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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각광을 받고 있  4
는 과학기술의 총화 중 하나가 드론이다 이런 드론은 우리사. 
회 곳곳에서 무인 자율화를 주도하여 인간의 삶은 윤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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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분야의 핵심 전력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戰力

특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 - (2020. 9. 12 11. 10)∼
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은 공격드론 과 자폭드론 의 (TB-2) (Harop)
작전효과를 동시에 통합한 드론 기동전을 수행하여 아르메니
아의 제병협동부대를 일거에 격파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팔레. , -
스타인 분쟁 에서는 초정밀타격드론 을 (2021. 5. 7 21) (MQ-9)∼
운용하여 핵심표적을 제거하는 핀셋작전(Decapitation 

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드론은 더 이상 전장의 Operation) . , 
보조적 수단이 아닌 주 수단으로 격상되었다 향후 이와 같은 , .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이고 전쟁이나 전투에서 드론이 차지하, 
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드론은 군사적 활용에 있어서 전술한 것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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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전쟁의 보조 수단이 아닌 주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사용 드론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이 집. , 
약되어 있고 이것이 불시착하거나 탈취되어 적대세력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 군도 첨단과학기술, . 
군을 표방하면서 드론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닐 것이다 마침 과기정통부에서 탐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과기정통부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를 활용한 군사용 드(KPS) . KPS
론의 위치추적 및 회수체계를 구축한다면 안정적으로 군사용 드론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나라의 최첨단 . , 
군사과학기술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

  Drones are emerging as a primary means rather than a secondary ones to wage war around the world. For this 
reason, military drones are concentrated in a country's science and technology, and if they are crash-landed or are 
seized and fall into the hands of hostile forces, it can be fatal to national security.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are no exception as it is spurring the deployment of drones while advocating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forces. Just in time,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promoting the Korean Satellite Navigation 
System (KPS) project that provides search and rescue services. Therefore, if the ROK armed forces establish a 
location tracking and recovery system for military drones using KP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t will be possible to stably operate military drones. Through this, the ROK armed forces is able to protect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in time of emergency.

Key Words : 군사용 드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Military Drones( ), Korean Positioning System(KPS)( ), Positioning & Rescue 
위치추적 회수체계Sys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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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작전임무 간 고장이나 통제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적진
에 불시착하거나 적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취약성이 존재
한다 이 경우 드론의 무장 센서 암호모듈 등 우리 군의 첨. , , 
단기술과 보안체계가 적에게 노출되어 장차 심각한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최첨단 드론을 전자공. , 
격으로 포획하여 분해한 후 역설계를 통해 스텔스 공격드론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군사용 드론은 어떤 상황에서.[1] 
라도 그 위치가 추적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년부터   2035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 

과 연계하여 불시착 또는 탈취당한 Positioning System, KPS)
드론을 추적 및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 
위해 가 제공하는 가지 서비스를 설명한 후 이중 탐색, KPS 5 , ‘
구조 서비스 의 군사적 적용 방안을 위협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2. 제공 서비스KPS 

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반도을 중심으  KPS
로 반경 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0km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이다 이런 는 정지궤도위성 기와 . KPS 3
경사궤도위성 기 예비 기 포함 로 구성되어 있다5 ( 1 ) .

그림 1. 위성 형상과 궤도KPS [2]
Fig. 1. KPS Satellite Shape and Orbit[2]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운용되는 기동체는 전자와 후자로부  , 
터 동시에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정확한 위치나 항적을 식별할 
수 있다 는 다음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각의 세부. KPS 5 ,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용 위성합법시스템 서비스
현재 미국의 나 러시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의 와 유사GLONA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하게 다영역 기동체에게 위치정보를 송신하는 서비스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
첫 번째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위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송신하는 서비스로 일종의 위성 기반
의 오차보정시스템(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이다.

  ③･④ 미터 센티미터 급 서비스(m) (cm)･
메가시티에서 운용되는 이나     UAM(Urban Air Mobility)

또는 군에서 운용하는 드론UGM(Urban Ground Mobility), 
이나 로봇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미터급 정확도의 위치정
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영역 기동체는 운용 목적 운행 시. , 
간 지형의 복잡성 등에 따라 미터 와 센티미터 급 서비, (m) (cm)
스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⑤ 탐색구조 서비스 
현재 조난구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COSPAS-SARSAT(International Satellite System For 
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선박이나 항공기Search and Rescue)

가 조난될 경우 장착된 비컨 센서로부터 발생한 신호(Beacon) 
발신자 위치정보 가 위성에 전달되고 조난신호를 수신한 ( ID, ) , 

위성은 지상 기지국과 조난 주변의 선박들에게 조난선박의 정
보를 동시에 송신하여 신속한 탐색과 구조가 가능한 서비스다
[3].

그림 2. 시스템COSPAS-SARSAT [4]

Fig. 2. COSPAS-SARSAT System[4]

전술한 탐색구조 서비스 는 다른 네 가지와는 다르게 위성  ‘ ’
과 다영역 기동체 간 위치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특징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탐색구조 서비스 를 이용하여 . ‘ ’
불시착한 드론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 
고적으로 년 다부처 기획협의회에서 진행된 탐색구조 서2020 ‘
비스 수요조사에서는 해양경찰청만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년부터 년까  KPS 2018 2019
지 사전 기획연구를 수행했고 년 월부터 다부처와 기획,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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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부처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KPS . 
후 년 월 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2021 6 KPS
고 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년부터 를 구성하는 , 2022 2027 KPS
기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7 [5].
이처럼 사업은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 등을 제  KPS , , 

공하기 위해 우주체계 위성 뿐만 아니라 지상체계 기지국 그( ) ( ), 
리고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체계 통신 가 함께 개발 및 ( )
구축되는 국가사업이다 년부터 시범서비스가 제공. 2024 KPS 
될 것이고 위성배치가 완료되는 년부터 전술한 가지 서, 2035 5
비스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역에 제공될 것이다1,000km [6].

3. 군사용 드론의 탐색구조 서비스‘ ’ 적용 방안

탐색구조 서비스 적용 대상3.1 ‘ ’ 
우리 군은 전술적 수준부터 전략적 수준까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군용 드론에 탐색구조 서. ‘
비스 를 적용할 수는 없다 탐색구조 서비스 는 가 제공하’ . ‘ ’ KPS
는 가지 서비스 중 한 개이고 이것 또한 군 전용이 아니고 5 , 
용량 또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협별 작전임무의 . 
중요도에 따라 탐색구조 서비스 를 적용해야 할 드론을 한정‘ ’
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협을 구분한다 첫째 현존 위협  . . . 
이것은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이 . , 
전술 핵을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위기가 한
반도에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술 핵을 중심으로 한 .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한반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WMD) 
현존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잠재적 위협 이것은 . , . 
주변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을 의미한다 현재 인도 태평양 . -
지역에서 미중의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 . 
중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이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비전통적 위협 이것은 초국가. , . ･
비군사적 위협으로도 불리는데 와 같은 전염병 이, COVID-19 , 
상기후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이버 테러 국제 범죄활동 , , 
등을 의미한다[7].

하지만 비전통적 위협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  
서 모두 다룰 수가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염 폭. , , 
설 등 이상기후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인류의 생존을 위
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전통적 위협 중 자. , 
연재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탐색구조 서비스 를 적용할 수 있는   ‘ ’
드론은 표 과 같이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에서 년부터 [ 1] 2019
운용하고 있는 육군혁신학교에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 
진은 년 육군혁신학교에 입교한 육군 구성원 명을 대2020 200
상으로 미래 위협별로 필요한 드론은 무엇인가 라는 빅 퀘“ ?”
스천 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들은 집단지성을 발(Big Question) . 
휘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연구진은 이것들을 재, 
조직 하여 표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Reorganization) [ 1]
다.

표 1. 위협별 탐색구조 서비스 가 필요한 드론‘ ’
Table 1. Drone for ‘Search & Rescue Services’ by Threat

구 분 탐색구조 서비스 제공 드론‘ ’ 

현  존
위  협

( )①

북한 지도부 대량살상무기 국경, (WMD), ∙ 
등을 정찰 감시 및 타격할 수 있는 드론, 
이와 연계된 특수작전부대에 장비 물자를∙ ･
재보급하는 드론

잠재적
위  협

( )②

우리 도서에 대한 강점이나 해상 봉쇄를∙ 
시도하는 주변국을 정찰 감시하고 필요시, ･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드론

비전통적
위  협

자연재해( )
( )③

피해지역을 장기간 정찰 감시할 수 있고,∙ ･
인명구조가 가능한 드론

기  타
( )④

근접전투와 전술한 상황에서 전투원을∙ 
응급수송할 수 있는 드론

표 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장거리 정찰 감시 및 타격  [ 1] , (･ ① +
장기 체공), (② ① + ② + 장거리 수송), (③ ① + ③ + 인명구), ④

조(① + ② + ③ +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에 탐색구조 ) ‘④
서비스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략적 수준에서 ’ . , 
운용되는 드론과 전투원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용되
는 드론에 탐색구조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 .

군사용 드론의 불시착 탈취 상황 예측3.2 ·
군사용 드론이 전술한 위협별로 불시착 및 탈취될 수 있는   

상황을 가시화하기 위해 년 육군혁신학교 참여자 명 2020 200
중 무인체계 및 우주 분야 전문가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30
실시하였다 이때 상황 발생 시기는 년으로 지정했다 그 . 2035 . 
이유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는 시기가 년이기 때문KPS 2035
이었다.

인터뷰 결과 군사용 드론이 불시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  , 
자공격 명 대공사격 명 지형간섭 명(12 , 40%), (8 , 26.7%), (5 , 

기상 명 휴먼에러 명 등이 도출되었16.7%), (3 , 10%), (2 , 6.6%) 
다 여기서 전자공격 은 북한과 주변국의 공격 재밍. ‘ ’ EMP , , 

교란 등과 전자파 공격이나 교란을 의미한다 다음으로GPS . , 
지형간섭 은 드론이 개마고원과 같은 고지대의 영향으로 네트‘ ’

워크가 단절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기상 은 폭우 폭설. , ‘ ’ , , 
강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드론에 대한 통제능력이 상실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휴먼에러 은 운용자의 부주의나 . , ‘ ’
정비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드론의 기능고장 상태를 의
미한다.

즉 이들은 북한과 주변국의 전자전 능력 북한의 산악지형   , ,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을 고려하여 군사용 드론
의 불시착 상황을 그림 과 같이 예상한 것이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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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격 명12 (40%)

대공사격 명8 (26.7%)

지형간섭 명5 (16.7%)

기상 명3 (10%)

휴먼에러 명2
(6.6%)

상황
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그림 3. 군사용 드론의 불시착 상황
Fig. 3. The Emergency Landing Cases of Military Drone 

실제로 이란은 년 월 그림 처럼 재밍  , 2011 12 [ 4] GPS 
을 통해 미군의 (Jamming) ‘ 센티널 무인기RQ-170 (Sentinel)’ 

를 나포했다[8] 이후 이란은 을 분해한 후 역설계 방식. RQ-170
으로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년 월 스텔스 , 2016 10
기능을 갖춘 공격용 무인기 사에게 개발에 성공했‘ (Saegheh)’ 
다[9]. 

그림 이란의 미군 스텔스 무인 공격기 나포 방법4. [10]

Fig. 4. How to intercept the US RQ-170 Sentinel of Iran[10]

다음으로 군사용 드론이 탈취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이버   , 
침투 명 공간정보 조작 명 특수작전 명(14 , 46.7%), (9 , 30%), (4 , 

범죄활동 명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공간정13.3%), (3 , 10%) . , ‘
보 조작 은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를 통해 드론이 운용되는 메’
타버스 나 디지털 트윈 과 같은 차(Metaverse) (Digital Twin) 3

원 공간정보를 조작하여 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 
특수작전 은 적대세력의 인간정보자산에 의해 범죄활동 은 ‘ ’ , ‘ ’

국내 또는 국제사회의 범죄활동에 의해 군사용 드론이 탈취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년이라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현존 잠재적 및   2035 , , 
비전통적 초국가 비군사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 ) ･
이나 테러가 현재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전 . , 
세계가 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초연결됨에 따라 적대세력과 4
범죄조직의 활동이 지금보다 더 지능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이들은 그림 와 가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이  , [ 5]
버 위협의 증가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연결 네트워
크가 전술한 군사용 드론의 탈취 상황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이버 
침투

명14 (46.7%)

공간정보 
조작

명9 (30%)

특수작전 명4 (13.3%)

기타 명3 (10%)

상황
인원 1 2 3 4 5 … 8 9 10 … 14 15

그림 5. 군사용 드론의 탈취 상황
Fig. 5. Hijacking of Military Drones 

여기서 사이버 침투 는 사전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러스를   ‘ ’
드론에 침투시킨 후 운용 시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해킹을 통
해 드론이 획득한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년 이. 2009 , 
라크 반란군들은 스카이그래버(Skygrabber)라는 소프크웨어를 
사용하여 미군의 드론을 해킹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미군 드. 
론이 전송하는 영상정보를 사전 확인하여 미군의 공격표적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공격을 회피할 수 있었다.[11] 또한 , 
이란혁명수비대는 년 미군의 통신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2019
미군 드론을 불시착시켰다 당시 미군은 해킹당한 드론의 회수. 
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밀폭격하려고 했다 이때 이란혁. 
명수비대는 미군의 지휘통제망에 침투하여 그림 과 같이 미[ 6]
군 전투기가 불시착한 드론을 폭격하는 영상정보를 공개했
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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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군 전투기가 해킹당한 무인기를 폭격하는 영상6. 
Fig. 6. The Footage of US Military Bombing Its Hacked Drone

군사용 드론의 위치추적 및 회수 방안3.3 
불시착 또는 탈취된 군사용 드론의 위치를 추적하고 신속    

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제 조난구조시
스템인 를 벤치마킹 할 수 COSPAS-SARSAT (Bench-marking)
있을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이 군사용 드론이므로 불시착 또. , 
는 탈취 시 송출되는 신호가 암호화되어 있어야 하고 이 신호, 
는 위성을 통해 지정된 지구국 에 수신되어야 한KPS ( )地球局
다[13] 여기서 지구국은 위성이나 우주선과 . 통신하기 위해 지
상에 설치한 무선국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에게 . , 
전술한 신호가 노출되어 불시착 또는 탈취된 군사용 드론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탐색구조 서비스 가 적용되는 군사용 드   ‘ ’
론은 암호화된 비콘이 장착되어야 하고 작전보안을 유지하기 , 
위해 사이버와 물리적 침투가 허용되지 않는 군 전용 지구국
의 운용이 필요하다 전술한 사항을 고려하여 불시착 또는 탈. 
취된 군사용 드론의 위치추적 및 회수 방안을 시나리오식으로 
군에서 상황판단 결심 대응 의 툴 로 사용 중인 ‘ - - ’ (Tool) F2T2EA
(Find-Fix-Track-Target-Engage-Assess)[14] 절차에 따라 ’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탐지 (Find)-1
군사용 드론은 작전임무 간 고장이나 통제능력이 상실      

되는 상황 또는 적대세력이 군사용 드론을 탈취하는 상황, 
이 발생하면 암호화된 비콘 신호를 자동적으로 송출된다. 
이와 동시에 회수 후 불시착 또는 탈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영상센서를 활성화하여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

에 저장한다er) . 

    ▢2 탐지 (Find)-2
정지 경사궤도위성은 불시착 또는 탈취된 군사용       KPS ･

드론으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곧바로 지정된 , 
군 전용 지구국으로 송출한다 이때 적을 기만하기 위해 . 
가짜신호 도 함께 송출한다(Fake Signal) .

    ▢3 탐지 (Find)-3
군 전용 지구국은 비콘 신호의 암호해제를 통해 불시착       

또는 탈취된 군사용 드론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 확인 , 
시 그 주변에서 운용되고 있는 무인체계 항공기 함정 등 , , 
다영역 정찰 감시체계와 회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
부대에 관련 정보를 송신한다.

    ▢4 식별 추적 & (Fix & Track)
다영역 정찰 감시체계는 특수임무부대가 도착하기 이전      ･

에 불시착 또는 탈취된 군사용 드론 주변을 중첩하여 감
시한다.

    ▢5 표적선정 (Target)
특수임무부대는 해당 지역에 접근하여 회수 가능 여부      

를 판단한다.

    ▢6 교전 평가 & (Engage & Assess)
가능 시 기체를 회수하고 불가능 시 주요 무장 센서      , , , 

암호모듈 비행기록장치 등을 회수한 후 기체를 현장에서 , 
폭파시킨다 접근이 제한되는 적진이나 해저 등지에서는 . 
민간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초정밀타격체계나 무인체계
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폭파한다 작전통제본부는 회수한 . 
비행기록장치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불시착 원인을 확인하
고 영상센서로부터 수집된 영상 이미지 음성 정보를 확, , , 
보하여 적대세력의 여론전 대민피해 책임 규명 및 보상 , 
등에 대비한다.

위와 같이 절차에 따라 작성한 전술한 시나리오  ‘F2T2EA’ 
를 가시화하면 다음 그림 와 같다[ 7] .

그림 7. 군사용 드론의 위치추적 및 회수 방안
Fig. 7. Location tracking & recovery plan of Military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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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4.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군  KPS 
사용 드론의 위치추적과 회수 방안을 발전시킨다면 다음과 같
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군 독자적으로 위  , . 
성 사업을 추진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군이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
해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국방예산을 최소화하KPS
면서 불시착 또는 탈취된 군사용 드론의 위치추적 회수체계를 ·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 관 군 산 학 연이 연계된 국방 를 촉진할 수 있  , · · · · · R&D
다 군은 첨단과학기술군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회 과학기술 . ,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처럼 군. 
에서 개념을 제공하고 민 관 산 학 연에서 개념을 구현할 수 있· · · ·
는 과학기술력을 제공한다면 국방 가 촉진되어 군은 단기, R&D
간 내에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15].

셋째 국가 우주능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 . 
적은 과기정통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전자통(KARI) 
신연구원 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군의 수요를 반(ETRI)
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추진 사업에 군이 수요를 제기함. 
으로써 우주 사업은 공공부문을 넘어 안보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가 지속된다면 우주 사업의 저변이 확. 
대되고 이를 통해 국가 우주능력은 가일층 발전할 것이다, [16].

마지막으로 군사용 드론은 유사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고  , 
유의 망을 사용하여 작전을 간단없이 수행해야 하는 측면GPS
에서 우리나라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을 독자적으로 (KPS)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결 론5. 

  본 연구에서 우선 위협별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의 (KPS)
탐색 구조 서비스가 필요한 군사용 드론을 식별했다 이후 육. 
군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군사용 드론의 불시착 및 
탈취 상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통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군사용 드론의 위치추적 및 회수 방안을   

절차를 적용하여 제시하였다‘F2T2EA’ .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여러 옵션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민 관 군 산 학 연의 전문가들이 집단. , · · · · ·
지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안들을 축적하고 이것들을 빅데이, 
터 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위성항법(Big-data) . , 
시스템 을 활용하여 불시착하거나 탈취된 군사용 드론(KPS)
의 위치추적 및 회수 방안을 상황에 따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 관 군 산 학 연의 초월적 협력이 · · · · ·
필요하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사업은 군이 아닌 정(KPS) 
부 과기정통부 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사( ) . , 
업을 주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
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KARI), 

신연구원 등과 같은 연구기관과도 충분한 소통을 이어(ETRI) 
나가야 한다 즉 군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사용 드론의 위치. , 
추적 및 회수가 왜 중요한지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는 의미이다.

본 연구가 이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시금석이 되고, 민 관 군 산 학 연의 도전적인 후속연구의 마· · · · ·
중물이 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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