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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수중에서 공격을 한다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록이 있으며, 19세기 쥘 베른(Jules Verne)의 소설에는 상상 속의 잠수함 노

틸러스함이 등장하는 등 잠수함에 대한 열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의 예술가이자 공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h)는 스케치 

노트에 잠수함을 구상하면서 ‘악한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초래

될 것이다’라고 예견하였다. 이러한 열망과 우려는 20세기에 이르러 실현이 되었으며 

1, 2차 세계대전에서 일련의 해전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

었던 영국은 잠수함을 인해 전쟁물자 수송이 거의 중단되어 아사직전까지 가기도 하

였다. 한편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주요 강대국들의 국방예산이 삭감되거나 재조

정되면서 잠수함의 역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과 

새로운 임무의 부여로 오늘날까지 해군의 핵심전력 중 하나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보고-Ⅰ급 잠수함에 이어 장보고-Ⅱ급 잠수함을 독일 HDW사와 기

술협력으로 생산하며 핵심기술들을 습득하여 2017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장보고-

Ⅰ급 잠수함을 수출하였고,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3,000여 톤의 장보고-Ⅲ급 

잠수함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잠수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잠수함 전력 건설방향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진행되었으

나,1) 잠수함과 관련한 종합적인 해양전략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2) 아울러 세계

의 많은 국가들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자국에 적합한 해양전략을 적용해 가며 해군

력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잠수함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대별 해양전략

의 변화와 함께 해전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할 것이다. 또한 무기체계 기술의 발전

은 전장상황의 변화와 해양전략의 발전에 따라 필요에 의해 국방비가 투자되어 발전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술의 발전이 무기체계의 역할을 제고하게 하기도 한다. 따

라서 전략이론과 함께 무기체계 기술발전을 함께 연구해야 종합적인 잠수함의 역할 

1) 이홍희, “통일한국의 해군력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논문, 1997년.
   최진철, “한국해군의 잠수함전력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논문, 2010년.

2) 이용권, “한국의 해양전략과 잠수함 전력의 발전방향,” 국방대 안보과정 논문, 2005년.
   이정모, “억제전략 구현을 위한 잠수함 전력 운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교 논문, 2005년.
   이용권의 논문은 한국의 해양전략에 국한되었으며 사례에 대한 분석이 없고, 이정모의 논문은 억제전략과 

관련한 연구만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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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전사에서 잠수함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해양전략과 무기체계 기술발전에 접목시키는 데에 있다. 우선 잠수함이 수행하

는 대표적인 임무를 대수상전, 대잠전, 정보수집, 지상타격, 특수전 지원, 기뢰부설의 

성분작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잠수함이 탄생한 20세기 이후 약 100년간의 전쟁

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해양전략과 무기체계 기술발전 측면에서 분석

할 것이다. 다음에는 1차 세계대전 이전, 1, 2차 세계대전, 냉전시대, 냉전시대 이후 

잠수함이 참가한 주요 해전을 살펴보고 시대에 따른 잠수함의 역할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시대에 따른 잠수함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실제로 해전의 

결과가 국가의 해양력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의미가 없는 해전

들은 제외시킬 것이다. 

아쉽게도 잠수함 관련 정보들은 비 로 분류된 것이 많으며 특히 냉전시대 이후 잠

수함에 의한 해전사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하지만 각국의 해군 홈페이지나 

잡지, 인터넷을 통해 개략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잠수함의 역할

을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 분석을 위해 해양전략

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서적을 통해 잠수함에 적용되는 해양전략을 재구성하였다.

Ⅱ. 잠수함이 수행하는 임무

잠수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잠수함이 수행한 대표적인 임무를 성분

작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전쟁 상황에 따라 인명구조나 군수품 지원 등

의 임무가 부가되기도 하였지만,3) 이는 한시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이며 해당 국가의 

해양력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제외하였다.

1. 대수상전 임무

대수상전은 잠수함이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임무이며, 이를 위한 잠수함의 무장

3) 이상근 등, 『잠수함에 대한 이해 100문 100답』 (진해: 잠수함사령부, 2015), pp.31-33. 
1,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잠수함은 상대국의 해안에 불시착한 항공기 조종사들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
행하였고, 2차 세계대전 말에는 일본이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잠수함을 이용하여 섬에 군수품을 지원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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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기체계의 제작 기술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잠수함이 개발되던 초기인 

1890년대까지는 폭뢰나 함포의 일종인 다이너마이트 건(Dynamite gun)이 대수상

전의 무기체계로 채택되기도 하였지만, 1897년 어뢰가 장착된 홀랜드 5번함이 개발

된 이후에는 어뢰가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어뢰는 수중에서 항

주하여 수상함을 공격하는 무기체계로 장약의 양이 크며, 수상함을 수면 하에서 공격

하므로 피격함선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현대에는 수상함의 속력증가와 대응전술 발전 등으로 성능이 향상된 어뢰가 등장

하고 있는데, 어뢰와 잠수함 사이에 선을 연결하여 어뢰를 발사한 이후에도 잠수함에

서 조작이 가능한 선유도 어뢰와 50노트 이상의 고속 어뢰, 100노트 이상의 초공동 

어뢰가 대표적이다. 또한 어뢰를 이용한 수상함의 공격은 사거리가 제한되므로 대함

유도탄을 탑재한 잠수함이 증가하고 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함유도탄은 비교

적 소형으로 기존에 장착된 어뢰발사관을 그대로 이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수

상함에서 대함유도탄을 발사하면 수상함의 위치가 금세 노출이 되어 공격을 받지만, 

수중에서 발사한다면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적진에 깊숙이 침투하여 공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대잠전 임무

대잠전은 대표적으로 수상함, 항공기, 잠수함, 해양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잠수함이 대잠전 임무수행에 있어서 다른 무기체계에 비하여 가질 수 있

는 장점은 첫째, 잠수함 특유의 은 성으로 해양통제권이 아군 측에 있지 않은 해역

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잠수함의 항해는 항상 부상상태부터 시작하

므로 가장 효과적인 대잠전은 잠수함이 항구에서 부상하여 출항하는 상태부터 추적

하여 감시하는 것이다. 잠수함이 잠항을 한다면 이를 잡기위해 엄청나게 넓은 해역을 

탐색해야만 하므로 탐색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둘째, 수상함이나 항공기에 비

해 자체소음이 매우 낮아 상대 잠수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면 상대방 잠수함에 의해 

접촉되지 않고 대잠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항공기와 비교하여 작

전 지속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물론 항공기에 비해서 기동성능이나 상대 잠수함의 공

격에 의한 생존성은 열등하지만, 긴 작전 지속기간을 활용하여 상대국의 항만 입구나 

주요 잠수함 통항로(Choke point)에 매복하며 작전을 수행하여 효과적으로 대잠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4) 넷째로는 잠수함은 다른 대잠전 무기체계에 비하여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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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음향 탐지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중음향학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할 가능성

이 높다. 이는 수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대국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상대 

잠수함보다 깊은 심도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해양에

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감소하고 도는 증가하여 음파가 아래로 굴절되는 특

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른 대잠전 무기체계들은 상대국의 잠수함보다 깊은 심도

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깊은 심도에 있는 잠수함이 다른 대잠전 무기체계보다 상대 

잠수함을 탐지할 확률이 높다.

<그림 1>  수중 음파탐지 곡선

상대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상대 잠수함보다 2~3배(최소 1.5배 이상) 속도

가 높아야 하고 잠수함의 소음이 상대 잠수함의 소나에 의해 탐지가 되지 않아야 한

다.5) 디젤 잠수함은 고속으로 장시간 기동할 수 없고 주기적인 스노클로 소음이 발생

하여 상대 잠수함에게 역으로 탐지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AIP 체계6)가 개발되었지만 이 또한 고속 기동이 제한되고 탑재한 

연료를 모두 소모하면 육상에서 재보급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대 잠수함을 수중에

서 추적과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속기동이 가능하고 스노클이 필요 없

4) 장진오 등,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 잠수함의 효용성 검토,” 한국국방연구원 논문, 2017년, 
pp.3-4. 

5) 장준섭,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100문 100답』 (진해: 잠수함사령부, 2017), p.19. 

6) 공기불요추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체계는 수중에서도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탑
재하여 수주일 동안 스노클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수소와 산소를 잠수함 
내에 적재하고 필요시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연료전지 방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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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자력 잠수함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대잠전 자체의 어려움으로 잠수함 전사에서 수중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잠수

함 공격사례는 없었지만, 냉전시대 이후로 미국과 구 소련을 중심으로 대잠전을 위한 

잠수함 성능개량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각 국의 해군은 앞으로 발생할 대잠전을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정보수집 임무

잠수함을 이용한 정보수집 임무는 잠수함의 은 성을 이용하여 상대국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7) 정보수집 임무는 함정, 무인 

무기체계(무인항공기, 무인잠수함), 도청 등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지만, 잠수함을 활

용할 경우 상대국에 발각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정보수집 수단 중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잠수함이 상대국의 항구나 주요 자산의 인근에 매복하

여 해안이나 함정 등에 대한 감시와 정찰하였으며, 잠수함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들을 장착하고 있다. SONAR는 함정이나 해안의 소음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보수집 자산이며, 잠망경은 잠수함의 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CTD(Conductivity, Temperature, Density)는 해양정보

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잠수함에서 특수전 요원들을 은 히 침투시켜 상

대국의 해안이나 주요 자산 등에 대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무인잠수함(UUV:Unmanned Underwater Vehicle)이나 무인

항공기(UAV:Unmanned Air Vehicle)를 잠수함에 탑재하여 정보수집을 하려는 시

도를 하고 있다. 

4. 지상타격 임무

잠수함은 잠대지 미사일을 이용하여 상대국의 육상에 위치한 전략목표를 파괴 또

는 무력화시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잠수함을 이용한 전략

목표 타격은 은 하게 적의 해안까지 접근하여 공격함으로써 공격 소요시간을 최소

한으로 줄일 수 있고, 적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하여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 

7) 이홍희, “통일한국의 해군력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논문, 1997년,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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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제해권이 확보되지 않은 해역에서도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잠수함을 이용하여 지상타격을 한다면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략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이 구상하였다. 일본은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인 I-25, 

400, 401에 항공기를 탑재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시도는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잠수함 내부에 수직발사관을 설치하거나 선체 외부에 별도의 

발사관을 설치하여 미사일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러시아의 골프급과 킬로

급 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이 설치된 잠수함으로, 잠수함의 규모는 2,000~3,000톤이며 

선체 공간의 제한으로 수직발사관은 1~3개만 합교탑까지 관통하여 설치된다. 러시아

의 줄루급과 위스키급은 별도 수 장치에 미사일을 넣어 수평으로 보관하다가 수직

으로 세워서 발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미사일을 장착했을 때 수중에서의 

속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그림 2> 위스키급(Whiskey) 잠수함의 수직발사관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이 개발되자 지상타격 임무는 넓은 탑재공간을 가지는 원자

력 잠수함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본, 북한, 파키스탄 등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디젤 잠수함을 이용하여 지상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어뢰발사관을 이용하여 지

상공격용 순항유도탄을 탑재하여 운용토록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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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골프급과 킬로급처럼 대형 수직발사관을 합교탑까지 관통한 잠수함을 개발하였

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시대가 종료되고 전략무기의 사용 가능성이 줄어들자 

원자력 잠수함의 어뢰발사관이나 별도의 소형 수직발사관을 탑재하여 소형의 순항미

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급 잠수함은 함수 쪽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용 수직발사관이 12개 장착되

어 있으며, 이는 잠망경 심도에서 30초 간격으로 발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아쿨라

(Akula)급 잠수함에 기존의 직경 533mm의 발사관 이외에 직경 650mm의 순항미

사일 전용 발사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SS-N-21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5. 특수전 지원 임무

잠수함은 특수전 요원을 적의 해안 깊숙이 수송하여 침투시킴으로써 적의 주요 군

사목표에 대한 정찰 및 감시 또는 타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수전 요원을 침투시

키는 방법은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육상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 중 잠수

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은 성 면에서 가장 효과이다. 잠수함을 이용한 특수전 지원 

작전은 냉전시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대전의 양상이 국가적인 규모의 전쟁

보다는 지역분쟁이나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수전 지원 작

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젤 잠수함은 규모가 작아 잠수함 압력선체 내·외부를 관통하는 탈출트 크를 설

치하여 선체의 내부에서 탈출 준비를 하여 탈출트 크를 경유, 외부로 탈출하는 방법

을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 잠수함은 충분한 탑재공간이 있어서 수중에서 특수

전 요원 이동을 용이하도록 일명 수중택시라고 불리는 인원 수송용 추진기(SDV : 

SEAL Delivery Vehicle)를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장비는 한번에 6명이 18노

트의 속도로 10시간 정도를 이동할 수 있으며, 내부에는 산소가 공급되고 45미터 심

도에서 항해할 수 있다. SDV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선체외부 갑판 상에 격납

고(DDS : Dry Deck Shelter)를 설치하는데 이는 30톤 정도이며, 원통형 구조물로 

길이 11.6미터, 직경 2.7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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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DS 장착(좌) 및 SDV 수중이탈 장면(우)

6. 기뢰부설 임무

잠수함은 최대 강점인 ‘은 성’을 이용하여 적의 통제 하에 있는 해역 또는 주요 

항만 출·입항 항로 등에 공격기뢰를 부설함으로써 적 주요항만을 봉쇄하거나, 적 함

정이나 상선의 활동을 거부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작전은 적에게 작전수행

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기뢰제거를 강요하고 작전전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잠수함은 은 하게 적 항구에 침투하여 기뢰를 부설하기 때문에 적

은 기뢰부설 자체뿐만 아니라 부설된 기뢰 위치도 알 수 없다. 기뢰는 통상 몇 일이나 

몇 주가 지나야 작동을 하게끔 장치가 되어 있으며 여러 번의 감응이 한꺼번에 일어

나야 폭발을 하는 것도 있다. 이는 기뢰에 의한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

로 여러 척의 함선 중 중간에 출항하던 함선이 침몰한다면 나머지 함선들은 공황상태

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은 기뢰를 제거하는데 막대한 노력을 투입

하게 할 것이다.

기뢰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무기이며 1991년 걸프전쟁 시에는 

이라크에서 설치한 기뢰로 연합군 1만 톤급 함정 2척이 크게 손상을 입기도 하였다. 

기뢰 부설수단으로는 수상함, 항공기, 잠수함이 있는데 적 항만에 공격기뢰를 부설하

는 임무는 은 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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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현대전에서의 전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인 엘빈 토플

러는 ‘제3물결 경제에 의해 전쟁양상도 변화한다’라고 주장하였다.8) 이러한 것들은 

모두 컴퓨터, 데이터 통신과 같은 첨단 정보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대

의 정보화 시대에는 여러 핵심체계들이 통합적으로 융합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 

현대전에서는 이러한 핵심체계들이 더욱 위력적이고 정교해 졌으며, 정찰감시 및 수

집체계, 정  유도무기, 자동화된 지휘통제체계, 스텔스 능력, 야간/장거리 공격능력, 

전자전 능력 등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1. 해양전략 개념의 변화 : 해양지배에서 해양통제 개념으로

근대의 해양전략 사상가인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해양력의 개념을 정의

하면서 ‘해상무역의 발달은 국가번영의 기초이며, 해양력은 오직 해상무역을 보호하

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마한의 해양력론에는 긍정론과 부

정론이 존재하지만, 당시 미국과 러시아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그의 노선을 따르고 

있었다. 해양력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은 해양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에 있으며, 이

러한 측면에서 해양력 운용의 목표는 제해권의 확보이다. 제해권의 정의는 ‘한 국가

가 자국의 경제 또는 국가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해양사용을 확보하고 

또한 적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9) 당시 해양력의 하위 

항목인 해군력은 제해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된다고 여겨졌었다. 1, 2차 세

계대전 당시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주요 해양강대국들은 제해권을 확

보하기 위해서 상대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일련의 대규모 해전을 통해 상대국

의 해군력을 약화시키거나 특정한 해역에서 함정이나 기반시설들을 대규모로 파괴하

며 제해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제해권 확보를 위해 엄청나게 큰 전함이나 항공모함 

등을 건조하는 등 거함거포주의가 해군력의 상징이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수함은 가능한 많은 상선을 격침시켜 상대국에게 해상을 통한 전쟁물자 확보를 어

렵게 하는 해양거부와 주요 함정을 공격하여 상대국의 해군력을 약화시켜 상대국의 

제해권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를 통상파괴전이라고 하며 잠수함은 일

8) 앨빈 토플러 등, 『전쟁과 반전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p.4. 

9)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05), p.161.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잠수함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찰 / 장준섭  99

정한 곳에 대기하며 상대국의 함선을 가능한 많이 공격하여 그 해역의 제해권을 장악

하려고 하였다. 잠수함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어뢰를 이용한 대수상전이었으며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전쟁기간 동안 많은 척수의 잠수함을 건조하여 상대국의 함선들을 

공격하였다. 

이후 제해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으며,10) 넓은 해

역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보편화된 것이 ‘해양통제(control of the sea)'였으며, 미국의 터너

(Stansfield Turner) 제독은 이를 ’한정된 장소, 한정된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해양

통제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해양 사용을 확보하고 적의 사용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

라고 언급하였다.11)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군참모총장이었던 니미츠(Chester 

William Nimitz) 제독은 해양통제를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와 연관시켰

다. 이는 당시 해군 자체의 능력만으로 전쟁을 결말지은 것처럼 인식되어 비난을 받

았으나, 이후 지상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접목되었다.12) 이러한 사상들은 냉

전이 종료되고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언제 어디에서 존재할지도 모르는 위

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주요 임무는 군사력 투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해

군전력은 패키지화되고 분산되며 개별함정은 무장의 능력을 증가시켜 지상공격에 용

이하도록 발전되었다. 

2. 선제(Preemption)에 대한 개념 변화 

선제란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은 아니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선수를 쳐서 상대편을 제압함’으로 정의하고 있다.13) 실생활에서는 ‘선제공격’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사용되며, 단순히 ‘상대방이 하기 전에 먼저’라는 의미가 강하

다. 또한 군사용어사전에서의 의미는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

여 개시하는 공격’이다.14) 이는 아군의 생존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행동으로 하나의 

10)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270. 

11) Stansfield Turner, "Mission of U.S.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March, 1974, p.6.

12) 권영일, “미 해군의 해양전략 발전과 우리의 과제,” 『Strategy 21』 제 41호, 2017년, p.39.

13) 선제, http://www.korean.go.kr, (검색일: 2019. 9. 10.)

14) U.S Department of Defence, Dictionary of Millitary and Associated Terms (Washington 
D.C.: Joint

    Chefs of Staff, 2001), "Preemptiv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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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적인 방어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15), 수행방식에 있어서는 기습적인 공격처럼 보

이지만 수행 목적은 분명히 자국의 방위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어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법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

으며, 1945년에 발표된 UN헌장 51조에 명시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무력 

공격이 발생한 후에만’으로 협의로 해석하느냐, 또는 ‘무력 공격이 발생한 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적의 공격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고 광의로 해

석하는가에 따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어 왔다. 

선제공격은 1, 2차 세계대전까지 보편적인 개전방법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생존을 

위한 전쟁은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때로는 침략전쟁 또한 생존을 위한 전쟁으로 주장

되기까지 하였다. 당시 전쟁에서의 승리는 상당한 유효성이 있었으며, 전쟁에 의한 

국제문제의 해결은 국가 고유의 권리로까지 인정되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는 선제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었으며, 핵공포

에 의해 더더욱 선제를 한다면 서로 공멸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지배

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다음에서는 냉전시대의 핵 위협 하의 상황인식을 알아

볼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전쟁은 사상자 수나 물질적 피해의 측면에서 오늘날

(1959년 당시)의 전쟁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결과를 만들었다. 실제로 오늘날

의 전쟁은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1870~1871)처럼 서로의 목숨이나 자유를 무제한

적으로 빼앗기 위한 전쟁은 아니다. 제한적으로 존재하던 상호 책임성과 기본적인 패

턴은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의 핵폭탄 투하와 더불어 

사라졌다.16)

핵공포로 인하여 강대국 간의 전쟁 자체는 절대적으로 회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

산되었으며, 자기방위를 위한 선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인식은 탈냉전 이후 2001년의 9.11 테러와 더불어 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 다음에서는 2003년 이후 미국의 선제에 대한 개념 변화를 알 수 있다.

15) 이석호, “선제공격의 개념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군사』 제 58호, 2006년, p.290.

16) Bernard Brodie, Strategy in the Missile 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p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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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건국 이후부터 2003년까지 순수하게 선제적 또는 예방적 차원에서 어떠한 

전쟁도 먼저 일으키지 않았다. 미국은 미국 본토 또는 미국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2차 세계대전 또는 아프카니스탄 전쟁), 미국의 우방과 동맹군에 대한 공격(베트남 

전쟁, 한국전쟁, 걸프전쟁, 코소보 전쟁), 해상에서 미국의 이익과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1812년 레벨리온 전쟁, 1차 세계대전), 미국의 제국주의 확장을 위한 전쟁

(스페인-미국 전쟁, 멕시칸 전쟁)시에도 선제공격 보다는 대응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하였다.17)

9.11 테러 이후에는 선제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장들과 실질적인 개념으로 

부시독트린이 나오게 되었다. 이는 선제를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국

가 안보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 

이에 따라 이라크전이 발발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테러의 배후로 이라크를 지목하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여 미국 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하였다.

3. 정보우위에 기초한 전쟁 수행

정보화 사회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로, 인류사

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다시 정보화 사회로 점차 진보하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19)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는 전쟁의 패러다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농업시대에는 병력 중심의 전쟁, 산업시대에는 병력, 화력과 기동 중심의 전

쟁, 그리고 현대전에서의 정보와 지식 중심의 전쟁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정

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은 생산성의 핵심자원이므로 현대전에서는 상대방의 핵심 

지휘체계와 주요 시설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무력화시킨다면 상대방의 전투력

을 완전히 와해시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존 보이드(John Boyd)는 적의 전쟁수행 의지를 좌절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적

보다 신속한 정보의 흐름과 이를 기초로 한 공세적 행동을 중시하였다. 그는 모든 이

성적인 인간들은 주기적으로 ‘관찰·상황파악·의사결정·행위(OODA : Observe, 

17) 윌리엄 W. 등, 『선제공격(Hitting First): 미국의 안보전략과 예방공격』 (서울: 국방대학교, 2008), 
p.34. 

18) 신용두, “선제의 그 요건에 관한 연구: 이라크전쟁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논문, 2008년, pp.16-17.

19) 양용모, “중심의 개념을 통한 잠수함전 분석,”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논문, 2001년,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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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 Decide, Act)'를 반복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가 

OODA 주기를 먼저 완료할 수 있는 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 

즉 상대방이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OODA 주기를 완료하여 상대

방 진영에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 시킨다면 상대방은 대응능력과 저항의지를 상실하

게 되어 전쟁 수행의지가 와해된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아군과 상대방의 OODA 

주기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정보이며 현대전은 아측의 정보흐름을 보장하

고 적의 정보 흐름을 지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지휘 통제전임을 강조하였다.

현대전에서는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로 인해 전장의 가시화와 전장인식의 공유를 이루어내고 이

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휘통제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모든 가용한 전력요소들을 통합 

운영하여 상승작용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군의 정보화 자산들이다. 이러한 C4I체계는 ISR(정보, 정찰 및 감시체계 : 

Intelligence, Surveilance and Reconnaissance)과 통합되어 운영됨으로서 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ISR 자산은 위성, 무인정찰기, 전투기, 조기경보기, 초계기, 함정, 지상

군 등이 있다. 이러한 C4I와 ISR의 통합은 Sensor-to-shooter 개념을 더욱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중앙집권적인 통제체계 하에서 전략타격은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전쟁이나 적의 소규모 침투를 응징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로서 수행

된다. 

1,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잠수함이 소나, 레이더 등 잠수함 자체에 탑재된 센서체계

에서 수집된 정보만을 이용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통신체계는 제한적인 음성정

보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지휘통제를 보조해주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1,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잠수함 통신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수중

이나 수면 가까이에서는 전파의 전달이 어렵거나 전달거리가 짧아진다는 특징 때문

에 모든 무기체계의 통신 시스템 중에서 가장 늦게 개발이 이루어졌다. 

수중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체계로는 1958년부터 개발된 ELF(Extremely Low 

Frequency)와 VLF(Very Low Frequency)가 있는데, 이는 ‘보다 더 멀리서, 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잠수함을 지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발되었다. 이 두 가지 통신체계

는 잠수함이 수면에 통신마스트를 올리지 않고도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해역에서 작전을 할 때 유용하다. ELF는 76Hz 주파수의 통신정보를 해저 500미터까

20) 권영근 편, 『미래전과 군사혁신』 (서울: 연경문화사, 1999), pp.286-287.
공군대학, 『항공전략 이론의 이해』 (대전: 공군본부, 2000),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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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긴 파장으로 15분에 세 글자 정도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신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VLF

는 3~30kHz의 주파수를 수심 최대 50미터까지 송신할 수 있는 반면, 큰 규모의 송신

시설이 필요하다. 이 체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 

대부분의 잠수함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HF/VHF/UHF(High Frequency/Very 

High Frequency/Ultra High Frequency)는 고주파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원거

리까지 전달되나 잠수함이 수면에서 통신마스트를 올려야만 수신할 수 있다. 이 통신

방법은 송신과 수신이 전부 가능하며 많은 양의 정보를 원거리까지 전달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통신방법들을 최근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음성뿐만 아니

라 문자 등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까지 송·수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현대전에서 잠수함은 이렇게 다양한 통신체계를 이용하여 C4I와 ISR 체계의 일원으로

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자체의 센서체계에서 수집된 정보뿐만 아니라 항공기, 

지상군 등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잠수함은 특유의 은 성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함정이나 지상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현대전에서는 

Sensor-to-shooter의 핵심적인 무기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4. 유기적인 합동작전 수행

세계의 군사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1992년 ‘바다로부터(From the sea)'라는 

군사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는 기존의 해군작전, 해군조직, 해군력에 대한 중대한 

개념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연안지역에서의 합동작전과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 개념이 강조된 것이다.21) 이제는 해양전략이 지상통제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원정작전에서 육·공군과의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오웬스(WIlliam A. Owens)는 잠수함 

전력도 연안에서의 합동작전 구현과 전장지원, 감시와 정찰활동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유용성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22) 중국 또한 그 

동안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을 목표로 군사력을 발전시켰으나, 2019년 7월 발표된 

국방백서를 통해 새로운 지휘체계의 개혁, 합동작전지휘체계 개선을 주요 모토로 삼았

21) 최진철, “한국해군의 잠수함전력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논문, 2010년, p.18.

22) Normann Friedmann, New Roles for Submarine, Naval Forces, Vol. 25, No. 3, 200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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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지난 20년간 군사력의 노후화로 실시하지 못하였던 군사개혁을 미국의 군사

변혁을 참고하여 새롭게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 긴 한 군사지원관계

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에 방위대강을 통해 ’다기능·탄력적·실효성‘ 방위개

념을 발표하여 합동작전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방위뿐만 아니라 미

군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면 세계 어디든지 신속히 기동군을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러시아 역시 푸틴의 ’강한 러시아‘ 정책에 따라 신 군사독트린

을 채택하고 장거리 작전능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발표된 국방백서에 따라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군‘을 목표

로 삼고 원·근해 작전과 넓은 해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기동함대와 항공사령부 창설을 

명시하여 합동작전과 군사력 투사를 위한 군사력 기반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합동작전을 통해 육·해·공군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군의 군사력 투사 능력이 필수적하다. 걸프전, 이라크전 등 주요 현

대전에서 지상군이 작전을 수행하기 이전에 항공기나 함정의 통해 하늘과 바다에 상

대국의 지상전력을 상당 수준 파괴하고 마비시켜 유리한 전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었다. 또한 전쟁 시작 이후에도 항공기나 함정을 이용한 타격작전과 지상군의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여 충격효과를 배가시켰다. 이러한 작전은 지상군의 피해를 최

소화시켰으며 신속한 지상군 작전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국이 미처 전열

을 가다듬기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는 압도적인 공습과 지상전력의 

신속한 기동작전으로 전 전장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여 전쟁을 단기간에 종결시

키려는 ‘신속기동전략’에 기초를 둔 합동작전이었다. 과거 막대한 지상군을 투입하여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주요 기점에 대한 점령전을 실시하고, 해군은 상륙작전이

나 지상군의 지원물자를 적재한 선박을 공격하는 임무를 하는 데서 벗어나 해군의 

전투력이 미사일이나 특수전 요원들을 통해 직접 지상군의 작전에 개입하는 수준까

지 이른 것이다. 

5. 첨단 장비와 무기의 등장

세계의 유도무기체계 개발을 미국이 선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무기

체계를 수입해서 사용하거나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

에 미국의 유도무기체계의 개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해군은 ‘최첨단 과학기

술 연구를 통해 해군력의 결정적 기술 우위를 제공한다’는 과학기술전략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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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중점분야23)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군사력 투사와 합동작전을 위해 

유도무기 사정거리 증대, 전자기포, 지향성 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미국은 1960년도에 ‘Polaris'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사일과 발사대를 장착

한 잠수함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최초로 SLBM 수중발사를 성공하였다. 이후 1970년

대에 개발된 트라이던트(Trident)-Ⅰ은 사정거리가 7,500km였다. 하지만 1990년 

실전 배치된 트라이던트-Ⅱ는 사정거리가 11,300km까지 대폭 향상되어 대륙간 탄

도미사일(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로 불리게 되었으며 명중률과 

파괴력도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교적 안전한 자국 영해 내에서도 주요 위

협국에 대한 핵공격이 가능해졌다. 이후에도 사거리와 탄두의 중량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켰으며 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 

개별목표 재진입체)까지 개발하였다. 이것은 <그림 4>과 같이 한 개의 탄도미사일에 

다수의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각 탄두가 서

로 다른 목표에 각각 유도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탄두가 동시에 표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효과를 감쇄 시킬 수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트라

이던트-Ⅱ D5는 12~14개의 MIRV를 탑재할 수 있다.

23) 권윤탁, “미래 합동작전 기여를 위한 해상화력 발전방안 연구,” 합동군사대학교 논문, 2017년, p.17.
    1. 해상전력 접근 보장, 2. 자동화 및 무인 시스템, 3. 전자기 기동전, 4. 원정작전 및 비정규전, 5. 정보우

위-사이
    버전. 6. 플랫폼 설계 및 생존성, 7. 동력 및 에너지, 8. 전력투사 및 통합방어, 9. 개별병사의 전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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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IRV 발사 개념도24)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Tomahawk)이며 2004년 실전배치된 

Block-1은 지형대조법(TERCOM)25)을 이용한 표적탐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Block-Ⅱ는 관통력을 보유하여 해군기지와 비행장 등 견고한 표적을 공격 가능하게

끔 개발되었으며, Block-Ⅲ는 디지털 영상대조항법(DSMAC)을 탑재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종말유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TOT(Time on Target)26)을 포함하고 있어 

합동타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Block-Ⅳ는 이라크전 당시에 개발되어 긴급표적처리

가 가능토록 TACTOM(Tactical Tomahawk)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실시간 표적 

추적 기능이 있어 이동 중인 목표물도 공격이 가능하고 정 성, 은 성이 향상되었

고, 사거리가 1,500NM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잠수함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려면 지상 표적의 정확한 위치를 C4I 체계를 

통하여 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ISR 자산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찰자산이 최초

24) MIRV, wikipedia (검색일: 2019. 9. 11.)
1. 미사일 발사와 1단 로켓 점화, 2. 발사 60초 후 1단 로켓 분리와 2단 로켓 점화, 3, 발사 120초 후 3

단 로켓 점화. 4. 발사 180초 후 3단 로켓 분리, 5, 탄두 부분의 자세제어와 대기권 재돌입 준비, 6. 
탄두 부분의 하강과 기만기, 채프 발사, 7, 각 탄두의 분리와 속도의 증가, 탄두 활성화, 8, 지상 공격, 

25) 유도탄이 지나게 될 경로상의 지형 높이를 나타내는 디지털지도(어느 지점의 기준 해수면으로부터 고도
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되는 지도)를 컴퓨터에 기억시켜 유도하는 항법

26) 각기 다른 함소에서 발사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표적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타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
법. 예를 들어 하와이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괌 기지에 도달할 때 쯤 괌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동시에 
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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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장에 투입되어 활용한 것은 걸프전으로 ‘파이오니어(Pioneer)' 정도였다. 하지

만 이라크전에서는 10종류 이상의 무인정찰기를 투입하였다.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해군의 ’글로벌호크(Global Hawk),' 프레데터(Predator),' 포인터(Pointer),' 육군

의 ‘헌터(Hunter),' 섀도우(Shadow),' 해병대의 ’드래곤 아이(Dragon Eye)'가 투입

되었다. 무인정찰기뿐만 아니라 E-2C, EP-3E, EA-3E, EA-6B, U-2, AWACS, 

RC-135, J-STARS와 같은 항공자산과 군사위성체계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ISR 자산의 발달로 인해 걸프전에서는 표적탐지능력이 15%정도였으나 이라

크전에 이르러서는 획기적으로 향상된 70%로 추정되었다.27) 이러한 자산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C4ISR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세계 곳곳에 분산된 지상 통신소에 전

달되었으며, 통신소에서는 VLF/HF/VHF/UHF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상에 작전 중인 

잠수함에게 전장정보를 송신하였다. 

Ⅳ. 잠수함 임무수행 사례

1. 1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 최초로 잠수함을 제작한 네덜란드의 드레벨(Cornellis Drebbel)은 

1620~1624년까지 총 3척의 잠수함을 제작하였다. 이는 4~5미터 길이에 16명까지 

탑승하는 잠수함으로 군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성능이 미흡하여 무장을 탑재한 전투용

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전투용으로 개발된 잠수함은 1770년대 미국 부시넬

(David Bushnell)의 터틀함, 1797년 미국 풀턴(Robert Fulton)의 노틸러스함, 

1863년 미국 헌리(Horace L. Hunley)의 헌리함은 모두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무장이 탑재되어 있었다. 이 잠수함들은 모두 송곳과 줄로 연결된 폭탄을 탑재한 무

장을 운용하였으며, 대표적으로 터틀함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사 송곳(B)

이 시한 폭탄(D)과 줄로 연결되어 있으며, 송곳으로 수상함의 선저에 구멍을 뚫은 뒤 

터틀함이 수상함과 멀어지면 일정한 시간 뒤에 폭발하여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잠수함 중에서 실제로 공격에 성공한 것은 헌리함으로 1864년 2월 남북전쟁 시기 

북군의 전투함 휴세토닉(USS Houstonic)함의 함미에 폭탄을 부착시켜 단 몇 분 만

에 완전히 침몰시켰다.28) 이후 공격용 잠수함은 독일의 바우어(Willhelm Bauer)가 

27) 오충근, “현대전에서의 전략타격체계 발전방향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논문, 2008년,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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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에 제작한 브란타우제(Brantaucher)였으며, 잠수함 내부에 폭약이 설치되어 

있어 적 수상함 근처까지 접근하여 폭약을 가동시킨 뒤 승조원들이 탈출하여 공격하

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림 5>  터틀함의 구성

당시까지 가장 큰 문제점은 잠수함에 운용될 적합한 무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잠수

함이 수상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수상함의 바로 앞까지 접근해야 했으며 이러한 사

실은 항해능력이나 잠항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였던 당시 잠수함에게 큰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해군 고위급 장교들은 잠수함이 전투용으로 채

택되는 것조차 꺼려하였으며, 실제로 공격에 성공한 헌리함조차도 공격이 성공한 이

후에 선체 이상으로 침몰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1897년 아일랜드 출신의 홀랜드(John P. Holland)가 미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 제

작한 홀랜드 5번함 이후에는 마침내 잠수함에서 발사된 이후 항주하여 수상함을 공

격할 수 있는 어뢰가 장착되어 잠수함이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

다. 홀랜드는 이를 개량한 홀랜드 6번함을 제작하여 미국 해군에 의해 전투용 함정으

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개발된 홀랜드 7번함은 영국, 일본, 러시아 등에 판매되어 근

대 잠수함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8) Submarine Wafare, wikipedia (검색일: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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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잠수함이 과연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해전이 중심은 중무장한 2~3만톤의 대형 전함이 차지

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일본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상대국이었던 영

국의 제해권을 막기 위해 잠수함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914년 9월 독일의 

U-21 잠수함에 의해 영국의 경순양함 패스파인더가 격침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어뢰에 의한 최초의 전투함 격침으로 기록되며, 이로 인해 영국의 대함대는 전방의 

전략기지인 스카파플로우항에서 제해권을 상실하고 스코틀랜드 서해안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전과를 이루자 독일은 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368척이나 건조하게 된다. 이 중에서 독일의 잠수함은 178척이 

침몰되고 5,300명의 승조원이 희생된 반면, 연합국 측 선박은 무려 1,200여 만 톤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특히 주전국이었던 영국은 선박 900만 톤(2,000여 척)이 침

몰되었고 14,000여 명의 승조원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의 대외무역은 거의 

궤멸상태였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당시 잠수함의 임무는 오직 수상함 공격이었으며, 얼마나 많은 함선을 공격하여 연

합국에게 전략적 피해를 입힐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보다 많은 함선을 공격하기 위

하여 여러 척의 잠수함이 선단공격 임무에 가담하였으며 통상파괴전을 감행하였다. 

3.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그 효용성이 입증된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까지 잠수함을 적극적으

로 개발하여 전장에 투입시켰다. 1939년 독일의 U-47함이 영국의 해군모항인 스카

파플로우항을 공격하는 데에 투입되었으며, 이 잠수함은 영국의 대잠망을 뚫고 좁은 

수로를 따라 항구에 진입하여 정박 중이던 전함 로얄오크함을 격침시켰다. 이로 인해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해역의 제해권을 상실하고 로취항으로 

모항을 옮겨야만 했다. 독일은 1940년 잠수함을 이용하여 연합국 함선에 대한 통상

파괴 작전을 선언하였으며, 독일 잠수함의 늑대떼 전술29)은 연합국의 수상함과 상선

29) 연합국이 독일의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 척의 함선을 선단을 이루어 항해하는 선단호송
작전을 실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의 잠수함이 실시한 작전이다. 독일 역시 여러 척의 잠수함이 
같이 작전하며 선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을 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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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로 인해 1차 세계대전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었으며 영

국은 해상교통로가 차단됨에 따라 개전 후 2년 만에 자력에 의한 전쟁 수행능력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9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연합국은 함선 4,770척을 잃었으며 이 중 2,770척이 잠수함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 역시 독일이나 상대국인 미국만큼 우수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

전 당시에는 1,400톤급 K-6 18척을 비롯하여 2,000톤 이상의 우수한 잠수함을 46

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4종의 카이덴급 소형 잠수함을 수 십척, 그리고 

우수한 성능의 어뢰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잠수함 부

대는 연합국의 상선 179척, 미국의 항공모함 2척, 호위함 1척, 순양함 2척, 그리고 

10척 정도의 구축함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거두는 데에 그쳤다. 반면 전쟁 중 운용했

던 총 188척의 잠수함 중 129척을 상실하여 69%의 높은 손실률을 보였다. 당시 일

본의 잠수함들은 상대국의 수상함과 상선단의 파괴 등 잠수함 본연의 임무를 실행하

였다면 주요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

이 해군 전략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30) 일본은 잠수함을 함대의 보조수단으로 이

용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잠수함을 이용하여 도서에 고립된 지상군에게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임무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은 개전 초기에 보잘 것 없는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용 가

능한 함정은 40척에 불과하였으며 Mark-1 어뢰는 6발 중 1발이 명중되는 매우 저조

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43년 Mark-1 어뢰는 Mark-14 어뢰로 교체되

고 공격목표를 수상전투함에서 일본이 점령한 남방아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수송

선단으로 변경하면서 획기적인 전과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활약하면서 일본 항공모함 8척을 포함해 일본 수상전투함 55%와 상선의 

85%를 격침시켰다. 이는 전체적으로 일본 함선의 62%에 해당하는 1,750척이 미국 

잠수함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일본의 남방 점령지에는 자원

이 넘쳐나는데 일본 본토에는 자원이 부족하여 공장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1944년에는 미국 잠수함이 공격할 선단이 없어지자 일본 인근에 작전을 펼치기도 하

였다. 이에 반해 미국 잠수함은 전쟁에 투입한 288척 중 45척이 침몰하여 손실률이 

17%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독일이 수행하였던 대수상전 이외에도 조기경보, 

정찰의 임무뿐만 아니라 인명구조의 임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30) 이상근 등, 『잠수함에 대한 이해 100문 100답』 (대전: 국군인쇄창, 2015),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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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전시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미국과 구 소련은 서로 상대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경쟁

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잠수함은 핵무기를 운용할 수단으로 개발되

기 시작하였는데 1950년 구 소련에서는 위스키급, 줄루급, 골프급 디젤잠수함에 핵

무기를 탑재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1954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노틸러스함을 건조하게 된다. 이에 위기를 느낀 구 소련은 

1960년 원자력 잠수함인 노벰버급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이후 핵무기를 운용하는 잠

수함은 함정의 규모와 항해능력으로 인해 원자력 잠수함이 담당하게 되었다. 

핵무기를 운용하는 수단으로는 핵전력 삼위일체(Nuclear triad)라고 불리는 잠수

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ALCM: Air-Launched Cruise Missile),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 있다. 이중 ALCM과 ICBM은 적의 

미사일이나 공습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크지만, 해상에서 작전 중인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핵무기 운용수단으로 여겨졌다. 또한 핵무

기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먼저 사용하는 국가에 의해서 상대국의 모든 시설들이 파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핵무기로 공격받은 국가가 다시 상대방 국

가에게 공격하는 것을 ‘제 2격’이라고 하는데 잠수함은 이러한 보복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당시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여러 척의 잠수함이 해상에서 지속

적으로 작전 중이었으며, 한 척에 탑재된 핵무기만으로도 상대국을 완전히 초토화 시

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냉전기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많았으나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전략잠수함은 핵무기를 선제

공격을 없애는 효과, 즉 핵억지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31) 

또한 미국과 구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은 상대국의 잠수함과 항구를 감시하는 임무

를 수행하였다.32) 잠수함의 항해상태는 수상항해부터 시작되며 일단 잠항한 잠수함

을 넓은 바다에서 탐색하여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자국을 

공격할 지도 모르는 전략잠수함을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해군기지에 

잠복하여 여기서 출항하는 잠수함을 수상항해부터 감시하는 것이 이에 대응하는 유

일한 방법이었다.33) 또한 잠수함은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출·

31) 장준섭,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이해 100문 100답』 (대전: 국군인쇄창, 2017), p.51. 

32) Submarine Warfare, Military Analysis Network (검색일: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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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하는 군함이나 상선의 물동량을 감시하고 소음특성을 조사하는 임무를 병행하였

다. 해안 근처에서 송신되는 라디오 주파수를 감청하거나 잠수함에 특수전 요원들을 

이용하여 수중에 매설된 통신케이블을 도청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5. 냉전시대 이후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자 미국과 구 소련은 잠수함 전력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

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

었다. 또한 일부 해군력이 약한 국가들은 비대칭 전력의 수단으로 잠수함 전력을 도

입하기도 하였다.  

냉전시대가 종료되고 잠수함에 의한 최초의 해전은 1971년 발생한 제 3차 인도-파

키스탄 전쟁 중에 발발하였다. 1971년 12월 4일 인도 해군이 파키스탄 해군에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인도의 항공모함과 다수의 전함들이 파

키스탄 인근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해로를 완전히 봉쇄해 버렸다. 파키스탄 해군은 이

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500톤급 텐치급 잠수함 카지함에 공격 기뢰를 적재시

켜 인도 동부의 비샤카파트남항으로 향하던 중 잠수함 내부의 기뢰폭발로 침몰하고 

만다. 이후 파키스탄 해군은 1,000톤급 다프네급 잠수함인 한고르함을 인도의 뭄바

이항으로 출동시켰다. 한고르함에서 송신한 무선망은 인도 해군의 정보대에게 감청 

당하였으며, 당시 인도 해군은 항공 대잠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구축함인 쿠크리함과 

키르판함이 뭄바이항으로 급파되었다. 이 중 쿠크리함은 한고르함을 공격하기 위하

여 무모하게 돌진을 하다 한고르함이 발사한 음향어뢰에 피격되었으며, 2분 만에 침

몰되어 176명의 승조원이 모두 사망하였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 영국간의 포클랜드 해전 당시 아르헨티나의 209급 잠수함 

산 루이스함이 영국의 항공모함에 2발의 어뢰를 발사하였으나 어뢰의 정비 불량으로 

모두 불발되었다. 이후 산 루이스함은 영국의 대잠전력에게 발각되어 10시간 넘게 

추적당하였으며, 결국 영국의 함정에 의해 격침되었다. 당시 영국은 전쟁 승리의 최

종목표인 포클랜드 섬에 상륙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인근 해역

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군함들은 상륙작전에 큰 위협이 되었다. 그 중에서 대공포를 

장착한 9,500톤급 벨그라노함은 영국의 상륙부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

33) James Clay Moltz, "Submarine and Autonomous Vessel Proliferation: Implications for 
Future Strategy 

    Stability at Sea,"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2012,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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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인 콘쿼러함을 이용하여 격침시키기로 계획한다. 이후 벨

그라노함에 접근한 콘쿼러함은 Mark-8어뢰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2발이 명중

하여 벨그라노함은 침몰하였고 1,000명의 승조원 중 321명이 사망하였다.34)

1990년 이후 미국은 자국 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이는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국적군 또는 NATO군과 연합하여 군사력 투사를 통

해 해당 지역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이용하여 해상에

서 육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실시하였는데, 공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 또는 몇 

주동안 계속되었으며 상대국의 지휘소, 항공기지, 지원시설들을 초토화하여 단기간의 

지상작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35) 단 하루에도 해상에서 수백발의 토마호크 미

사일이 발사되었으며, 1991년 걸프전에서는 해상에서 발사된 미사일 중 5%가 잠수

함에서 발사되었고, 1996년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는 24%, 2001년 3차 아프가니

스탄 내전과 2003년 이라크전 당시는 33%의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되었다.36)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원자력 잠

수함 1척이 특수전 지원 작전을 수행하였다.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고 혼란을 야기 시

킬 목적으로 이라크군이 대형 석유시설을 파괴한다는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미군은 

잠수함의 특수전 요원들을 해상에서 은 히 침투시켜 대형 석유시설에 주둔 중인 이

라크군을 제압하였다. 또한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뛰어난 은 성으로 상대국의 주

요 해안에 위치하여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37)

Ⅴ. 잠수함의 역할변화 분석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잠수함을 전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나 잠

수함과 무장의 성능부족으로 실제 해전에서 큰 전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전투용으

로 개발된 함정은 터틀함, 헌리함, 브란타우제한, 홀랜드 1~7번함이 대표적인데 전장

에 투입되었던 함정은 터틀함과 헌리함 2척이며, 다른 함정들은 전장에 투입될 기회

가 없었다. 당시 잠수함의 임무는 대수상전이 유일하였다.

34) HMS Splendid, wikipedia (검색일: 2019. 9. 16.)

35) 박승환,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전력 발전방향,” 국방대학교 논문, 2010년, pp.3-7.

36) Bharat Verma, "Indian Defence Review," Jan-Mar. 2004, p.77.

37) Warrior Maven, "Navy Test & Refines New Attack Submarine Stealth Technology," Defence 
Maven, 201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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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세계대전에서는 잠수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잠

수함에 의한 일련의 해전의 결과로 인해 잠수함의 효용성이 입증이 되고 강대국들은 

잠수함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인지하게 되었다. 당시 전쟁상황이나 잠수

함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엄청난 전과를 올린 독일과 

미국, 반대로 상당한 수준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본연의 임무에 

투입시키지 못하여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한 영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았을 때 이 

시기에 잠수함의 역할은 자명해진다. 당시 영국은 잠수함이 수중에서 은 히 침투하

여 공격하는 행위는 신사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수상전 임무에 투입하지 않

았으며, 일본은 잠수함을 함대의 보조수단으로 운용하였다. 영국은 M2라는 잠수함에 

항공기를 탑재하여 정찰용도로 운용하거나, 일본은 군수물자 보급용으로 잠수함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일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해군전력이 부족한 국가라 할

지라도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

식하여 통상파괴전을 통해 상대국의 함선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통상파괴전은 상대

국의 제해권을 약화시키는 것과 해당 해역의 사용 거부를 달성하는 해양 거부의 결과

를 달성하게 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잠수함의 대표적인 역할은 대수상전이었으

며, 미국 잠수함은 일본 해안에서 조기경보와 정찰의 임무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

는 미국이 대부분의 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한 2차 세계대전 말에 부여된 임무였으

며, 미국의 잠수함은 동해와 대한해협에 위치하여 일본의 해안과 함선의 이동을 감시

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국과 구 소련간의 냉전시대에는 원자력 잠수함이 개발되어 잠수함의 성능과 작

전반경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잠수함은 이전에 수행하였던 대수상전 임

무 이외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Ⅲ장 4절에서 언급하였던 선

제의 개념 변화와 핵공포로 인해 전쟁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게 되었으

며 대수상전 자체가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잠수함에게는 대

수상전 이외에 다양한 임무부여가 부여되었다. 냉전시대 미국과 구 소련 간에는 치열

한 지상전이나 미사일 공격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수중에서는 상호간의 치열

한 추적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잠수함은 상대국의 연안에 위치하여 해군기지에

서 출항하는 잠수함을 분석하고 추적하는 대잠전 임무와 함께, 항구와 함선, 주파수 

감청하는 정보수집 임무가 부여되었다.

냉전시대 이후 제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포클랜드 해전 시에는 잠수함에 의한 

대수상전 임무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해전의 상황이나 잠수함이 수행한 다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잠수함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찰 / 장준섭  115

양한 임무를 고려하였을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단 한척의 수상함만을 침몰시켜 

심리적 효과를 거둔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 1, 2차 세계대전 당시 잠수함처럼 통상

파괴전에 투입되어 수십, 수백 척의 수상함을 격침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결과가 전략

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이는 제해권에서 해양통제로의 개

념변화로 볼 수 있으며, 전쟁의 상황에 따라 한정된 장소와 시간에 해양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로의 도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또 다른 원인은 대잠전 능력

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한정된 장소와 시간에는 잠수함에 의한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제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카지함이 공격기뢰 부설을 위해 투입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전에서 큰 의

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2000년대 이후에 획기적으로 발전한 대기뢰전 능력에 

기인한 것인데, 1, 2차 세계대전 시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함선들이 기뢰에 의해 피폭

되었고 1987년 이란-이라크전 당시 이란의 공격기뢰에 의한 피폭이 35척에 달했으

나 2003년 이라크전에 이르러서는 단 한건의 함선도 기뢰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았

다. 당시 미국은 항공기나 함정을 이용한 기뢰소해전력에 의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물개나 돌고래를 이용한 기뢰탐지를 실시하여 위협을 제거하였다.

1990년 이후에 실시된 걸프전, 유고슬라비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이라크전

에서는 분쟁지역의 인근해역에서 잠수함이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잠수함이 수

행했던 임무는 지상타격 임무, 특수전 지원 임무, 정보수집 임무였다. 잠수함에 의한 

지상공격의 효용성은 전쟁을 거치면서 입증이 되어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아프가니

스탄 내전과 걸프전 당시에는 해상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중 무려 33%가 잠수

함에서 발사되었다. 해양통제가 확보되지 않은 전쟁 초기에 수상함에 의한 지상타격

과 정보수집 임무는 피격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잠수함에 의한 임무수행은 필수

적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시킨 것은 C4ISR 능력과 무장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합동작전과 군사력 투사 개념의 발전과 함께 9.11 테러와 함께 등장한 선제의 개

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시독트린의 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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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대에 따른 잠수함의 역할변화

(?)

지상타격

특수전지원

대잠전

정보수집

대수상전

1770 1914 1945 1990 2019

1차 세계대전 이전 1, 2차 세계대전 냉전시대 냉전시대 이후

Ⅵ. 결론

지금까지 잠수함이 수행하는 임무와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해전사

를 통한 잠수함의 임무수행 사례에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

지 분석해 보았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수상전을 목적으로 잠수함이 개발되기

는 하였지만 잠수함의 무장과 성능이 열악하여 전장에서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하

였다.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에서는 통상파괴전을 통해 효용성을 입증하게 되었으

며, 대수상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당시는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이 해군력 

건설이 목표였던 시기로 잠수함은 상대국의 제해권을 저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

행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전장 환경이 급변하게 되었으며 잠수함은 예전

처럼 대수상전 임무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냉전시대에는 잠수함이 핵무기

의 대표적인 운용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상대국의 잠수함에

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냉전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개발된 원자력 잠

수함과 잠수함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러한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당시 미

국과 구 소련은 상대국의 해안에서 정보수집 임무와 전략잠수함에 대한 대잠전 임무

를 수행하였다. 냉전시대가 종료되고 잠수함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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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군사력 투사를 위한 무기체계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무기체계의 개발과 도입에 있어서 해당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어떠한 위력을 발휘

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무기체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어 왔으며 추세는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잠수함의 개발과 도입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프로젝

트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무기체계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다.  

Ⅳ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잠수함에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는 가에 따라 잠수함에 

의한 해전의 결과가 극대화되기도 하며,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1,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두 국가는 통상

파괴전에 잠수함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의 해군력과 전쟁물자 수송에 큰 피해를 입

혔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잠수함을 통상파괴전에 집중 투입하지 않았

으며 군수물자 수송 등 효과적이지 못한 작전에 투입함으로써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

과를 맞이하였다. 이후 현대전에서 가장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는 미국이

며 다양한 임무를 잠수함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비해야 할 해전의 

양상은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며 이는 군사력 투사나 연합·합동작전의 형태가 될 것이

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도 지상타격이나 특수전  지

원, 정보수집 임무는 잠수함에게 주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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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n the Change in Submarine Roles in Naval 
Warfare: Based on Warfare Paradigm

38)Jang, Jun-Seop *

The longing for submarine manufacture and the fear of her power had 

exited for a long time, but submarine that could submerge and attack 

was built from 20th century by science technology development. The 

question, 'Submarine can exercise her power in naval warfare?' had 

exited before World War Ⅰ, but the effective value of submarine was 

shown in the procedure of a chain of naval warfare during World War Ⅰ 

and World War Ⅱ.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made the best use of 

submarines at that time. The submarines of these nations mounted fierce 

attack on the enemy's battleships and merchant ships and blocked the 

sea lanes for war material. These fierce attack on ships became 

impossible After World War Ⅱ, and the major powers reduced and 

coordinated the defence budget, so they considered the role of 

submarine. However, submarine is still powerful weapon system because 

she can secretly navigate under the water,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ce in the navy.  

The aim of this thesis is analyzing submarine roles in each naval 

warfare and integrating maritime strategy and weapon system 

technology into her roles. First, the research about represent submarine 

roles like anti-surfaceship warfare, anti-submarine warfare, intelligence 

gathering, land attack, supporting special operation and mine landing 

warfare will be presented, then the major naval warfare where submarine 

participated(during ex-World War Ⅰ, World War Ⅰ, World War Ⅱ, The 

Cold War Era and post Cold War) and the analyzing of submarine roles by 

* Lieutenant Commander of the ROK Navy, Combat System Researcher in Defenc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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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will be presented.

Submarine was developed for anti-surfaceship warfare during 

ex-World War Ⅰ but could not make remarkable military gain in naval 

warfare because her performance and weapon was inadequate. 

However, the effective value of submarine in the procedure of a chain of 

naval warfare was shown during World War Ⅰ and World War Ⅱ. The 

major powers put battleships into naval warfare undiscriminatingly to 

command the sea power and submarines did massive damage to enemy 

navy power, so put a restraint the maritime power of enemy, and blocked 

the sea lanes for war material. 

After World War II, the battlefield situation changed rapidly and the 

concept of preemption became difficult to apply in naval warfare. 

Therefore, the submarine was unable to concentrate on anti-surfaceship 

mission. Especially during the Cold War era, nuclear submarine came to 

appear and her weapon system developed rapidly. These development 

gave submarines special missions: anti-submarine warfare and 

intelligence gathering. At that time, United States and Soviet submarines 

tracked other nation's submarines loaded with nuclear weapons and 

departing from naval their base. The submarines also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volume of ships and a coastal missile launching site 

in company with this mission. 

After Cold War, the major powers despatched forces to major troubled 

regions to maintain world peace, their submarines approached the 

shores of these regions and attacked key enemy installations with cruise 

missiles. At that time, the United States eased the concept of preemption 

and made the concept of Bush doctrine because of possible 911 

terrorism. The missiles fired from submarines and surface battleships 

accurately attacked key enemy installations.

Many nations be strategically successful depending on what kind of 

mission a submarine is assigned. The patterns of future naval warfare 

that my country will provide against will be military power projection 

and coalition/joint operations. These suggest much more about what 

future missions we should assign to submarines.

Key Words : Submarine Maritime Strategy, Change in Submarine Roles, Anti-surfaceship 
Warfare, Anti-submarine Warfare, Intelligence Gathering, Land Attack, 
Supporting Special Operation, Mine Landing Warfare, Maritim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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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ical Challenges, the Concepts of Preemption, a War Based on 
Intelligence Superiority, Organic Join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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