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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을 통해 상용기술이 비약적으로 발  4

전하면서 상용드론의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현재 . 
발전하고 있는 군사과학기술이 지금까지 존재해 온 대부분의 
전쟁수행개념을 바꾸어 놓을 만큼 혁명적이라는 점을 최근의 
전쟁 사례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군은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의 접근이 제  
한 되거나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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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여 전투원 손실을 최소화한 가운데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미래 전장에서 드론의 군사적 유용성을 입증하
였다 드론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군사 선진국만이 가능한 것. 
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년 월 일에 발발한 아제르바. 2020 9 27
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은 공격드론을 광범-
위하고 공세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군은 제한전 성격의 전쟁에서 . , 
드론이 전장의 결정적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1] 이는 드론전쟁의 서막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현재 우 
리 군이 추진하는 드론전투체계 전력화에 시사 하는 바가 크
다.

드론전투체계는 육군의 드론봇전투체계에 포함되어 추진되  
고 있는 것으로 아직 본격적인 전력화에 착수하지 못한 로봇
과 달리 육군의 차세대 무기체계로 주목을 받고 있다.[2] 드론 
전투체계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
과 함께 부대와 병력 수를 줄이고 이로 인한 숙련된 전투원의 , 

드론전투체계 발전방향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을 중심으로 - - -

Development of Drone Comba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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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나타난 드론의 활약은 드론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에   - . 
본 연구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의 결과를 분석하여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중소국에서도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
있는 게임체인저로 드론을 광범위하고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드론전투. , 
체계를 분석하여 드론에 대한 전장운용개념 드론으로 편성된 부대구조 발전 드론 획득체계 개선 및 기타 고려사항의 발전, , 
방향을 제시하였다 병력감축과 국방개혁의 변화 속에서 드론전투체계의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또한 미래 북한과 . . ,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발전방향을 조속히 실행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 ABSTRACT ]

  The drone's performance in Azerbaijan-Armenia war showed a new aspect of war: drone wa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Azerbaijan-Armenia war to derive implications that even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such as Azerbaijan can use drones in a wide range and aggressively as a game 
changer of battlefield. In addition, the acquisition systems and operation methods for drones of Azerbaij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compared in this study. Through this, we analyzed the drone combat system 
in the ROK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operational concept and structure for drones, the 
improvement of the drone acquisition system, etc. Amid the changes in troop reduction and defense reform, 
the drone combat system is an inevitable option. In addi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threats of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uture, drone combat system has to be adopted and its development is 
necessary.

Key Words 드론전쟁 드론전투체계 작전개념과 구: drone war( ), drone combat system( ), operational concept and structure(
조 획득체계) acquisi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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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예상되는 육군에게 생존성을 높이면서도 기동성과 치
명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또한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대비. , 
한 차세대 게임체인저 를 구축하는 데도 (Next Game Changer)
큰 역할을 하리라 예상된다.[3]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드론전투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총 장으로 구성하였다 장 서론에 이어 장4 . 1 2
에서는 드론전쟁의 서막이라 평가되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
아 전쟁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장에서는 . 3
이를 근거로 육군의 드론전투체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분석과 시사점2. -
년에 발발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은 나고르노  2020 -

카라바흐 라는 지역을 두고 아제르바이- (Nagorno-Karabakh)
잔군이 아르메니아군을 상대로 드론을 매우 광범위하고 효과
적으로 사용한 사례이다.[4] 본 장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 -
니아 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전쟁의 경과를 알아본 뒤 이 전쟁, 
이 드론전쟁의 서막 이라 평가되는 이유와 드론전투체계 관점‘ ’
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쟁경과 및 드론운용2.1 
년 월 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2020 9 27 , -

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아제르바이잔군이 . 
이 지역의 마르투니 라는 마을을 공격하면서 양국은 ‘ (Martuni)’
계엄령 동원령을 선포하였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전투가 치· , 
열해지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5] 

그림 나고르노 카라바흐 일대의 분쟁지역1. - [6]

Fig. 1. Dispute Areas of Nagorno-Karabakh Region

아제르바이잔군은 개전 초부터 공격드론을 공세적으로 운용  
하여 아르메니아군의 전차 및 장갑차 방공무기 등을 파괴하였, 
으며 아르메니아 대공방어 체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 [
림 2][7]처럼 구소련 시대의 기를 무인화하여 활용하는 등 AN-2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8] 전쟁의 장기화와 군인 및 민간 
인 등 사상자가 지속 발생하자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개전 

일만인 월 일에 아제르바이잔의 압도적인 승리로 휴전45 11 10
이 조인되었다 이로 인해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에게 . , 30
여 년간 빼앗겼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되찾게 되었다- .

그림 아제르바이잔군의 드론전투 수행방법2. 
Fig. 2. How to operate Azerbaijani drones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 대해 포브스 지  - (Forbes)美 
는 아제르바이잔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으며 광범위한 드, 
론 운용을 통해 미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9] 이에 드론이 정규전에 핵심전력 
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 첫 사례로 두 나라가 보유한 드론 현
황을 비교하고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군을 상대로 압승,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공격드론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시
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드론 현황3. -
Fig. 3. Azerbaijan-Armenia Drone Status

아르메니아군은 년부터 자체 개발한 정찰드론을 운용   2011
중이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군은 자체 개발보다는 이스라엘. , 
과 터키로부터 우수한 성능의 정찰 및 공격드론을 신속히 도
입하여 기존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싸우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등 군사혁신을 추진하였다.[10] 그 결과 그림 과 같이 아제 , [ 3]
르바이잔군의 드론전력은 정찰드론 종 공격드론 중에 무장형 5 , 
종 자폭형 종 등 종을 보유하게 되어 정찰드론 종만을 1 , 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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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아르메니아군을 압도하게 되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표 과 같이 터키제 무장형 공격드론   < 1>

바이락타르 이하 와 이스라엘제 자폭형 공격드론 ‘ TB2’( ‘TB2’)
하롭 이 견인하였다 는 터키의 바이카르사에서 개발한 고‘ ’ . TB2

정익 형태의 드론으로 주요제원은 길이 날개폭 6.5m, 12m, 
작전반경 체공시간 시간이며 기체에 대전차미사일 150km, 24 , 
등 스마트탄 발을 장착하여 타격할 수 있다4 .[11] 또한 하롭은  , 
이스라엘 사가 개발한 드론으로 주요제원은 길이 날IAI , 2,5m, 
개폭 작전반경 체공시간 시간이다 하롭은 발3m, 1,000km, 6 . 
사대에서 이륙하여 상공에서 비행을 하다가 목표에 자폭하는 
공격드론이다.[12] 아제르바이잔군은 년 월에 를 2020 6 TB2 , 

년에 하롭을 각각 도입하였다2011 .

표 아제르바이잔이 운용한 공격드론1. 
Table 1. Attack drones operated by Azerbaijan

구 분 생 산 형 상 주요제원

바이락타르 
TB2

터키
바이카르社

길이  · : 6.5m
날개폭  · : 12m
작전반경  · : 150km
체공시간 시간 · : 24
무장 스마트탄 발 · : 4

하롭
이스라엘

IAI社

길이  · : 2.5m
날개폭  · : 3m
작전반경  · : 1,000km
체공시간 시간 · : 6
무장 탄두  · : 23kg 

특히 는 개전초 아제르바이잔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  , TB2
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드론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
투입되어 일 동안 아르메니아군 전차 대 장갑차 대24 138 , 49 , 
야포 자주로 대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탑재 차량 대 / 1167 , 47
등 총 대를 파괴하여 아르메니아군에 약 억 달러 이상의 887 10
피해를 줬다.[13] 네덜란드 전쟁연구단체 는 이 전쟁에서  ORYX
발생한 두 나라 장비 피해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였는데,[14] 표 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아제르바이잔 < 2>
군 공격드론의 성과를 작성한 것이다. 

표 아제르바이잔 공격드론 주요 성과2. 
Table 2. Azerbaijani attack drones' key achievements

전략시설 전차 장갑차 포 자주포/ 다련장로켓

개소21 대138 대49 대167 대90

레이더시스템 전자전시스템 지프 트럭/ 지대공미사일시스템

대16 대2 대386 대31

이 전쟁결과로 아제르바이잔군은 아르메니아군에게 억 달  38
러 규모의 엄청난 장비 손실을 입혔고 전쟁 배상금으로 , 500
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며,[15] 여 년간 빼앗겼던 나고르노 카 30 -
라바흐 지역을 되찾게 되었다.

드론전투체계 관점에서의 시사점2.2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의 경과 및 결과를 통해 드론  -

전투체계 관점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드론전투체계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  , ‘

인저 가 될 수 있다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은 완벽한 승리’ . 
를 거뒀으며 그 승리의 주역은 와 하롭 같은 드론전투체, TB2
계였다.[16] 아르메니아군은 년 아제르바이잔군과의 전투에 2016
서 다수의 드론을 격추했다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군은 아제. , 
르바이잔군이 드론 전력화를 등한시한 채 지상군 위주의 제병
협동전투를 준비했다.[17] 하지만 아제르바이잔군은 다시 공격드 
론을 활용하여 아르메니아군을 공격함과 동시에 전 과정을 

에 실시간 공개하는 등의 심리전을 병행하였다 전쟁 막바SNS . 
지에 아르메니아군이 러시아군 전자전 장비를 지원받아 아제
르바이잔군의 드론공격에 대항했지만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에
는 역부족이었다.[18] 결국 여 년간 아르메니아에게 있었던  , 30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통제권은 드론이라는 게임체인저- ‘ ’
에 의해 아제르바이잔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둘째 아제르바이잔군은 초기동전  , (hyper-maneuver war) 
형태의 드론 운용개념을 구현했다 초기동전은 적이 인지하더. 
라도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이
다.[19] 아제르바이잔군은 정찰 공격드론을 공세적으로 운용하면 ·
서 근접지역에서는 아르메니아군 전차 및 장갑차를 실시간 감
시 및 타격으로 무력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종심 및 후방지역. 
에서는 지휘소 및 병참시설 방공시설 등 지속지원 시설을 타, 
격하였다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군은 기동 화력 정보 기능의 . , · ·
동시 통합성을 달성하여 아르메니아군을 심리적으로 마비시켜 ·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우리나라 육군의 . 
드론봇전투체계 비전 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적 전투‘ 2030’

수행개념과 유사하다.[20]

셋째 중 소국들도 드론을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 ·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국방예산은 억 달러 . 20
미만이다 하지만 대에 억원인 를 터키로부터 도입하여 . 1 60 TB2
작전적 종심에 대한 정밀타격을 실시했다.[21] 이와 같은 의  TB2
활동은 미국의 드론 대당 억원MQ-9( 360 [22] 과 비교해봐도 전)
혀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가의 드. , 
론 개발이 제한되는 중 소국들은 상용드론의 도입 기존 정찰· , 
드론을 공격드론으로 개량하는 등의 새로운 군사력 건설 방향
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  , 
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23]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군 방 
공시스템을 정찰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를 무인화하AN-2
여 기만용으로 활용하였고 공격드론으로 타격하였다 북한의 , . 
경우에도 기 여대AN-2 300 ,[24] 드론 여대를 보유하고 있 1,000
을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에는 자폭형 공격드론 여대도 포, 100
함되어 있다.[25] 이와 같은 북한의 공중위협을 고려할 때 우리  
군도 대드론체계 의 조기 전력화가 (Counter-drone system)
시급하다.

드론전투체계 발전 방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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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육군의 지상전 수행개념은 기반의 지휘결심체계를   AI 
중심으로 드론과 로봇 플랫폼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다양한 안
보환경에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 
우리나라 육군은 미래 지상전투체계인 체계를 가ArmyTIGER
시화해 나가고 있다.[26] 이와 같은 체계를 구성하 ArmyTIGER
는 핵심전력 중 하나가 드론봇전투체계이고 이것은 년까, 2030
지 육군의 전 제대에 전력화될 예정이다.[27] 육군은 년 드 2018
론봇전투체계를 최초로 소요제기 한 이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고 년대 중반까지 드론 위주의 전, 2020
력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시사점을 바탕. 
으로 육군의 제대별 전장기능별로 전력화될 드론전투체계의 발·
전방향을 운용개념 부대구조 획득체계 기타 고려사항으로 , , ,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드론전투체계 운용개념 발전과 정보 공유3.1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사례를 보면 신개념의 무기  -

체계인 드론에 대한 운용개념을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따라 전
력건설 방향이 달라지고 전투수행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운용개념의 설정은 전력구조 즉 무기체계를 . , 
도입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8] 하지만 소요기획단계의  
소요제안서나 소요제기서에서 운용개념의 부실문제가 계속 거
론되고 있다.[29]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기획연구실에서 무기체 
계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념연구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명확한 , 
운용개념의 정립 없이는 드론전투체계의 적시 전력화는 제한
되거나 제대별 운용의 중복으로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림 드론봇전투체계 운용개념도4. [29]

Fig. 4. Conceptual diagram of dronebot combat system

그림 는 드론봇전투체계의 전장운용개념이다 그러나 이   [ 4] . 
운용개념도만으로는 무기체계의 연구자들이 얻고자 하는 작전
운용성능을 도출할 수도 없고 소요기획 실무자들이 해당 무기,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염출할 수도 없으며 전투발전부서에서 , 
참고할 전투발전요소들도 식별하기가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운. 
용개념은 앞서 언급한 이해당사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개념정의부터 구성요소와 기술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30] 이때 본 연구처럼 관련 전쟁이나 전투 사례의  
교훈을 분석하여 반영하고 야전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될 , 
운용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 , 

는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로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과의 적시적인 기술교류도 필수적이다 즉 드론전투체계. , 
에 대한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 관 군 산 학 연이 · · · · ·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 미국의 드론 관련 로드맵3. 
Table 3. Drone-related roadmap in the United States

로 드 맵 발행기관

Unmanned Aerial Vehicles Roadmap 
2000 2025∼ DoD

Unmanned Aircraft System Roadmap 
2005 2030∼ DoD

U.S.Army Roadmap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2010 2035∼

U.S.
Army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2011 2036∼ DoD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2013 2038∼ DoD

Unmanned Aircraft System Service Demand 
2015 2035∼

U.S.
Air Force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2017 2042∼ DoD

이와 관련하여 군사 강국인 미국은 드론을 본격적으로 도입  ,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전장운용개념을 포함한 로드맵을 표 <

과 같이 외부에 공개하였다3> .[31] 드론과 관련된 방산업체 연 , 
구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체적인 , 
드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드론. 
전투체계가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하고 나아갈 발전방향을 작성한 후 외부에 공개하여 앞서 언
급한 민 관 군 산 학 연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 · · · .

드론 부대구조의 단계적 편성3.2 
드론전투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에 맞는   

부대구조가 필요하다 부대구조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와 . “ ?”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를 분석하여 반영된 무기체계와 이를 “ ?”

운용하는 부대구조가 결합하여 전장에서 최적의 전투력을 발
휘하도록 편성된다.[32] 드론전투체계로 편성된 부대구조는 과학 
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어야 한다3 .

첫 번째 단계는 전문부대 편성이다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 
예하에 편성된 드론봇전투단 이 여기에 해당된다 드론봇전투‘ ’ . 
단은 드론봇전투체계로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부대이
다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인 드론봇 무기체계는 년에 최. 2018
초로 소요제기가 이루어졌다 드론은 상용기술의 급격한 발전. 
으로 중장기 전력소요에 정찰 및 지원드론을 중심으로 상당부
분이 반영되었으나 로봇은 야지 전장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율기술의 제한으로 년대 중반까지는 무인수색차량 이외2020
에는 전력화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드론봇전투단을 편성한 이. 
유는 현재의 여단급 전투수행개념과 다른 전투수행방법 즉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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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깊은 정찰 및 감시와 타격 지휘결심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 
접근이 필요하고 전투원의 성격이 전문적 성격의 기능을 보유
한 전투원들로 편성되어 일반적 전술전기를 보유한 전투원과
는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부대는 앞으로도 제 작전사령부 등 . 2
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추가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단계는 전투수행기능별 드론봇 부대편성이다 전문  . 
부대인 드론봇전투단은 전장기능 중 하나인 정보에 속하여 전
력화가 가능한 정찰드론을 중심으로 정보병과에서 통제하는 
기능부대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상용드론 시장의 급. 
격한 성장은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전투수행기능까지 모두 지
원 가능한 드론들을 등장시켰다 이로 인해 부대구조도 전문. , 
부대에서 제 전투수행기능별 부대로 확대 편성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따라서 향후 드론전문부대는 제대별로 전투수행 대 . 6
기능 발휘가 가능하도록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단계는 전 제대 유 무인 복합편성이다 첫 번째와   · . 
두 번째는 드론전문요원으로 편성된 부대별 전장기능별 별도
의 부대편성이었다면 마지막은 부대원 모두가 임무에 맞는 드, 
론을 휴대하거나 조종하여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육군은 년까지 드론과 로봇전력을 전력화시켜 유 무인 복2030 ·
합전투체계를 편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33] 분대급은  
초소형 정찰 및 자폭형 공격드론 중대급은 정찰 및 공격드론, 
에 더해 수송용 드론 등이 편성된다 그리고 대대급 이상은 대. 
드론지원체계에 포함되는 방호드론 등이 편성된다 단계 부대. 3
구조로 편성된 부대는 유 무인 복합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
는 임무 안정적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치명성을 향상시키, 
는 전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적시 전력화를 위한 획득체계 개선3.3 
현재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고난이도 연구개발 사  

업에서부터 단순한 성능개량 사업까지 획일적인 획득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첨단 기술변화에 민감한 드론봇전투체계의 전. 
력화를 현재의 획득절차를 적용할 경우 소요결정부터 전력화
까지 년이 소요되어 안보위협에 적시적인 대응이 제한10 20 , ～
되는 실정이다.[34] 이로 인해 급변하는 첨단기술 변화에 민첩 , 
하게 대응하지 못해 무기체계의 기술 진부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 산업 관련 첨단기술  4
을 적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맞춤형 획득체계 정립이 필요하
다 드론 로봇 등 차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기술발전이 빠른 . , 4
전력 교체주기가 빠른 구성품에 대해서는 소요결정 전 민간과 , 
군의 요구사항을 받아 과제를 선정한 뒤에 단기간에 신속연구
개발 및 신속구매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 , 
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 간에 안보위협에 적시
대응 여부 및 기술 진부화 등을 고려 획득기간 단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

첫째 무기체계 분야의 획득제도 개선이다 첨단 기술을 적  , . 
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 내에서 지금까지 시행
하던 일반 무기체계 획득절차와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소요결정 전 민간과 군의 요구를 . , 
받아들여 과제를 선정하고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연구개발 및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요. , 
군이 모두 획득체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
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 간소화다 전력지원체계는 연  , . 
구개발에 평균 년 개월이 소요되고 이를 개조구매로 소요2 10 , 
군에 들여오더라도 평균 년 개월이 소요된다1 8 .[35] 군내 상용 
드론의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면 첨단기술의 적시적인 전
력화가 달성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국내 상용드론 생. , 
산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 
수요가 창출되어야 국내 업체의 매출이 증대되고 수익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 군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에 근접하는 제, 
품의 생산 등 드론 생태계의 선순환 여건이 조성된다 따라서 .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드론 획득 시 소요, 
검증 및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생략하며 시험평가, , 
는 항목을 최소화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운용 중인 품목을 , 
개조 구매 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우수상용품 시범사업 간에는 군 운용에 맞도록 변경. 
이 필요한 품목에는 구매요구서를 개정하여 상용품 개조구매
로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드론의 경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  
우가 많다 플랫폼에 임무장비만 별도로 부착하면 감시정찰이. 
나 공격드론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 물품을 수송하는 수송용 , 
드론이 될 수도 있다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 
필요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드론의 적기 전력화는 전력지원체계 사업으로 추진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3.4 
드론전투체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다  

음가 같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드론전투체계의 보안강화이다 기상이 갑자기 변  . 

하거나 정비 조종사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드론이 제 임무를 , , 
완수하지 못하고 적지 혹은 제 국의 손에 들어갔을 때 상용드3 , 
론을 군사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거나 정비할 때 드론을 통해 , 
얻은 첩보를 상용망 또는 전술통신망을 통하여 송 수신할 때· , 
이 밖에 많은 상황에서 기체와 기체에 들어있는 첩보에 대한 
보안 대책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크기가 작은 초소형 드론. , 
봇에 적합한 암호모듈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공역관리를 위한 군 통합관제체계 구축이다 전   . 
세계적으로 항공교통이 대중화되고 항공 노선이 다양해짐에 , 
따라 이미 공역은 복잡한 상태이다 이렇게 협소한 공역에서 . 
수많은 드론들을 운용하게 되면 공중충돌의 위험이 증가되고 
관제 소요도 늘어난다 더욱이 소형드론의 경우 크기가 작고 . , 
수량이 많아 위치추적이 더 힘들고 취미용 완구 레크레이션 , , 
드론까지 합쳐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따라서 공중충돌을 . 
회피하는 시스템이나 무인기 전용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공
역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주파수 확보이다 주파수 자원은 국가자산으로 무  . 
한정 공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상 해상, , ,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전장에서 수많은 무기체계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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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되고 있다 향후 민 관의 주파수에 대한 소요가 급증함에 . ·
따라 드론에 소요되는 주파수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더욱이 무기체계 혼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
서라도 주파수에 대한 운영계획과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 
해서 제대별 주파수를 통합하거나 주파수의 공간을 분리하고, ,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등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하고 주, 
파수 대역폭을 줄이던지 공유주파수를 활용하는 등의 최신기
술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은 드론전투체계의 표준화 추진이다 표준이란 공통적  . 
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 
것으로 해외에서는 합동 및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 
절감하며 민과 군을 통합하는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 . 
에 는 표준화협정을 통해 동맹국 간에 표준화 전담기구NATO
를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다 표준화가 된다면 하나의 지상통. 
제국 에서 여러 대의 기종을 운용하(Ground Control Station)
거나 지상통제국가 파괴되었을 때 지상통제국에서 드론을 , A B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드론 제작업체에서도 불필요한 연. , 
구개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운. , 
용개념처럼 민 관 군 산 학 연이 함께 협력하여 드론전투체계에 · · · · ·
대한 표준화가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

결 론4. 
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은 표 처럼 국민 인당   2021 , < 4> 1 GDP

가 달러로 개발도상국 수준이고4,639 ,[36] 군사력도 세계 위  64
수준이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37] 
서 드론전력 구축을 위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였다 그 결. 
과 아제르바이잔군은 터키와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공격드론을 , 
공세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수백 대 이상의 전차 장갑, 
차 포병 방공무기 등을 파괴하였다 또한 이전 전쟁에서 상, , . , 
실한 개 도시 개의 마을과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5 291
수 있었다.

표 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군사력4. 2021 [36][37]

Table 4. Military Power of Azerbaijan and Amenia in 2021

구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인구 명( ) 10,205,810 3,021,324
영토( )㎢ 86,600 29,743

언어 아제르바이잔어 아르메니아어
종교 이슬람 96% 동방정교회 기독교( )

군사동맹 터키 지원 투르크계( ) 러시아와 방위동맹
달러GDP( ) 4,639 4,672

국방비 달러( ) 억22.65 억6.34
병력 명( ) 440,000 259,300
전차 대( ) 1,052 210

장갑차 대( ) 1,450 750
자주포 대( ) 242 40
견인포 문( ) 307 130

로켓포병 대( ) 245 65
전투기 대( ) 12 4
헬기 대( ) 105 56

이와 같은 아제르바이잔군의 사례를 봤을 때 드론은 전쟁이  
나 전투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주 수단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 -

서도 드론이 대부분의 작전이나 전투에서 주요 수단으로 등장
하고 있다.[38] 이에 따라 미래전쟁에 대비하고 병력감축이라 , , 
는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 군에게 드론전투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드론을 활용하여 어떻게 임무를 완수하  
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능력의 드론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운, 
용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드론전투체. , 
계에 적합한 부대구조를 과학기술발전추세와 맞추어 진화적으
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드론전투체계의 획득체계 또한 기. , 
술성장속도에 상응할 수 있는 맞춤형 획득체계가 도입되어 안
보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보안 공. , 
역 주파수 표준화 등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드론, , , 
전투체계는 아제르바이잔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군에게도 게‘
임체인저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처럼 우리 군이 드론전투체계 발전을 통해 향상된 전투능  
력을 갖추게 된다면 현존 주변국 비전통 등 전방위 위협에도 , , 
효과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고,[39]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군사과학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 
구에서 제시한 드론전투체계의 발전방향은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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