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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2022년 5월에 발행된 육군비전 2050과 국방비

전 205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래전 환경은 계속 변

화하고 있으며 전쟁의 주체와 수단도 다양해짐에 따라

한반도 전장환경에 부합한 혁신적인 전투체계의 개발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첨

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것은 AI, 무

인·로봇 등을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첨단 핵심전력,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R&D 및 전력증강체계 등에 있어 경쟁우위의 AI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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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육군의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Army's Development of Combined Combat 
System with Manned and Unmanned Forces 

박상혁*, 남궁승필**

Sang-Hyuk Park*, Seung-Pil Namgoong** 

요 약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 출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병역제도와 인사제도를 유지한 상태

로는 감축한 36.5만 명의 육군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국가방위 최후의 보루로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와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도 있지만, 개인의 전투력을 극대화시켜 일당백의 용사를 만들고 적보다 우세한 기동력을 통해 부족한 병력 수를 극

복하는 방안도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전투력과 기동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를 통해 병력 부족의 해결은 물론,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래 전장환경을 분석하고

육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작전수행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어 : 대한민국, 미래, 전투체계, 무인지상차량, 무인체계

Abstract In Korea, the birth rate is rapidly decreasing in the 21st century. Accordingly, if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and personnel system are maintained, it will be difficult to maintain even the number of the Army 
reduced to 365,000. Nevertheless, the Army has a mission to protect the country from external aggression as 
the last bastion of national defense. To fulfill this mission, there are ways to improve the military service and 
personnel system, but there are ways to maximize individual combat power to create one warrior that is worth 
a hundred and overcome the insufficient number of troops through superior mobility to the enemy. This study 
studied how to solve the shortage of troops as well as strengthen combat power through a combined combat 
system that can maximize individual combat power and mobility by applying the latter concept, and further 
analyzed the future battle environment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army's combined combat 
system.

Key words :   Republic of Korea, Future, Combat System, Unmanned Ground Vehicle, Unmann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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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개인간의 결투(Dual)가 확대된 것을 전쟁으로 가정하

였으며 이러한 전쟁의 승리는 개인과 소부대 전투의

승리가 누적된 결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나폴레옹

전쟁에서처럼 전투의 승리가 전체전쟁의 승리로 연결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개인과 소부대 전투의 승리는

확실히 대부대 전투의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창끝부대의 전투력 강화는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결국, 본 연구는 이러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동향을 고찰 및 분석하여

미래 우리나라 육군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Ⅱ. 유·무인복합체계의 이해

국방분야에서 유·무인 관련 용어는 국방전력발전훈

령, 국방기획관리훈령, 군수관리법 등 전력발전 업무의

근간이 되는 기획문서나 법령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

어 있으며 공통된 인식을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통

일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에 육군은 지난 2019년 12월

교리 선행연구를 통해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 개념과

운용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유·무인복합전투

체계는 불확실한 전장 상황에서 생존성, 작전지속성,

다기능성 등의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하기 위해 유인과 무인체계의 내재된 강점을

결합시켜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으며

[1] 이러한 유·무인전투체계의 운용목적은 전장상황에

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표적획득 및 정확한 타

격능력을 확대하며 유인전투원의 생존성 강화를 위해

수색정찰 및 폭발물 처리 등 위험한 임무는 무인전투

체계를 활용한다. 즉, 전투지원과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무인 전투체계를 운용하여 효율성을 확대하고 AI기반

결심지속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정확한 판단 및 결심주

기를 단축하는 것이다[2]. 이러한 무인체계는 무인지상

차량, 무인항공기, 무인잠수정 등 특정 전장상황에서

기존의 유인전투체계와 무인장비를 네트워크로 통합

운용하여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명피해 최소화

및 인력절감 등 기존의 인간 위주의 전투체계를 보완

하는 복합체계라고 정의하였다[3].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2020)
그림 1. 대한민국 육군 무인전투 체계
Figure 1. South Korean Army Unmanned Battle System

더 나아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인간이 통제하는

유인체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무인체계와 협업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며 유·무인

협업작전은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인명

손실을 예방하며 결정적으로 군사작전 목표에 기여하

는 것이다[4]. 또한, 유인체계보다 먼저 투입·운용하여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제거하거나 유인체계와 팀 및 협

업작전으로 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전투력을 보존

하고 전력운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운용하

여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5]. 이러한 무인

체계 기술혁신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군 구조에 무

인기술이 급속히 통합되고 로봇관련 획득사업이 새로

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

술, 교육훈련 등 대응이 요구되며 지상·항공·해양 무인

체계를 통합하여 무인체계 기술을 개발 및 운용 관리

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6].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2022)
그림 2. 무인체계 진화
Figure 2. Unmanned System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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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 전장환경 및 유·무인복합체계 논의

3.1 유·무인 전투체계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육군이 직면한 안보위협과 도전요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력감축으로 인한 부대 수가

감소하고 작전지역이 확장되면 제대별 추가 전투력을

요구 할 것이다. 또한, 병사 복무기간 단축은 전투 숙

련도를 저하시키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투수행 능력

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4∼5세대 수준의

해·공군 대비 노후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의 경우, 합동

성 차원에서 전력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인명

중시 사상 확산으로 인권을 중시하고 국제사회 규범과

여론의 영향으로 인명손실 최소화를 위한 新 전투체계

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

기체계의 발전은 육군의 새로운 탈출구를 제공할 것이

며 혁신적인 무기체계의 탄생은 전장을 주도하고 전쟁

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판단–결

심–대응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견(先見)-

선결(先決)-선타(先陀) 체계가 확장 및 구현될 것이다.

그림 3. 전투체계
Figure 3. Combat system

이는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대량살상 능력이 증

대되며 인명피해가 증대되면서 전투원 생명보호가 가

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방호력을 증강시켜 개인

방호체계를 고도화함은 물론, 무인 전투체계를 활용한

전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3.2 전쟁주체, 수단, 영역의 변화

미래전 환경변화는 3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전쟁주체의 다양화이다. 국가는 미래에도 전쟁의

주요 행위자이며 주체가 된다. 즉, 첨단기술발전과 사

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군과 민간영역과의 경계가 희미해짐에 따라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다.

둘쨰, 전쟁수단의 발전과 방법의 혁신이다. 4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전쟁의 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전쟁 수행개념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

히, 첨단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미래 전쟁의 수단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전장영역의 확대이다. 전통적인 지상·해상·공

중 영역을 넘어 우주·사이버 및 인간의 인지영역까지

확대되고 우주영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

으며 사이버영역의 우세를 확보하고 정보 및 심리전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미래전 환경변화는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감시 및 지휘통제, 타격체계의 도

달거리 증가와 전장영역의 확장과 영역의 교차현상이

심화된다. 즉, 타 영역의 능력을 통합운영하여 각 영역

간 상호보완하는 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2022)
그림 4. 대한민국 무인체계
Figure 4. Unmanned system in South Korea

3.3 전쟁사례에서 도출된 유·무인체계 효과

최근, 전쟁사례를 살펴보면 유·무인 복합체계를 운

용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과성을 극

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22년 발발한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은 다양한 정

찰 및 공격드론을 운용하여 러시아 군(軍)을 공격하였

고 특히, 터키에서 도입한 바이락타르 TB2 약 30여 대

로 러시아 군의 전차 및 장갑차를 공격하였다. TB2는

정찰 및 공격드론으로 최대속도 200km/h, 작전고도

5,500m, 운항거리 300km의 재원을 자랑하고 있다. 또

한, 미군으로부터 100여 대의 스위치 블레이드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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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공격용으로 운용하였는데 스위치 블레이드는 자

폭용 드론으로 무게 54kg, 유효사거리 40km의 재원으

로 전차 및 장갑차 공격용으로 적합한 무기이다. 이러

한 우크라이나 무인체계 운영개념을 볼 때, 앞으로 대

한민국 육군에 주는 교훈은 주요 전투부대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운용개념을 혁신하여 인명피해를 최소

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

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pinterest.co.k
그림 5. 바이락타르 TB2
Figure 5. Bayraktar TB2

3.4 외국군 사례

미(美) 육군 교육사는 SMET(Squad Multi-purpose

Equipment Transport), 미(美) 해병전투 연구소는

GUSS(Ground Unmanned Support Surrogate) 프로젝

트를 추진하고 있으며[7], 미(美) 국방부는 무인지상차

량(UGV; Unmanned Ground Vehicle)에 대한 상호 운

용성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여러 업

체는 다양한 종류의 무인지상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8]. 미(美) 육군 교육사는 합동군(Joint Force)의 교전

거리에 관한 초점이 지금까지 5km에서 500km 범위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미래 전투에서는 5m에서 5km에

걸친 교전에 대한 소규모 부대들의 합동작전을 통한

전장우위 유지가 중요한 사항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전

장환경에 부합하는 부대로 Multi-Domain Dragoon

Squad(다영역 기병분대)를 제안하고 있다[9]. 또한, 1대

의 자율기동 로봇 지원차량과 1대의 자율 간접화력 지

원차량, 12대의 무인기를 편제하는 형태로 구상되고 있

다[10].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군(軍)은 무인 험비차량

(HMMWV)은 국경순찰, 정찰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

고 전투지원을 위한 원격조종 무장장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험비에 통합된 로봇키트에는 항법요소, 조향,

상황인식, 임무계획, 영상·데이터 처리를 위한 준 가시

선 통신장치 등이 포함되 있다[11].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2022)
그림 6. 미(美) 육군 무인체계
Figure 6. United States Army Unattended System

Ⅳ. 결 론

한국형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운용간 고려사항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유인 전투원의 임무수행이 제한되거

나 기피하는 4D 임무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

인체계에 의한 살상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

인 전투체계에 의한 제한사항은 유인체계에 의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한

단계별 적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

로 유인중심으로 무인체계를 활용하거나 유인중심으로

무인운용을 확대하거나 무인운용 중심으로 유인지휘

등으로 구분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운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 전투원이

수행하는 위험 임무를 무인 전투체계로 대체해야 한다.

② 보급 수송 등 단순임무는 무인체계 단독임무를 수

행하도록한다. ③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등 유인 전투원

의 생명을 위협하는 임무에는 무인체계가 유인 전투원

을 선도하거나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유인 전투체계를 무인 전투체계가 엄호하는 임무를 수

행하고 유인 전투체계와 무인 전투체계가 협동작전을

수행한다. 이러한 미래전 환경과 미래전 전망을 바탕으

로 대한민국 육군은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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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야 하며 이는 무인 전투체계와 인간 전투원이

결합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군사혁신 측면 강조되

는 측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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