도 위성
을 지속 지향해야 하므로  360° 회전이 가능한 기계
식  접시형 안테나를 사용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크기 

제약이 덜한 유인 함정에서는 제한사항으로 작용하
지 않지만 , 3톤 수준의  USV 또는 중소형  UAV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 둘째 , 통신용량과 전송속도의 제한
이다 . 대역폭이 한정된  ANASIS-II는 합참 , 육 ·해 ·공
군 및 해병대의 여단급 이상 제대에서 운용되어  무인
전력 통제에 필요한 대역폭 추가 할당이 제한된다 . 

이는 향후 무인전력에서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유
인전력에 전송하는 정보유통 행위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3]. 셋째, 과도한 통신 지연시간(RTT: round 

trip time)이다. 정지궤도 위성은 약 36,000 km의 

고고도에서 운용되므로  지구와 통신 시 평균 통신 지
연시간이 500 ms 이상 발생한다[4]. 이는 군사작전 
간 실시간으로 무인전력을 통제해야 하는 점을 고려
할 때  매우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술한 문제점들로 인해 군 내외에서는 유·무인 복
합체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저궤도 위성 도입을 주
장해 왔다[5]. 저궤도 위성을 이용할 경우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위성통신 안테나 크기가 정지궤
도 위성 대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유인함정보다 소
형인 무인전력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지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의 운용방식  차
이에서 기인하는데 , 정지궤도 위성은 약 36,000 km 

고도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위성 1기가 지구 면적의 
약  34 %를 커버할 수 있지만 저궤도 위성은 300 km 

–  2,000 km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1기
는 지구 면적의 약 2 %만 커버 가능하다 . 따라서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은 군집으로 운
용되고[6], 저궤도 위성의 군집운용으로 인해 사용자 

부문(user segment)에서는 동시에 다수의 저궤도 위
성에  노출될 수 있으며 , 이는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가 특정 위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는 기계식 접
시형 안테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ESA, electronically steerable antenna/ 

VCTS, variable inclination continuous transverse 

stub) 등과 같은 평면 패널 안테나(flat panel anten-

na)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7].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는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량에도 부착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무
인전력이 위성에 기반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a) 기계식 접시형 안테나 (b)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

Fig. 1. 기계식 접시형 안테나와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 형태 비교

 둘째, 위성통신 지연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데이터 전송속도가 현저히 증가한다. 저궤도 위성의 
통신지연시간은 25 ms로 정지궤도 위성의 지연시간
인  500 ms는 물론 , 광케이블의  70 ms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저궤도 위성이 300 km – 2,000 km

의 낮은 고도에서 운용되어 전파 왕복시간이 짧기 때
문이다[8].

데이터 전송속도의 경우 Space X사의 사례를 보면 

50 Mbps – 150 Mbps 수준으로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보다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9].

정지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의 비교와 관련된 이
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

구분
위성 
고도
(km)

통신 
지연시간

(ms)

위성 1기당 
지구  

coverage

한반도 전역 
운용을 위한 
위성 소요수량

정지궤도 
위성 36,000 500 34 % 1기

저궤도 
위성 300 – 2,000 25 2 % 최소 17기

Table 2. 정지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 비교

상술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에서는 저
궤도 위성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체계 양
자암호 기술, 저궤도 위성용 레이저 통신기술, 저궤도 
우주기반 자율/분산 네트워크 기술 등 저궤도 위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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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와 관련한 기술들을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 국
방과학기술로 지정하여 자체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다[11].

이러한 R&D 활동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군도 유·

무인 복합체계의 통제와 데이터 전송에 저궤도 위성
통신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군용 저궤도 위성통신체
계 확보를 중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초연결 분야 발전방안  

본 장에서는 3장에서 확인한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초연결 분야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미 해군 5함대 예하 TF 591)의 사례를 참고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4.1 평가 및 개선 필요사항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초연결 분야 발전계
획 핵심은 군용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용 저궤도 위성통신체계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예상된다.

첫째, 데이터 속도의 제약이다. 우리 군이 추진했던 

군 위성통신 사업의 사용자 범위는 무궁화 2호부터 
ANASIS-II에 이르기까지 모두 3군 공통이었다. 따라
서 향후 군용 저궤도 위성통신체계가 확보되더라도 
이는 3군 공통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는 
해군뿐 아니라 육군과 공군, 해병대 역시 무인전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용 저
궤도 위성통신체계가 글로벌 상용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와 같이 수백 개 단위의 군집위성을 운용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 속도의 제약이 발생할 것이고 , 이
로 인해 해양 유 ·무인 복합체계의 원활한 작전운용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 군용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운용범위(cover-

age)의 제약이다. 해군은 현재 다국적군 평화활동의 
일환으로 청해부대가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수행 중
이고, 과거에는 아라우 부대가 필리핀 해역에서 인도
적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림팩, 탈리스만 세

1) 2021년 미 5함대사 예하에 창설된 TF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술연구 및 운용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 세계 최초로 5함대사 
작전구역에서 USV와 UAV를 유인전력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버, 코브라 골드 등의 정기적인 연합훈련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 또한, 유사시 말라카 해협·대만 해협 등 
대한민국의 핵심 해상교통로가 위협받을 경우 해군
의 작전반경 확대가 예상된다. 즉, 현재 광활한 인도 
태평양 해역 전반에서 해군의 작전과 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해당 해역에서 무인전력을 탑
재한 유인함정의 활동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하지만, 미래의 군용 저궤도 위성체계는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해역까지를 그 운용범위로 포함
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능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Table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전역에서 
운용하기 위한 저궤도 위성 수는 17기 남짓임에 반해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을 제공하고 있는 OneWeb

의  저궤도 위성 운용대수가 634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군용 저궤도 위성체계가 인도 태평양 해역까지 운
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수백여 대의 군집위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군용 
저궤도 위성체계의 예상되는 한계점인 데이터 속도
와 운용범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군에서는 군
용 저궤도 위성체계와 병행하여 상용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제함소와 무인전력과의 통신이 두절되더라
도 군집 무인전력 내에서 다중통신 중계를 통해 임
무를 지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인  방안 마련 또한 요구된다 .

따라서 이하에서는 군용 저궤도 위성통신체계와 
병행하여 상업용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는 방안과 , 무
인전력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esh network2)를 
도입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해군의 해양 유 ·무인 복
합체계 초연결 분야의 발전방안으로 제시한다 .

4.2 상업용 저궤도 위성 사용

현재 해군이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지휘통제와 
데이터 송수신에 사용 가능한 상업용 저궤도 위성 사
업자 현황은 Table 3와 같다.3) 

2) Mesh network란 그물 형태로 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각 노드 간 
직접적(direct), 다변화적(dynamical), 비계층적(non-hierarchical)
으로 연결되어 특정 노드와 노드 간 단절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3) 상업용 저궤도 위성 사업자 관련 국내기업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 
현재 상업용 저궤도 위성을 운용 중인 국내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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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OneWeb Space X Telesat
Lightspeed

궤도 운용대수 634대
(2023. 5. 20.)

5,800대
(2024. 4. 27.)

3대
(2024. 4. 27.)

발사계획 648대 12,000대 198대

운용고도 1,207 km 550 km 1,325 km

데이터 속도 하향 50 Mbps
상향 25 Mbps

하향 220 Mbps
상향 50 Mbps

하향 50 Mbps
상향 10 Mbps

지연시간 50 ms 15 ms – 40 ms N/A

빔 운용범위 4,300,000 km2 920,000 km2 5,360,000 km2

주파수 Ku/Ka Ku/Ka Ka/Ka

Table 3. 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 비교[11]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수를 고려하였을 
때 해군이 선택 가능한 위성통신 사업자는 OneWeb

과 Space X로 압축할 수 있다 . 이 두 기업을 데이터 속
도 , 운용범위, 보안성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4.2.1 데이터 속도

데이터 속도 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업체는 Space X

이다. Space X는 하향링크와 상향링크 모두 OneWeb

에 비해 2~4배 빠른 속도로 통신한다. 통신속도에서
의 이러한 우위는 추후 유·무인전력 간 고용량의 영상
자료를 지연 없이 송 ·수신 가능토록 할 것이다 .

4.2.2 운용범위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1기 당 빔 

운용범위는 OneWeb > Space X 순이다. 하지만, 저
궤도 위성은 군집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1기가 비추는 지구 면적보다 저궤도 위성군이 global 

coverage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Space X는 지구국의 도움 없이 인접
한 위성 간 레이저 신호로 링크되어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 사용자와 통신함으로써 global coverage를 확

국가 주도로 ’29년 이후 저궤도 위성통신을 운용할 계획이지만[13], 
운용대수, 운용범위, 데이터 속도 등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기 
때문이다. 

보하였다 . 반면 OneWeb의 저궤도 위성군은 위성 
간 링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44개의 지구
국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OneWeb은 러시아, 중국 및 태평양 일부 해역에서 서
비스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 즉 , global coverage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위성통신 사업자는 Space X

라고 할 수 있다 .

4.2.3 보안성

보안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선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실제 군사용으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앞선 위성통신 사
업자는  Space X이다.

Space X는  기존에 운용 중인 상용 저궤도 위성 인
프라를 이용하여 사용자 부문에서 보안을 위한 추가
적인 단말 설치 없이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저궤도 
위성과 사용자 간 군사자료 전송 및 지휘통제가 가
능하도록  하는 위성통신 서비스인  Starshield를 미
군 및 미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TF 59는 실제로 Fig. 2

와 같이 Starshield를 통해 해당 부대가 운용하고 있
는 무인전력과의 데이터 통신 및 지휘통제를 수행하
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등의 사고는 보고된 
바 없다 .

Fig. 2. TF 59 인원이 ROC(Robot Operation Center)에서 
Starshield를 이용하여 무인전력과 정보교환 및 지휘통제하는 모
습[13]

또한 , UAV를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 5함대사
의 유인함정 역시 UAV 운용 시에는 Starshield와 연
결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갑판에 전개하여 언제 , 어디
서든 , 무인전력이 얼마나 이격되어 있든, 보안에 문
제 없이 Starshield를 통해 무인전력을 지휘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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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TF 59의 이러한 사례는 무인전력을 통제함
에 있어 작전보안이 확립된 가운데 초연결 기술을 통
해 무인전력이 통제될 수 있음을 증명한 단적인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Space X는 Starshield의 운용목적을 “미국과 
동맹국에 와해적 우주력 제공”이라고 밝혔으며, 파트
너 국가의 위성과 레이저 통신을 통한 상호운용도 가
능하다고 하는 등[15] 미국의 동맹국에 Starshield 서
비스를 개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 

해양 유 ·무인 복합체계에 상업용 저궤도 위성을 활
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Space X가 제공하는 Starshield를 군용 저궤도 위성
과 병행 사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다 . Starshield가 데이터 속도와 운용범위, 보안성 측
면에서 타 위성통신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
에 있음은 물론, 추후 우리군의 저궤도 군사위성과 
Starshield와의 상호운용을 통해 한 ·미 연합작전 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Mesh network 구축

유인전력과 무인전력 간 지휘통제와 데이터 송 ·수
신에 위성통신을 주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무
선통신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그 이유
로는  첫째,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주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부 통신망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둘째, 저궤도 위성신호 송·수신용 안테나 설치
가 제한되는 소형 무인전력의 경우 무선통신이 지휘
통제를 위한 단일 수단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접한 무인전
력들이 무선통신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는  mesh 

network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Mesh network가 구축되면 통제함소와 특정 무
인전력과의 위성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혹은 위성 안
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소형 무인전력을 통제하고자 
할 때 통제함소와 위성통신이 유지되고 있는 주변의 
다른 무인전력을 통신중계소로 활용하여 이들을 우
회 통제할 수 있으며, 실제로 TF 59에서는 Fig. 3의 
SILVUS라는 무선통신 장비를 무인전력에 설치하여 
mesh network를 구성 및 운용 중이다 . SILVUS를  통
해 구성된 무인전력 간의 mesh network를 시각화한 
화면은 Fig. 4와 같다. 

Fig. 3. Mesh network 관련 무신통신 장비(SILVUS)[15] (통
신대역: 300 MHz – 6 GHz, 통신속도: 최대 100 Mbps)

Fig. 4. TF 59의 Mesh network 시각화 화면[16]

Mesh network가 도입된다면 무인전력 통제 시 위
성통신 두절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위성 안테
나를 설치할 수 없는 소형 무인전력에 대한 통제 역
시 위성을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을 위한 방안으로 초연결 기술 분야에서 상업용 저궤
도 위성 사용과 Mesh network 도입을 제안하였다. 

상업용 저궤도 위성 사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제언
에 그치지 않고 해군이 선택 가능한 상용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들을 데이터 속도 , 운용범위 , 보안성 측
면에서 비교 분석함은 물론 , 실제 군 사용 사례를 통
해  구체적이고 신뢰도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mesh network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성통신 안
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무인전력에 대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방안은 유·무인 복합체계 간 초연결
을 가능케 하여 향후 유 ·무인 복합체계의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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