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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식과 정보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접어들

면서, 세계는 이미 각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

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진 각 국가들은 미래 유

망기술을 발굴, 선정하여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

을 위해 각 분야마다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산업화 하고자 하는 관심과 열

망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지

난 2005년부터 미래 유망기술을 예측하고 발굴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미래기술을 총망라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여 미래기술 탐색체제의 토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를 가동하여 전세계적으로 수집된 

8,000여 개의 유망기술 후보군 기반의 미래기술 지식베이스를 정밀 검증

하여 압축된 600여 개의 기술 중 트렌드 부합성과 트렌드 변화와 연동된 

급부상성, 향후 산업적 파급력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친 『2014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의 R&D 동향보고서입니다. 미래유망기술 10선

의 개별 기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고자 집필된 것으로, 모쪼록 본 

보고서가 관련 과학기술 정보를 국내에 확산시키고, 미래 유망기술의 전

략적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각계각층의 연구개발 활동에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집필한 저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담긴 분석 내용은 저자의 개인 의견이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4년 12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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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필요성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앞서 나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매우 크다. 이 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그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미 일

정한 ‘판정’을 내려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유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판정’에는 일정한 관점과 가치가 반영되므로 이러

한 정보에 담긴 다양한 ‘성분’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나서, 거기에 담긴 정보

를 활용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미래사회전망’, ‘미래기술예측’, ‘유망기술선정’ 

등의 활동을 경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각종 ‘미

래기술정보’, ‘미래기술 아이템’, ‘유망기술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대개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미래 성장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것

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기술정보’는 정보 생산 주체의 향후 

사업/투자계획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일종의 근거 자료로서 산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기획활동과 관련된 주체의 목표와 가치가 반영되게 마련이다. 따라

서 관련 주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생성된 맥락과 이용자의 맥락은 서로 차

이날 수 밖에 없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각자의 판단을 위해 

‘탐색(scanning, monitoring)’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미래기술정보를 탐색하여 앞날을 전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핵심 정보를 효

율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이를 평가하는 데에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하기 때문

이다. 이용자 개개인은 연구자, 연구그룹, 연구기관, 기업, 국가 등 각 주체들

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탐색하여 제공한 ‘미래기술정보’ 결과를 무조건 

1) 보고서의 서론은 KISTI 기술정보분석센터에서 발간한 미래기술백서 2014｣와 이준영,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 ie매거진 19권 3호 (2012)를 보완 ž 가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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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예측의 원천에 따른 미래기술예측 기법의 유형 분류[1]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용자 스스로 ‘미래기술정보’를 탐색하기도 어려

운 실정인 것이다. 

  이용자 역량의 한계뿐만 아니라, 현재 각 기관에서 생성된 미래기술정보 

역시, 정보의 생성 및 생성된 정보의 지속적인 유지 ž 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계가 드러난다. 미래기술을 예측하고 전망할 때에, 각 단계마다 다양한 

정보와 이를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결합할 수 있는데, Popper2)는 이

를 4개의 예측 원천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였다(그림 1-1). 

  (1) 전문성(expertise)은 개별 전문가들의 숙련 지식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을 활용하는 방법, (2) 상호작용(interaction)은 전문가들간, 또는 비전문가들과

의 민주적 참여와 교류를 활용하는 방법, (3) 창조성(creativity)은 뛰어난 식견

을 지닌 개별 전문가의 통찰력, 천재성을 활용하는 방법, (4) 증거(evidence)는 

2) Popper, R., 2008, How are foresight methods selected foresight 10, pp. 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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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있는 문헌, 통계, 지표 등의 분석 방법들을 가리킨다. 이상적으로는 이

러한 방법들이 자료수집/분석→종합/모델링→우선순위/선정→세부전략기획 등

의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결합(Koivisto3), 2009)되어야 하나, 실제 현실에서는 

특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단계가 생략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국의 미래기술예측 및 전망 활동을 위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광범위한 

사전 탐색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국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이 주로 단기적인 결과물 산출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미래 예측/전망이 철저한 자료조사/분석 결과보다는 참여한 전문가의 ‘전

문성’, ‘통찰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활용되는 자료나 정보 또한 

참여한 전문가들의 정보력에만 국한되어 지나치게 주관적인 견해에 좌우된

다. 이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미래기술예측에 광범위한 사전탐색(horizon 

scanning)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정 전문가의 시

각에만 편중된 미래기술탐색 활동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관련 정보와 괴리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을 동원하여 도출한 아이템의 활

용성도 시간에 따라 점차 낮아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전문가 편향성, 정보 갱신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KISTI의 미래기술탐색활동은 (1)문헌계량분석 기반의 유망기술 영역 탐지, (2) 

미래기술 지식베이스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이

번 2014년에 발표한 미래유망기술은 지난 2012년도부터 구축한 「미래기술 

지식베이스」기반의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도출되

었다.

1-2.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

3) Kolvisto, R., Wessberg, N., Eerola, A., Ahlqvist, T., Kivisaari, S., Myllyoja, J., Halonen, 

M., 2009, Intergrating future-oriented technology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6, pp.1163-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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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래기술 지식베이스｣ 구축 프로세스

  KISTI는 20년 가까이 전세계 과학기술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글로벌 

동향 브리핑, GTB)를 수집 · 생성해오고 있다. GTB정보는 전세계에 분산된 

100여명의 전문리포터 체제를 가동하여 생성되며, 이들은 주요 과학기술동향

정보의 게이트키핑(gate=keepig) 역할을 통해 전세계 주요 정보를 신속히 선

별하고, 이를 우리말로 가공하여 한해 7~8천여 건 (누적 20만여 건) 이상의 

정보를 구축한다. 현재 GTB는 한해 신규 정보에 대한 조회건수가 매년 200만 

회를 상회할 정도로 인기 콘텐트이지만, 정보가 지나치게 ‘시드형(seed)’에 가

까운 ‘날 것(raw data)’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KISTI 기술정보분석센터는 2007년도부터 내부에 

NEST(New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y)체제를 시범 구축하고, GTB를 

포함한 각종 seed형 동향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시그널을 탐색하

고, 여기서 발굴된 정보를 매년 KISTI유망기술 선정 작업에 반영해왔다. 그러

나 NEST는 내부 분석체제에 머무르고, GTB는 계속해서 ‘날 것’ 그대로 이용

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 8 -

[그림 1-3]  ｢미래기술 지식베이스｣ 기술정의서 내용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12년 KISTI 기술정보분석센터는 GTB를 포함

하여 KISTI에서 생성되는 각종 과학기술 모니터링 정보 1만 5천 건을 국내외 

유수 기관에서 이미 선정한 미래기술 아이템들과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국내외 여러 기관들에서 선정 · 발표한 미래기술아이

템은 다양하게 넘쳐난다. 이들 아이템에는 각 기관이 ‘미래기술’ 또는 ‘유망기

술’로서 평가한 고유 기준에 따른 관점과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제

반 여건과 관련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므로 미래기술 아이템들은 발표 이

후에는 계속해서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놓이게 되고, 당연히 선정 당시 적용

한 기준과 관련 정보들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유망기술로 주목받

는 아이템들의 변동 상황에 대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KISTI 기술정보분석센터는 지난 2012년, 최근 5년간 미국의 MIT

와 테크캐스트(TechCast),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연구소(NISTEP), 영국의 시그

마 스캔(Sigma Scan) 등을 위시한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미래기술 아

이템 약 7,300여 건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유사 아이템들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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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

하여 ‘어젠다 대응성’, ‘기술실현시기(5-10년)’, ‘국가 전략적 중요성’, ‘시장 확

대 가능성’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500대 기술로 선별/압축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다(그림 1-2). 그 후로 매년 지속적으로 50여 개 기술을 추가하고, 기존 

기술을 재검토하여 2014년 현재, 최종적으로 590대 기술에 대해 ｢미래기술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의 개요, 기술성, 시장성, 계량분석 결과, 관련 

모니터링 정보로 구성된 기술정의서를 각 아이템별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

다(그림 1-3). 

  ｢미래기술 지식베이스｣는 국내외 각 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미래기술을 선

별하여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하고, 미래기술에 대해 일목요연하

에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해당 미래기술 아이템에 대한 환경변화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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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4 KISTI 미래기술 유망기술 10선

  2014년도 미래유망기술 10선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축해온 미

래기술 지식베이스 기반의 KISTI 미래기술 탐색체제를 본격 가동하여 도출하

였다. 먼저 국내외 유수 기관들이 주목하는 미래기술의 망라적 정보(｢미래기

술 디렉토리｣)를 활용하고, KISTI 자체 논문‧특허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유

망영역 정보(｢매크로 모니터링｣), 글로벌 트렌드 및 이슈 기술 분석 결과(｢글
로벌동향브리핑｣, ｢이슈기술프리즘｣)를 종합하여 약 8,000여 개의 유망기술 

후보군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후보 기술군은 해당 기술의 추세 파악을 위한 ｢
미래기술 스코어보드｣ 및 미래기술 지식베이스의 종합분석 정보를 결합한 정

밀 검증 과정을 거쳐 600여 개 기술로 압축하였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부합

성(국가적 미래상, 사회 메가트렌드, 기술 메가트렌드를 결합)과 트렌드 변화

와 연동된 급부상성, 향후 사회 ž 경제적 파급력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

쳤다.

   미래유망기술 도출의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인 트렌드 부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적 미래상과 사회 메가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술적 변화상(기술 메

가트렌드)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적 미래상으로 미래기술 지식베이스

에서도 활용된 국가중점과학기술 5대 목표인 ‘건강한 사회’, ‘스마트한 사회’, 

‘창의적 융합사회’,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자연과 사회’를 설정하였다. 사

회적 메가트렌드 측면에서는 미래사회니즈(needs)로서 도시화, 세계화, 연결

성 및 융합화, 디지털화 가속, 지능화, 개인화, 지속가능성을 설정하고, KISTI

가 지난 9년간 선정 ž 발표한 미래유망기술을 매핑하였다. 그 결과, 기술 메가

트렌드로 ‘생체모방연계기술’, ‘인간복지기술’, ‘체험중심 기술부상’, ‘클라우드 

환경 제공’, ‘ICT기반 융복합기술’, ‘안전 및 보안 기술’, ‘고효율 및 친환경 기

술 지속 성장’, ‘투명화 및 경량화’ 등을 도출하였다.

  2014년 선정한 미래유망기술 10선은 이러한 기술 메가트렌드를 토대로 후

보 기술군 중에서 사회ž경제적 파급성, 트렌드 변화와 연동된 급부상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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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14 미래유망기술 10선 도출 프로세스

[그림 1-6] 국가적 미래상과 사회 메가트렌드에 일부 투영된 기존 KISTI 선정 

미래유망기술 (2007-2013년)
핵심 기준으로 하여 최종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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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미래유망기술 기술 정의

1
4D 프린팅

(4D printing)

다중적 3D프린팅을 통해 복합물질을 형성하고 
자가 변환(self transformation)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삽입하는 기술로, 인간의 개입 없이 가
열, 진동 및 중력부터 공기역학까지 각기 다른 
에너지 원천에 의해 자극을 받아 자가 조립이 
가능한 기술

2
클라우드 환경 

보안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
으로 인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누출·훼손(개인
적 차원), 서비스 접속 지연·중단(조직적 차원)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안 기술

[표 1-1] 2014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

[그림 1-7] 기술 메가트렌드와 2014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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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유전학 기술
(Optogenetics)

빛을 이용하여 유전적으로 조작된 신경세포를 
선택적으로 흥분 혹은 억제시키는 방법을 이
용한 기술

4
리튬-황 전지

(Lithium-Sulfur 
Battery)

양극(cathode)에 황 나노물질을 이용하여 음극
(anode)에서 리튬과 결합해 Li2S를 형성하며 
고용량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전지 기술

5
생체모방로봇

(Biomimetic robot)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나 곤충, 물고기 등의 기
본구조, 원리 및 매커니즘을 모방하여 생활에 
필요한 도구나 신기술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산업, 군사, 환경 등 전 분야에서 활용됨

6

자가면역질환 
치료기술 

(Autoimmune 
Therapeutics)

인체의 면역체계(면역세포)가 이상을 일으켜 
자신의 세포나 조직을 적으로 인식하여 공격
하는 자가항체를 만들고, 그로 인해 염증이 일
어나는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 류
마티스성 관절염, 전신홍반성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다발성 경화증, 건선, 천식, 궤양성 대
장염, 아프타구내염, 난치성 갑상선질환, 1형 
당뇨병, 원형탈모 등 100여 가지 질병)을 치료
하는 기술

7
지능형 교통시스템 

V2X 기술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
과 지속적으로 상호 통신하며 교통상황 등 각
종 유용한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는 기술

8
학습 분석 기술

(Learning analytics)

학습 분석기술은 학생으로부터 발생하는 산발
적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

9
무인수송기술
(Unmanned 
Vehicles)

자동차, 비행기, 배 등에 사람이 타지 않고 원
격으로 조종하여 운행하는 무인자동차, 무인항
공기, 무인선박 기술로 농수산업, 물류 배송 
등 실생활에 적용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기술

10
메타물질 응용 

기술 
(Meta-material)

음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 물체를 타
고 휘돌아나가 마치 물체가 보이지 않게 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전자파, 통신, 운송, 위성, 국
방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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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국가 미래상별로 2개 기술이 선정되었는데, 건강한 사회에서는 ‘자가면

역질환 치료기술’과 ‘광유전학 기술’, 스마트한 사회에서는 ‘생체모방로봇’과 

‘학습분석기술’, 창의적 융합사회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보안기술’과 ‘4D 프린

팅’, 안전한 사회에서는 ‘무인수송기술’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V2X 기술’, 지속

가능한 자연과 사회에서는 ‘리튬황전지’와 ‘메타물질 응용 기술’이다. 각 기술

별 간략한 기술 정의를 [표 1-1]에 나타내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무인수송

기술’ 가운데 무인항공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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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항공기 개요

2-1. 무인항공기 개념 및 정의

○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의 원격조종 또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를 말한다. 이와 같은 항공기를 지칭하는 대

표적인 용어들로는 UAV, ROA, RPA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무인항

공기 또는 UAV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는 “원격으로 작

동되는 비행체(ROA: Remotely Operated Aircraf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RPA(Remotely Piloted Aircraft)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비행체“라는 

의미로서 ROA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즉, ROA는 비행체를 원격으로 조

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비행체를 의미하며, RPA는 원격으로만 조

종되는 비행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ROA가 RPA보다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 국방장관실에서는 무인항공기(UAV)를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역

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조종으로 비행을 하며, 무

기 또는 일반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비

행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취미용 무선조종 항공기는 무

기 또는 일반화물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무인항공기는 지금까지 주로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유명한 무인항

공기로는 미 해군의 파이오니어(Pioneer), 미 공군의 Darkstar, 글로벌 호

크(Global Hawk)와 프레데터(Predator) 등이 있다. 

○ 무인항공기는 비행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적 영토 내에서의 

정찰활동이나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정찰활동 등 위험한 임무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광활한 농경지에서 작물들의 상태를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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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이 오랜 시간 지루하게 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무인항공기는 군사용으로만 개발되어 왔으며, 최근 

상업적 목적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무인항공기는 곧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무인항공시스템 구성

○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체 뿐 아니라 비행을 통제하는 시스

템, 비행체를 이륙, 착륙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비, 인력 또는 시스템이 필

요하며,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를 무인항공시스템(UAS: 

Unmanned Aerial System)이라고 한다. 무인항공시스템은 무인비행체, 지

상통제소, 이착륙 통제소로 구성된다. 

○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용어는 2005년 연방항공청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같은 해 미 국방부의 “무인항공시스템 로드맵 2005-2030“을 통해서도 무

인항공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가. 무인비행체(Unmanned Aircraft)

○ 무인항공시스템 내에서 실제 비행을 하는 비행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인항공기라는 용어는 무인항공시스템의 무인비행체를 뜻한다. 동체에 

대한 날개의 고정 여부에 따라 고정익, 회전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

양한 형태의 무인비행체가 존재한다. 

○ 무인비행체에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 원격 조종을 위한 통신장비, 감

시정찰을 위한 카메라 등이 탑재된다. 또한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센서가 

탑재되며, 군사용 무인항공기에는 각종 무기가 탑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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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각종 무인비행체 

나. 지상통제소(GCS: Ground Control Station)

○ 무인항공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통제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상 통제시설을 지상통제소라고 말한다. 지상통

제소에서 조종사는 마치 무인항공기에 탑승한 것처럼 무인항공기를 지휘, 

통제할 수 있으며, 무인항공기가 감시, 정찰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즉, 

지상통제소는 기존 유인항공기의 조종실을 지상에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조종에 필요한 각종 컴퓨터, 통신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 

○ 지상통제소 설치 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항공기의 특성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능력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상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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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GDT: Ground Data Terminal)가 사용된다. 지상송수신기와 무인항공기

간에 가시선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시선 확보를 위해 지상중계기나 

공중중계기가 사용된다. 

○ 일반적으로 대형 무인항공기는 원거리 통신 및 정확하고 정밀한 통제를 

위해 고정된 혹은 차량에 탑재 가능한 형태의 지상통제시설이 구축되며, 

소형 무인항공기는 휴대용 무선원격조종기로 운용되기도 한다. 

○ 지상통제소의 목표는 조종사가 마치 무인항공기에 탑승한 것처럼 무인항

공기를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종사가 무인항

공기가 위치한 곳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종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9> 지상통제소(좌)4)와 휴대용 무선원격조종기(우)5)

다. 이착륙 통제소(LRS: Launcher and Recovery Station)

○ 이착륙 통제소는 무인항공기를 이륙 및 착륙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이며, 

이착륙 시에는 기상이나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원거리에서 모

니터를 통해 조정하는 지상통제소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이착륙 

조종을 수행한다. 

4) http://www.defenseindustrydaily.com/uav-ground-control-solutions-06175

5) http://www.uasvision.com/2012/01/19/uav-factory-launches-new-portable-universal-groun 

d-control-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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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이착륙을 위해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중･소형 무인항공기는 보통 이륙을 위해 레일 형태의 소형 발사대를 이용

하며, 착륙을 위해서는 좁은 지역에서의 운용을 위해 낙하산이나 그물을 

이용한다. 

○ 중･소형 무인항공기의 경우 이륙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석궁과 같은 형태

의 발사대를 이용하거나 무인항공기에 로켓부스터를 장착시킨다. 

* 출처: 교통안전공단,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제도 구축 연구, 2009 

<그림 1-10> 각종 발사방식 

* 출처(좌): 유용원의 군사세계, 남아공의 Vulture TUAV system, 20066) 

* 출처(우): 교통안전공단,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제도 구축 연구, 2009 

<그림 1-11> 각종 회수방식 

6)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6&pn=0&num=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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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용 무인항공기 기술 동향과 전망

3-1. 군사용 무인항공기 개요

○ 2002년 11월, 미 공군의 무인항공기7) 프레데터(Predator) RQ-1이 차량 한 대를 

쫒아가면서 높은 고도에서도 정확하게 지상표적을 확인하고, 헬파이어 대전차

(AGM-114) 공대지 미사일를 발사하여 한번에 명중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그 

차량에는 카에드 세니안 알 하르티가 타고 있었으며, 그는 알 카에다(Al-Qaeda) 

조직의 핵심지도부 일원이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

켰다. 또 한 번 무인항공기의 작전적 효용성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 무인항공기를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

다도 병력을 직접 전장에 투입하여 작전을 펼치던 기존의 전투개념에서 

병력의 투입 없이 무인체계를 통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과 

무인체계가 인간을 살상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측면

이다. 실제로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무인항공

기를 작전에 투입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 과거 미군은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과 같은 현대전에서 수많은 무인항

공기를 실제 작전에 투입하여, 감시·정찰, 폭격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

하며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무인항공기가 실전에서 크고 

작은 작전적 효과를 거두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무인

항공기 기술의 확보와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무인체계가 미래 전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 “ 국방장관실(OSD: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의 UAV로드맵 정의: 조종사를 태우

지 않고, 공기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조종으로 비행을 하며, 무기 또는 

일반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를 말함. 탄도비행체, 준탄도

비행체, 순항미사일, 포, 발사체 등은 무인항공기로 간주되지 않음;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정의: 무인항공기를 ‘원격조종 또는 자율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

능한 민간용 비행기로서 스포츠 또는 취미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또한 승객이나 승무원을 운

송하지 않음. 이 정의에 따르면 취미로 날리는 무선조종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는 무인항공기

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직은 없지만 미래 구상 차원에서 거론되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무인운송용 

항공기도 무인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음”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무인_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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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항공기는 감시·정찰을 통한 표적 획득(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표적의 피해정도를 확인하여 재타격 여부를 결정하는 전

투피해평가(BDA: Battle Damage Assessment), 적지종심지역에 투입하여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적방공망제압(SEAD: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적의 방공망 파괴(DEAD: Destruction of Enemy Air Defense), 

전자전(EA: Electronic Attack), 통신중계(CR: Communication Relay) 등 무

인항공기의 작전적 적용 분야는 다양하다. 

○ 최초의 무인항공기는 군사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역사는 19세기까지로 거

슬러 올라간다. 전 세계에서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 현대

의 최첨단 무인항공기에 비하면 단순한 형상과 기술수준이었지만, 최초의 

개념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발전하고 있다.

○ 미래의 핵심 전력으로서의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장의 주요 내용은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발전사,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군

사용 무인항공기의 현황 및 전망으로 구성하였다.

3-2. 군사용 무인항공기 발전사8)

3-2-1. 1910년대 군사용 무인항공기

○ 20세기에 접어들어 현대의 항공기 개념인 동력 비행체가 등장하였으며,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현대의 무인항공기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8) NOVA, Time Line of UAVs (http://www.pbs.org/wgbh/nova/spiesfly/uav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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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NOVA, Time Line of UAVs, 20029)

<그림 2-1> Sperry Aerial Torpedo(좌), Kettering Aerial Torpedo(우)

○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 해군은 1917년 미 해군 훈련기(U.S. Navy 

Curtiss N-9 trainer aircraft)를 자폭용 무인항공기로 개조하였다. 300 파운

드 폭탄을 탑재하여 이륙시켰으며, 자동 자세 안정장치(automatic 

gyroscopic stabilizer)와 무선조종을 통해 정해진 경로로 비행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다. 자이로스코프는 미국의 피터쿠퍼(Dr. Peter Cooper)와 엘

머 스페리(Elmer A. Sperry)에 의해서 발명되었고, 이 장치로 인하여 공중

에서 항공기가 수평으로 비행을 할 수 있었다. 비행체에 약 50마일까지 

비행이 가능한 연료를 적재하였고, 목표 상공에서는 엔진이 정지하여 추

락 폭발하는 원리였다. 자폭용 무인항공기 형태로 미사일 개념과 동일하

였으나, 자폭의 위치가 부정확하여 전력화 되지는 못하고 시도수준에서 

종료되었다.

○ 1918년 미국의 GM(General Motors)사는 목재와 천으로 구성된 버그(Bug)

라는 폭격용 무인기를 개발하였다. 300 파운드 폭탄을 장착하고 정해진 

항로를 자동 비행하여 목표지역에 도달하면 엔진이 꺼지고 낙하하여 표적

을 타격하는 방식이었다. 미군은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전 다량의 버

그를 전력화하고자 하였으나, 전쟁이 종료됨에 따라 결국 취소되었다.

9) http://www.pbs.org/wgbh/nova/spiesfly/uav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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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1930년대 군사용 무인항공기

○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무인항공기 개발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기 시작하였

으나, 1930년 중후반에 주요 전투 훈련 체계로서의 새로운 개념의 무인항

공기가 개발되었다.

* 출처: NOVA, Time Line of UAVs, 2002

<그림 2-2> DH.82B Queen Bee(좌), Radioplanes(우)

○ Queen Bee는 영국 해군에서 대공포 성능 시험용 무인표적기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최초의 재사용 가능 무인항공기였다. 오늘날 드론이라

는 용어로 불리는 무인표적기의 원조이다. Queen Bee는 약 17,000피트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였고, 최대 시속 100마일로 약 300마일을 비행할 

수 있었다. 이륙을 위한 랜딩기어를 장착하였고, 플로트(Float) 장착이 가

능하여 바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 영국의 공·해군은 380여 대의 무인

표적기를 양산하였으며, 1935년 첫 비행을 시작으로 1947년까지 사용되었

다. 

○ 1939년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이던 레지날드 데니(Reginald Denny)는 오

늘날의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Northrop Grumman의 모체였던 

Radioplane Company을 LA에 설립했다. 영국군의 대공포사격 운영경험과 

항공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던, 데니는 Lockheed Company에서 항공기 

관련 기술자들을 영입하였다. 이를 통해 OQ표적기를 개발에 성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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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포사격 훈련의 유용성을 입증하여, 1939년부터 2차 세계대전 종료까

지 Radioplanes 무인표적기 약 15,000여 대를 생산(대당 600달러)하였다.

3-2-3. 1940년대 군사용 무인항공기

○ 제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독일군은 혁신적인 V-1을 개발하였고, 이 무인

기는 전장에서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으며, 연합군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었다. 미군은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무인항공기를 개발하였으며, 이 

시기의 노력이 전후 미군의 무인항공기 발전의 바탕이 되었다.

* 출처: NOVA, Time Line of UAVs, 2002

<그림 2-3> V-1(좌), PB4Y-1 and BQ-7(우)

○ 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히틀러는 비행폭탄을 제작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

울였다. 마침내 페젤러(Fieseler Flugzeuhau)는 Fieseler Fi-103를 개발하였

고, Vergeltungswaffe-1 또는 V-1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무인항공기이다. 

V-1은 시속 470마일로 비행 가능하였으며, 부저음신호를 발생시키는 추력

의 펄스 제트를 탑재하였다. V-1은 무엇보다도 2,000파운드의 폭탄을 운

반할 수 있었고, 폭탄 투하 전 150여 마일을 비행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

었다. 1944년 영국에 대해 최초 공격이 이루어 졌고, V-1은 약 900여 명

의 민간인 사망과 35,00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실로 연합군에게

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무기체계였다.

○ 독일군의 V-1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 해군은 1944년에 SAU-1을 PB4Y-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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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파운드 폭탄탑재와 원격조종이 가능한 BQ-7으로 개조하였다. 이 무

인항공기는 2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약 2,000피트로 비행하면서 독일군의 

V-1 이륙지점이 있는 프랑스로 경로를 설정하였고, V-1이 회수되기 전에 

탑승하였던 승무원들이 V-1을 파괴시켰다. 이러한 전술은 V-1에 대항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최초의 무인항공기 간의 전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었다. 

3-2-4. 1960년대 군사용 무인항공기

○ 1960년대 군사용 무인항공기는 초창기의 무인표적기와 원격조종이 가능하

였던 단순한 무인폭격기에서 적종심지역의 감시·정찰 위주로 개발개념이 

변화하였다.

* 출처: NOVA, Time Line of UAVs, 2002

<그림 2-4> AQM-34 Ryan Firebee(좌), D-21(우)

○ 1960년 미 공군은 최초의 스텔스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하였고 감

시·정찰을 위해 전투용 항공기를 무인항공기로 개조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엔진의 공기 흡입구에 특수 스크린을 씌우고, 기체의 측면에는 레이더를 

흡수하는 소재를 장착하였으며, 새롭게 개발한 도료를 항공기 기체에 적

용함으로써 레이더 신호를 줄였다. 결과적으로 AQM-34 Ryan Firebee라는 

적의 레이더를 피해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개발

하였다. 이 무인항공기는 DC-130에 장착하여 공중으로 발사되었으며, 

DC-130에서 원격조종을 하였다. 회수방식은 안전한 지역으로 인도 후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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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시 실어오는 방식이었다. 1964년 10월부터 1975년 4월까지 1,000여 

대 이상의 무인항공기가 34,000회를 비행하며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동·남북아시아 지역으로 작전범위를 확장하고, 주간 및 야간 감시, 전단지 

살포 임무까지 수행했다. 북베트남과 중국 전역의 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감시하기도 했다. 베트남 전쟁 중에 투입한 AQM-34 Ryan Firebee 중 

83%가 다시 돌아오는데 성공했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았다. 

○ 냉전시기에 감시·정찰용 무인항공기가 소련의 대공화기에 여러 차례 격추

되면서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미 CIA

는 적의 대공화기에 취약하지 않으면서도 이전보다 고품질의 영상정보를 

갖는 새로운 무인항공기가 필요하였다. 미 정부는 록히드사를 통하여 초

고속/고성능을 갖춘 스텔스 무인항공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1965년에 

D-21이라는 무인항공기를 개발하였다. D-21은 마하 3의 속도로 80,000 

피트의 고도로 비행할 수 있었고, 약 3,000마일의 작전반경을 갖는 역사상 

가장 빠른 극초음속 무인항공기를 개발하였다. 또한 록히드사의 M-12 유

인항공기에서 공중 투하되어 비행하였으며, 오늘날 록히드사의 F-117 스

텔스기와 B2 스텔스 폭격기에 사용된 재질을 적용하여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아 적 종심지역에 투입하여 임무수행이 용이하였다. 

3-2-5. 1970년대 군사용 무인항공기

○ 1970년대 군사용 무인항공기 역사의 특징은 미국 위주의 무인항공기 개발

에서, 베트남전에서의 무인항공기의 작전 활용성에 자극을 받아 다른 국

가들도 무인항공기를 획득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시기라

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이 시기에 무인항공기의 활용에 있어 다른 관점

을 갖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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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NOVA, Time Line of UAVs, 2002

<그림 2-5> Firebee 1241(좌), Ryan SPA 147(우)

○ 미군의 AQM-34 Ryan Firebee 무인항공기의 활약에 인상을 받은 이스라

엘은 1970년에 미국으로부터 비밀리에 12대의 무인항공기를 구매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조하여 Firebee 1241를 제작하였다. 이 무인항공기는 세계 

최초의 레이더 기만용(Decoy) 무인항공기였다. 1973년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간의 제4차 중동전쟁(Yom Kippur War)이 발발하면서 Firebee 1241

은 감시·정찰 임무 뿐만 아니라 적 기만이라는 새로운 전술개념을 적용하

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 공군은 수에즈 

운하 사이의 이집트 방공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무장된 Firebee 1241을 배

치하였다. 이집트군은 총 43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Firebee 

1241을 향해 발사하였지만 32발을 성공적으로 회피하였고, 슈라이크

(Shrike) 대레이더탄으로 11개의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를 파괴하였다.

○ 1970년에 적의 전자정보 수집과 통신내용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능인 통

신정보(COMMINT: Communications Intelligence)가 가능한 RC-121 유인

항공기가 황해(the Yellow Sea)에서 격추당해 조종사가 사망함으로써, 미

군은 적의 미사일 반경에서 벗어나 고고도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COMMINT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는데 착수했다. 개발임무를 맡은 Ryan 

Aeronautical사는 60,000피트 상공에서 적의 무선 메세지를 가로채는 임무

와 항공사진을 찍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SPA 147를 개발하였다. 

SPA 147은 8시간 동안 체공이 가능하였으며, 300파운드의 카메라를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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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도에서 COMMINT를 장착한 최초의 무인항공기였다.

3-2-6. 1980년대 군사용 무인항공기

○ 1970년대를 거쳐 1980년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공군은 상당히 발전된 

무인항공기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인항공기 개념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1980년대의 주요 특징은 미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에서 이스

라엘의 무인항공기를 도입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 출처: NOVA, Time Line of UAVs, 2002

<그림 2-6> Scout(좌), Pioneer(우)

○ 1978년 이스라엘의 IAI사는 유리섬유로 된 13피트의 날개길이와 피스톤 

방식의 엔진이 장착된 Scout를 개발하였다. 유리섬유소재는 낮은 레이더 

신호를 발산하고 무인항공기의 동체가 작아서 격추가 거의 불가능했다. 

주요 특징으로는 360도 감시·정찰이 가능한 TV카메라가 중앙 터렛에 장착

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영상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82년

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 간 발발한 베카계곡(Bekaa Valley) 전투

에 투입되어, 시리아의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찾는데 사용되었으

며, 17개의 시리아 미사일 기지 중 15개를 파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

으로써 큰 성과를 거뒀다. 

○ 이스라엘은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무인항공기 추세와는 반대로 소형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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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적용하여 Pioneer를 개발하였으며, 1980년대 말 미 해군, 해병, 육군

은 20여 대 이상의 Pioneer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로켓추진 엔진이 탑재

된 Pioneer는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였다. 걸프전(Gulf War)에서 500여 

회 출격함으로써 높은 신뢰성을 보이며 작전임무를 수행했고, 감시·정찰 

임무에 특히 효과성이 입증되어 현재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3-2-7. 1990년대 군사용 무인항공기

○ 1990년대 무인항공기의 주요 특징은 미국과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와 중동 

전역에서 군사용 무인항공기가 중요한 작전적 역할을 수행했고, 또한 환

경감시 등 평화적 목적에 활용됨으로써 무인항공기의 역할이 확대되던 시

기였다.

* 출처: NOVA, Time Line of UAVs, 2002

<그림 2-7> RQ-1 Predator(좌), RQ-4 Global Hawk(우)

○ 미국의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사에서 개발한 RQ-1 

Predator는 발칸반도, 아프가니스탄, 중동지역에서 작전적 가치 및 신뢰성

이 입증되었다. 미 공군은 현재 60여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RQ-1 

Predator는 14~16시간 동안 체공이 가능하며, 고화질의 컬러 TV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합성개구면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

하여 감시·정찰 임무수행을 한다. 지상의 데이터링크는 위성링크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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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선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RQ-1은 순수하게 감시정찰 임무 수행

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여 공격임무도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활용의 폭이 넓어졌다.

○ RQ-4 Global Hawk는 아프가니스탄전에 첫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Teledyne Ryan사가 만든 무인항공기로써  현존하는 최고의 성능의 정찰

용 무인항공기이다. 날개길이는 116ft 였으며, 최대 65,000ft 상공에서 감

시·정찰과 데이터링크를 통한 영상송신이 가능하다. Global Hawk는 지상 

30cm의 표적 식별도 가능한 센서를 탑재한 전략적 무인항공기 체계이다. 

약 35시간 동안 운용이 가능하고, 작전반경이 3,000㎞에 이르며, 첨단 

SAR 센서와 전자광학·적외선 감시장비(EO/IR: Electro Optical Infra-Red) 

등으로 전천후 탑재장비를 갖고 있어 기후나 날씨에 상관없이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다. 또 지상의 조종사 명령에 따라 임무부여 및 이륙부터 착륙

까지 모든 비행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체계이다. 각 국에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도입 예정인 장비로 그 활용성에 큰 관

심을 받고 있는 기종이다.

3-2-8. 2000년대 군사용 무인항공기

○ 미래의 군사용 무인항공기는 5세대 유인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확보되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초소형화된 무인항공기의 

개발노력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초소형 무인항공기는 미국 뿐만 아니

라 영국, 한국,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무인전투기(UCAV: Unmanned Combat Air Vehicle)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4-3. 주요국 무인전투기 최신 동향”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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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군사용 무인항공기 분류

3-3-1. 무인항공기 분류 기준

○ 미군의 무인항공기 체계 분류 기준은 통합무인기시스템연구소(JUAS CoE: 

The Joint Unmanned Aircraft System Center of Excellence)에 의해 제안

되었고, 미 국방부 무인기시스템에 관한 모든 운영의 협약을 지원하는 합

참부의장에 의해 2008년 11월 25일 승인되었다10)

3-3-2. 무인항공기 체계 분류기준 및 특징

분류 최대이륙중량(lb) 운용고도(ft) 속도(Knots)

Ⅰ <20 < 1200 AGL < 100

Ⅱ 21-55 < 3500 AGL
< 250

Ⅲ < 1320
< 18,000 MSL

Ⅳ
>1320 Any Airspeed

Ⅴ > 18,000 MSL

<표 2-1> 무인기시스템 분류기준

* 출처: U.S. Army Roademap for UAS 2010-2035 

○ 체계분류Ⅰ: 소부대 및 경계임무에 사용되며, 투척식 이륙(hand-launched)

이 가능한 휴대용 무인항공기이다. 감시·정찰 및 표적 획득(RSTA: 

reconnaissance, surveillance, and target acquisition)에 사용되며, 장비는 

EO/IR, SAR 탑재가 가능하다. 군수지원요구(logistics footprint)는 낮은 편

이다. 대대급 이하 부대에 정확한 상황인식(SA: situation awareness) 및 

소형이기 때문에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유동적인 체계이며, 낮은 출력으

10) U.S. Army Roadmap for UAS 2010-203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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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체계에 부담이 적고, 작은 크기의 형상으로 가벼워 

휴대성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200 피트 이하 낮은 

지상고도(AGL: Above Ground Level)에서 가시선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운

용이 가능하고 체공시간이 적은 단점이 있다.

○ 체계분류Ⅱ: 여단급에서 운용하고, 발사대를 이용한 이륙(catapult-launched), 

낮은 수준의 ISR 및 RSTA 임무가 가능하다. 중거리 작전반경에서 3,500 피

트 이하의 지상고도에서 주로 운용한다. 탑재장비는 EO/IR, 레이저 거리 

측정기(LRF/D: Laser Range-Finder/Designator) 등이 포함되고, 중간 수준

의 군수지원이 필요하다. 체계분류Ⅰ보다는 상대적으로 커진 비행체 크기

로 인하여, 높은 출력이 필요하고 체공시간 및 작전반경이 증가한다. 출력

이 높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높은 해상도의 센서가 탑재 가능하다. 그러

나 장거리 비행과 장시간 체공이 제한적이며, 중간정도 수준의 군수지원

이 요구된다.

○ 체계분류Ⅲ: 체계분류Ⅱ에 비해 큰 시스템을 갖고 있다. 중고도에서 운용

되며, 중·장거리 비행거리와 체공을 능력을 갖고 있다. 탑재장비는 EO/IR, 

LRF/D, SAR, MTI11), SIGINT12), 통신중계, 폭발성 위험 탐지, 그리고, 

CBRNE13) 탑재가 가능하다. 큰 비행체로 인하여 출력이 높아 다양한 임무 

센서 및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장비를 장

착 가능한 만큼 체공시간이 줄어드는 단점이 존재한다. 군수지원은 지상

지원체계를 포함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

○ 체계분류Ⅳ: 체계분류Ⅲ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고, 중·고고도에서 운용된다. 

넓은 작전운용반경과 오랜 체공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탑재장비는 EO/IR, 

SAR, LRF/D, CR, SIGINT, AIS14), 공격용 무기 등이 탑재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공역(NAS: National Airspace System)에서 운용하기 위해 미 국방부

11) (MTI: moving target indicator)

12) 신호정보수집(SIGINT: Signals Intelligence)

13)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및 고폭탄(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

14) 자동식별시스템(AIS: 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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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체계분류Ⅳ의 무인항공기는 체계분류Ⅲ

보다 엔진 출력이 높기 때문에, 더 크고 무거운 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나, 

체계분류Ⅲ보다는 낮은 체공시간의 성능을 갖는다. 무장시 체공시간이 줄

어드는 단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착륙시 정비된 활주로가 필요하

며, 군수지원요구는 유인항공기의 지원장비체계 수준으로 필요하다. 위성

통신이 제한되어 비가시선 지역에서의 운용이 불가하다.

○ 체계분류Ⅴ: 무인항공기 체계 중에서 가장 크며, 중·고고도에서 운용된다. 

또한 가장 넓은 지역의 작전운용반경과 오랜 체공시간, 빠른 비행속도 성

능을 갖는다. 감시·정찰 및 적 종심지역 공격(penetrating attacks) 임무 수

행이 가능하다. 장비는 EO/IR, SAR, LRF/D, CR, SIGINT, AIS, 무장, 수송, 

전력공급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착륙을 위한 정비된 활주로가 

필요하고, 군수지원요구는 유인항공기 정도의 지원수준이 필요하다. 즉, 

유인항공기 수준의 장비 크기와 엄격한 공역통제가 요구된다. 비가시선 

지역에서 위성통신의 운용이 가능하다.

<그림 2-8> 체계분류별 미군의 무인항공기

* 출처: DoD,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FY2013-203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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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미군의 무인항공기 체계 분류에 의한 운용현황

구분 운용군 시스템 수량(UA/GCS) 능력 및 임무 운용제대

Ⅴ

공군/해군
RQ4A Global Hawk/
BAMS-D Block 10

9/3 ISR/MDA(USN) Theater

공군
RQ-4B Global Hawk 

Block 20/30
20/5 ISR Theater

공군
Global Hawk Block 

40
5/2 ISR/BMC Theater

공군 MQ-9 Reaper 73/85
ISR/RSTA/EW/S

TRIKE/FP

Support 
Corps, Div, 
Brig, SOF

Ⅳ

공군 MQ-1B Predator 165/85
ISR/RSTA/STRIK

E/FP

Support 
Corps, Div, 

Brig

육군
MQ-1 Warrior/

MQ-1C Gray Eagle
31/11

MQ-1C 
Only-C3/LG

N/A

해군 MQ-8B Fire Scout 14/8
ISR/RSTA/ASW/
ASUW/MIW/O
MCM/EOD/FP

Fleet/Ship

육군/해병/
특수

Hummingbird 8/3
Demonstration 

Only
N/A

Ⅲ

육군 MQ-5 Hunter 45/21 ISR/RSTA/BDA
Corps, Div, 

Brig

육군/해병 RQ-7 Shadow 368/265 ISR/RSTA/BDA
Brigade 
Combat 
Team

해군/해병 STUAS 0/0 Demonstration Small Unit

Ⅱ
해군/해병/

특수
RQ-21A ScanEagle 122/13

ISR/RSTA/FORC
E PROT

Small Unit/
Ship

Ⅰ

육군/해군/
해병

RQ-11 Raven 5,628/3,752 ISR/RSTA Small Unit

해병/특수 Wasp 540/270 ISR/RSTA Small Unit

특수 Puma 372/124 ISR/RSTA Small Unit

육군/해군 MAV/T-Hawk 270/135 ISR/RSTA/EOD Small Unit

<표 2-2> 미군의 무인기 체계 분류에 의한 운영현황 

* 출처: DoD, FY 2011-2036 Unmanned Systems Integrated Roadma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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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미군의 무인항공기 성능(체계분류 Ⅳ기준)

○ 본 절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미군에서 가장 많은 운용시간(전체 무인항

공기 비행시간의 약 55%)을 기록하고 있는 체계분류Ⅳ에 포함되어 있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성능과 제원을 살펴보고자 한다.15)

* 출처: Dyke Weatherington, Unmanned Aircraft System, 2010.

<그림 2-9> 미군 무인항공기의 체계분류 및 비행시간

15) Joint UAS CONOPS, V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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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Q-5A/MQ-5B Hunter

   - 운용군/제조사: 미 육군/Northrop Grumman

구분 RQ-5A MQ-5B 구분 RQ-5A MQ-5B

길이 22.6 ft 23 ft 날개길이 29.2 ft 34.25 ft

최대이륙중량 1,620 lbs 1,800 lbs 탑재중량 200 lbs 200 lbs

연료중량

Moto Guzzi 

420 lbs

HFE 280 lbs

Moto Guzzi 

421 lbs

HFE 280 lbs

연료형태 MOGAS JP-8

엔진종류
Moto 

Guzzi(x2)

Moto 

Guzzi(x2)

Mercedez 

HFE(x2)

엔진출력 57 hp(x2)
57 hp(x2)
56 hp(x2)

데이터링크 LOS LOS 운용주파수 C-band C-band

체공시간 11.6 hr 18 hr
최대/배회 속

도
118/70 kts 106/89 kts

운용고도 15,000 ft
18,000 

ft(MSL)
운용반경 144 nm 144 nm

이륙형태 활주로 활주로 착륙형태
활주로/와이

어
활주로/와이

어

탑재센서 EO/IR EO/IR 센서제조사
Tamam 
MOSP

Tamam 
MOSP

<표 2-3> RQ-5A/MQ-5B Hunter

* 출처: DoD, UAS Roadmap 2005-2030; JUAS-COE, ARMY Tactical Pocket Guide: Organic/Non Organic Group 

3/4/5 UA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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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Q-1/MQ-1B Predator

   - 운용군/제조사: 미 공군/GAASI(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구분 MQ-1 MQ-1B 구분 MQ-1 MQ-1B

길이 26.7 ft 27 ft 날개길이 48.7 ft 55 ft

최대이륙중량 2,250 lbs 2,250 lbs 탑재중량 450 lbs 450 lbs

연료중량 665 lbs - 연료형태 AVGAS -

엔진종류 Rotax 914F Rotax 엔진출력 115 hp 115 hp

데이터링크
BLOS

운용주파수
Ku-band

LOS C-band

체공시간

24+ 
hr(clean)

14 hr(외부 
탑재장비)

24 hr(clean)

16 hr(max 
payload)

최대/배회 속

도
118/70 kts 118/70 kts

운용고도
25,000 ft(MSL) / 

15,000 ft(AGL)
운용반경 500 nm -

이륙형태 활주로 착륙형태 활주로

탑재센서
EO/IR

센서제조사
Raytheon AN/AAS-52

SAR
Northrop Grumman 

AN/ZPQ-1

<표 2-4> MQ-1/MQ-1B Predator

* 출처: DoD, UAS Roadmap 2005-2030;  JUAS-COE, ARMY Tactical Pocket Guide: Organic/Non Organic 

Group 3/4/5 UA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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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Q-8A/B Fire Scout

   - 운용군/제조사: 미 육군, 해군/Northrop Grumman 

구분 RQ-8B 구분 RQ-8B

길이 22.9 ft 날개길이 27.5 ft

최대이륙중량 3,150 lbs 탑재중량 600 lbs

연료중량 1,288 lbs 연료형태 JP-5/JP-8

엔진종류
Rolls Royce 
250-C20W

엔진출력 420 shp

데이터링크
LOS C2

운용주파수
Ku-band/UHF

LOS Video Ku-band

체공시간 6+ hr 최대/배회 속도 125/0 kts

운용고도 20,000 ft 운용반경 150 nm

이륙형태 수직 착륙형태 수직

탑재센서 EO/IR/LDRF 센서제조사 FSI Brite Star Ⅱ

<표 2-5> RQ-5A/MQ-5B Hunter

* 출처: DoD, UAS Roadmap 200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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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요국 군사용 무인항공기 기술 동향

3-4-1. 무인항공기 개발의 발전 추세

○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필요성은 현대전을 수행하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으

며, 전장의 필수적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군 사

용자의 요구수준은 더욱 증대되었고,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중심의 전투체계에서 무인전투체계라는 개념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인항공기 작전적 활용의 중요성으로 각 국은 무인항공기를 보유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무인항공기는 점차 대형·고성능화와 소형·경량화로 발전되고 있으며, 탑재 

임무장비의 발전과 함께 전자정보수집, 공중통신중계, 수송, 레이더 기만 

임무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현대의 무인항공기는 운용개념에 

따른 고정익/회전익형, 다양한 임무장비, 고고도에서 장기체공 가능한 대

형/고성능화, 투척식 및 곤충형과 같은 신개념 플랫폼 개발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조종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유인전투체계의 

완전자율화 성능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무인전투체계의 역할과 발전방향 세미나, 2011. 9 

<그림 2-10> 미국 무인전투체계 통합 로드맵(20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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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군사용 무인항공기 발전에 따른 임무변화

○ 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기체공 및 실시간 영상정보 획득 기능이 가능

하며, 실시간 타격 및 피해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무인항공기의 무장기

능도 추가 발전되고 있다. 즉, 대테러전에서 미국은 국방항공정찰국

(DARO: Defense Airborne Reconnaissance Office),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과 공동으로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투입하고 

있으며, 감시·정찰간 발견한 공격목표를 즉시 타격할 수 있는 무장을 탑재

한 무인감시/공격기(Hunter-Killer)를 지속개발 및 운용하고 있다.

<그림 2-12> 무인공격기(hunter-killer)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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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하면서 적의 전력 타격을 지원하고, 전자정

보 수집 및 전술통신의 공중통신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저피탐성과 

고속/고기동 비행성을 가지는 무인전투기와 함께 함정운용 및 수송을 위

한 헬기형으로 발전되고 있다. 최근 헬기형 무인항공기 개발은 제한된 획

득수량으로 인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인헬기를 무인화하는 추세이다.

3-4-2. 국가별 주요 무인항공기 체계 운용 현황16)

*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무인전투체계의 역할과 발전방향 세미나, 2011. 9 

<그림 2-13> 주요 선진국 군사용 무인항공기 체계 운용 현황

○ 미국은 고고도 장기체공형 무인항공기부터 초소형 무인기까지 군사용/상

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인전투기나 공격용, 자폭형 무인기까지 다양하

게 개발 및 운용 중이다. 소요 기술 및 모든 하부체계에 이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분야 선진국이다.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Global Hawk부터 Raven에 이르는 유수의 무인항공기 체계를 보유하

고 있다. 무인전투기의 2015년 전력화를 목표로 UCAV-D(Unmanned 

Combat Air System Demonstrator)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최근 X-47B

16) (2012), 2012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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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모에서의 이착륙에 성공하였다. 중/대형 장기체공에서부터 (초)소형, 

고정익, 회전익 등 무인항공기 전 분야에서 고성능, 다기능 최첨단 기술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항공전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전을 통해 군사용 무

인항공기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 중이다. 이스라엘의 IAI사와 

Elbit사는 전 세계 42개국 이상 1,000여 대 이상의 수출을 통해 미국 정도

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인항공기 시초 국가이다. 자국방어 개념보다는 

판매목적으로 무인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다. 탑

재장비 기술을 바탕으로 전략급보다는 다양한 전술급 무인기의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다. 무인전투기의 경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

나 아직까지 공개된 바는 없다.

○ 유럽연합에서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 EADS, Sagem, Dassault, Altec, 

Alcore 등 무인항공기 분야에 활동하는 체계 업체와 Aerspatial, Thales 등 

항공전자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임무장비 개발능력이 타

국을 능가하고 있고, 초소형으로부터 중고도 장기체공(MALE: 

Medium-Altitude, Long-Endurance) Eagle-1 개발 및 유럽 공동 무인전투

기인 Neuron 개발 주도 등 다양한 무인항공기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이 분야 선진기술 보유국이다. 전략급 무인항공기 개발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무인항공기 개발을 시작하여, EADS, EMT, 

Rheinmetall사 등의 업체가 주도하면서 전술급 KZO, CL-289 및 Luna, 소

형 Aladin 그리고 수직이착륙(VTOL: Vertical Takeoff & Landing)인 Orka 

1200 등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운용하고 있으며, 무인전투기 Barracuda를 

스페인과 공동개발하고, 최근에는 Global Hawk 동체에 EADS 전자전장비

를 탑재한 Euro Hawk 개발을 완료하여 인수 후 HALE 무인기를 운용 예

정에 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타국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은 무인공격기

를 운용하고 있고 이스라엘 다음의 무인기 수출국이다. 

○ 영국은 일찍이 무인항공기 개발에 투자를 시작, 1980년대 전술급 Phoe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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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이스라엘 Elbit사가 포함된 Thales팀이 

Watchkeeper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무인전투기 Taranis와 중고도 장

기체공이 가능한 Mantis를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프랑스와 차세대 무인

항공기 개발을 위한 합동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영국의 경우 타 선진국

에 비해 다양한 무인항공기를 개발하지 않은 편이나, HERTI와 같은 전략

급 무인항공기나 Taranis와 같은 무인전투기를 BAE System사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임무계획, 운용 알고리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탈리아는 고고도 장기체공(HALE: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시제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Neuron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항공기술에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점점 뒤처지고 있으나, 유럽통

합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기술수준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 스웨덴은 Saab에서 개발된 소형 무인전투기 Sharc이 비행에 성공했으나, 

스웨덴 정부는 프랑스 주도의 무인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는 VTOL 무인항공기인 Skeldar V 시리즈에 집중하고 있다. 

○ 스페인은 1991년 이후부터 국립항공연구소(INTA: Instituto Nacional de 

Técnica Aerospacial) 주도하에 무인항공기 연구를 진행하면서 ALO 및 

Siva를 개발하였으며, CATUAV사 등에서 Sniper, Argos 등의 소형무인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무인전투기 분야에서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Neuron

에 참여하면서 독일과는 Barracuda를 공동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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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무인전투체계의 역할과 발전방향 세미나, 2011. 9 

<그림 2-14> 주변국 군사용 무인항공기 체계 운용 현황

○ 중국은 지난 40여 년간 무인표적기 중심의 많은 무인항공기를 개발, 운용

해 왔으며, 정찰감시용으로 전력화된 무인항공기만도 NRIST사의 I-Z, 

W-30/50, PW-1/2, Xian사의 ASN-15/104, 104B/206, CAC사의 Tianyi, 

CASIC사의 LT-A/B/C 등이 있다. 최근에는 CAC사가 미국의 Predator와 유

사한 MALE급 Yilong를 개발하였고, GAIC사는 Global Hawk를 닮은 

Xianglong를 개발 중이다. 또한 하얼빈 항공기 제작사와 북경 항공항천대

학이 협력하여 개발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중/고공용 장거리 무인정찰기 

BZK-005는 위성통신제어기술을 사용한 중국의 첫 번째 무인항공기로서, 

중국의 기술적 진보를 상징한다.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아프

리카 등 제3국을 대상으로 한 무인항공기 수출 강국이며, 이에 걸맞게 무

인항공기 연구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러시아의 비행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데이터

링크 및 소프트웨어 기술부족으로 고성능 무인항공기를 실용화하고 있지

는 못하고 있다. 월등한 무기개발 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인항

공기의 개발 정책 부재로 방산 분야 무인항공기가 쇠퇴하였으나, 최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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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야를 중심으로 경쟁국의 군사용 무인항공기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

이다. 최근에는 이스라엘로부터 Bird Eye 400, Searcher MK Ⅱ 등 다량의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였고 이들을 통해 국내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Tupollev사가 정찰 및 공격능력을 갖춘 중거리 무인항공기(일명 

BAK SD) 개념연구에 착수하였으며, Irkut사와 Transas사는 소형 전술급 무

인항공기 및 95kg/600kg급의 Dozor 시리즈를 개발 중이다.

○ 일본은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전력화 경험이 있

고, R-50, RMAX, RPH-2A 등으로 민수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 일

본 대지진 이후 재난재해(천재지변) 감시 및 리모터링 무인항공기 개발 등 

민간분야 적용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2004~2010년 약 100억 엔을 투입

하여, 다용도 소형 제트무인기 개발에 나섰으나 실용화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지난 원전사고 당시 미국의 Global Hawk 활약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군사적 대응목적 등으로 Global Hawk급 무인항공기를 개발

할 예정이다. 군사용 개발에는 국내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로봇산업

의 선진국으로 기술 집중 시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수준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는 무인항공기 분야의 주요 수입국으로 주로 이스라엘제(Searcher Ⅰ/

Ⅱ, Heron 등)를 수입하여 운용하고 있고,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자체개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이스라엘 IAI사와의 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체결하였

다. 

○ 캐나다는 항공산업의 오랜 전통으로 무인항공기 분야에도 조기 진입하여, 

Canada air사에서 설계한 CL-289가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개발되었고, 

MMIST사에서는 SnowGoose를 개발하여 미국에 기술을 이전하였다. 캐나

다는 광대한 동토의 국가로서 항공 및 무인항공기 산업이 발전할 조건을 

충분히 갖춘 국가이다. 

○ 터키는 TUSAS Aerospace Industries(TAI)사에서 자체 무인항공기를 개발 

중이다. MALE급의 Tiha를 비롯하여 운용반경 확장형(ER: Extended 

Range)급 ANKA를 개발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무기 전시장에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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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를 공개 전시하였다. 주로 해외협력을 통한 자국용 무인기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항공전자 산업의 부재로 무인항공기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터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 브라질은 소형 Starcara를 개발/운용 중이고 다양한 전술급 무인항공기 8

종을 개발 중이다. 브라질의 Synergy Group사와 이스라엘 IAI사가 무인기 

개발을 위한 joint venture사 설립에 서명함으로써 장차 브라질 무인기 개

발 기술 향상이 기대된다.

○ 콜롬비아는 무인기 분야에서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국가이며, 최근에 이

스라엘 Elbit사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Hermes 900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거리 체공(MRE: Medium Range Endurance)급 EJ-2A Fatima 

외 소형 3종을 개발 중에 있다. 

○ 남아공은 이스라엘로부터 무인기 개발 기술을 전수받아 전술급 무인기 

Seeker와 Vulture를 자체 생산하면서 인접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는 등 

일찍부터 무인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전술급 무인기 개발 수준에 머

물고 있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3-4-3. 주요국 무인전투기 최신 동향

○ 무인전투기는 유인전투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체계의 최종적 목표 중 

하나의 무기체계이다. 무인전투기는 무장을 장착하여 조종사 없이 공대공, 

공대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의미하며, 다양한 무장을 

기체의 내부에 탑재하여 레이더의 노출을 최소화한 스텔스 기능을 포함

하여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무인항공기의 기술은 유인전투기 수

준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무인전투기의 개발로 인하여 무인전투

체계 중심의 작전수행으로 한단계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미군은 X-45A/B 기술시범기를 통하여 전천후 정밀공격과 자율 회피 기동

이 가능한 무인전투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2001년 5월에서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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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시험비행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4월에 최초로 폭탄투하 실험에 

성공하였다. 미 공군의 전술에 맞는 무인전투기 개념을 적용하여 X-45C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2006년 개발이 취소됨에 따라 Boeing사에서 Phantom 

Ray 사업으로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Phantom Ray는 2010년 5월 

1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 2013년 5월 X-47B 무인전투기의 지상에서 착함 테스트와 이함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미 해군이 밝혔다. 미군은 X-47B를 버지니아 주 인

근 대서양에서 미 항공모함(USS George H.W. Bush CVN-77)에서 이착함

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이며, 이는 항모에 탑재되어 세계 어디든지 작

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전범위와 전술적 활용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즉, 유인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의 기술수준이 무인전투체계

에 근접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 X-47B는 최대 비행거리는 약 3,900km 수준이며, 5세대 유인전투기의 주

요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스텔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상을 지니고 

있고, 최대 2,000kg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무인전투기이다. SEAD 

임무수행이 가능한 종심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http://www.airforce-technology.com/projects/x-45-ucav/x-45-ucav10.html (좌)

* 출처: http://www.airforce-technology.com/projects/x47/x472.html (우)

<그림 2-15> X-45A/B(좌), X-47A(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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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airforce-technology.com/features/feature128011/feature128011-2.html

<그림 2-16> Boeing사의 Phantom Ray 초도비행(2011. 5. 11)

* 출처: US Navy courtesy of Northrop Grumman /Alan Radecki (좌)17)

* 출처: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Seaman Anthony N. Hilkowski/Released (우)18)

<그림 2-17> X-47B의 항모 이착함 모습

○ 프랑스는 Dassault사를 주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국 공동개발을 진행하

여 Neuron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1일 초도비행을 

하였다. 비행 시, 지휘유도는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완전 자동으로 이루

어지며, 공격 시, 1대 유도 모기가 Neuron 1개 편대를 지휘한다. 

○ 독일은 스페인과 공동으로 Barracuda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지상

17) http://rt.com/usa/navy-drone-uav-carrier-271 

18) http://www.navaldrones.com/X-47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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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로부터 원격조종이 가능하며, 재밍 불능한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위

한 새로운 유도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전한 스텔스 형

상은 아니며, 비행체 길이 8.25m, 날개폭 7.22m이고 최대이륙중량은 3.2

톤 이다. 

* 출처: Image courtesy of Dassault Aviation(좌) (http://www.airforce-technology.com)

* 출처: http://www.airlines.net(우) 

<그림 2-18> Neuron(좌), Barracuda(우)

○ 영국은 B-2 폭격기와 유사한 축소시험기를 개발하였으며, 무인전투기 실

용화를 2015~202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웨덴은 Saab사의 무인전투기 

기술연구용 축소시험기를 제작하였고, 2004년 8월 25일 자동제어 비행에 

성공하였다. 이탈리아는 Alenia사에서 SKY-X라는 소형 무인전투기를 개발 

및 제작을 하였으며, 2004년 12월 첫 비행을 하였다. 개발된 무인전투기

는 전장 6.9m, 중량 600kg, 탑재중량은 200kg으로 소형이다.

* 출처: http://www.uavglobal.com/alenia-aeronautica-sky-x/(좌)

* 출처: http://www.defencetalk.com/pictures/jas-39-gripen/p15991-sharc-2c-gripen-and-filur.html(우)

<그림 2-19> SKY-X(좌), Sharc & Filur(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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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Mikoyan사에서 Skat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장 

10.3m, 탑재중량 4,000 파운드급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암검(暗劍, An 

jian)’이라는 무인전투기 모형을 2007년 파리 에어쇼에서 공개하였다.

* 출처: http://www.uavglobal.com/mikoyan-skat/ (좌)

* 출처: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6&pn=0&num=183 (우)

<그림 2-20> Skat(좌), 암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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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내 군사용 무인항공기 기술 동향 

3-5-1. 1990년 이전(초창기)

○ 1970년대 영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솔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증기까지 

만들어 시험비행까지 마쳤으나 국내의 사정으로 시험단계에서 사업이 종

료되었다.

○ 1978년 한남기계(아주실업의 전신)에서 발사대 이륙방식을 적용하여 최대 

시속 200km로 비행하면서 대공표적을 견인하는 대공포사격 훈련용 무인

표적기를 개발한 것이 국내 무인항공기의 시작이며, 현재까지 연간 100여

대 규모로 생산되어 훈련에 사용되고 있다.

3-5-2. 1990년 이후 현재까지(개발기)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스라엘의 Searcher II를 모델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약 700억 원을 투자하여 고정익 비행체와 임무/통제 장비 등

을 국산화한 군단급 무인항공기인 ‘비조’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송골매’라

는 이름으로 2004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었다.

○ 대한항공은 2004부터 2007년까지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KUS-7을 개발하

였으며, 2007년부터는 전술급 무인항공기인 KUS-9을 개발해 현재 시험비행

을 마쳤다.

구분 시기 개발내용

대한항공

2007. 08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KUS-7
2009. 12  전술무인항공기 KUS-9

2008 ~ 2012  중고도 무인항공기 탐색개발 완료
2010 ~ 2014  전술급 무인기 육군 및 사단 및 해병 정찰용

2010 ~ 2014

 저피탐 축소형 비행체 핵심기술 개발사업
 TR-6x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중
 500MD 헬리콥터 무인화
 개조 사업 추진 중

한국항공

우주산업

1999  무인정찰기 송골매 생산
2011 ~ 2013  군단 무인항공기 성능개량
2012 ~ 2017  차기군단 무인항공기 체계개발 진행중

<표 2-6> 국내 무인항공기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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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은 2006년말부터 2014년까지 모두 4천5백억 원이 투입되는 Predator

급 중고도장기체공(MALE)무인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공군은 고고도장기체공(HALE)무인항공기 도입(또는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 한국의 무인항공기 체계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84% 수준으로 우수

한 수준이다.

*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41107160612609

<그림 2-19> 국내 무인항공기 개발 계획(대한항공)

○ 한국은 중고도 무인기, 사단급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최근 틸트로터 스마

트무인기를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 완료하여 무인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무인항공기 체계도 중형에서 

초소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면서 선진권에 진입하는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 

○ 그러나 다양한 무인기 개발로 수출을 위한 라인업은 구축된 상태이나, 가

시적인 수출 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임무장비에 대

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IR 검출기를 포함하여 추진계통 등 일부 구

성품에 대한 추가 기술확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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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용 무인항공기 기술 동향과 전망

4-1. 상용 무인항공기 소개 

○ 현재까지 무인항공기는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어왔다. 군사용 무인항공

기 시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향후에

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 이와 같이 주로 군사적 용도에 국한되어왔던 무인항공기가 최근 많은 주

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새로운 무인항공기 시장이 생길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그간 상용 무인항공기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 규

제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그간 미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은 경찰이나 

정부기관에서만 무인항공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의 경우에

는 취미를 목적으로 정해진 조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왔다.

 ○ 상용 무인항공기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시장성이었으

나,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무인항공기 운영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

였으며, 과거 농작물 작황조사, 기상관측 등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되었던 

무인항공기 시장이 최근 아마존 등 여러 유통업체들이 물품 배송에도 무

인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물품 배송, 보안 등 다양

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성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판

단된다. 

 ○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2014년 6월 영국계 석유회가 브리티시 페트롤리

엄(BP)에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하였으며, 9월 26일에

는 6개 영화 제작사와 1개 TV쇼 제작사 등 총 7곳에 무인항공기 사용을 

승인하는 등 상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승인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방항공청은 2014년까지 무게 25kg 미만의 상용을 포함하는 소형 무인

항공기 운용 방침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2015년 9월 30일까지 무인항

공기 운행 관련 통합 안전규제 및 운용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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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앞으로 상용 무

인항공기 운용 지침이 마련될 예정인 현 상황을 볼 때, 상용 무인항공기

라는 새로운 시장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무인

항공기 시장의 90% 이상이 군사용이지만, 상용 무인항공기 시장이 보다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틸(Teal)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상용 무인항공기 시장은 2018년까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용 무인항공기 산업은 기존 유인항공기 대비 크기를 줄이고, 비용을 절

감할 수 있고, 위험한 작업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4-2. 상용 무인항공기 기술 동향 

○ 본 절에서는 상용 무인항공기의 연구개발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

다.    

4-2-1. 물류(택배)

○ 무인항공기의 적용 분야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고, 무

인항공기의 효과를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물류분

야이다. 교통체증에 영향 받지 않고 신속하게 물건 배달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물류 분야에 대한 무인항공기의 활용 계획은 2013년 12월 아마존

닷컴의 ‘프라임 에어’ 서비스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 프라임 에어 서비스는 프로펠러가 8개 달린 ‘옥토콥터’라는 소형 무인항공

기를 이용한 배송을 통해 최대 5파운드(2.36kg)의 물건을 30분 이내에 

16km 이내의 지점까지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마존닷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는 각종 인터뷰에서 향후 4~5년 내에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마존닷컴은 2014년부터 영국 

케임브리지에 연구개발 센터를 세웠고, 미국, 호주, 인도 등지에서의 시험 

비행도 마쳤다. 2014년 7월 미 연방항공청에 서한을 보내 무인항공기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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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서비스의 시험운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2014년 11월에는 무인항공기 

조종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등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택배 서비스를 구

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택배업계를 크게 변화시킬 

혁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택배기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 2014년 8월에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호주의 한 농장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물과 의약품, 애견사료 등을 배송하는 ‘프로젝트 윙‘ 영상을 공

개했다. 구글의 비밀연구소인 ’구글X’는 2012년 무인항공기 제어시스템 제

조업체인 안테나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 데이브 보스를 영입한 바 있다. 

구글은 상용 배송서비스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구글 역시 

상용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미국에서의 택배 서비스는 현재 당일배송 서비스 가능지역이 로스앤젤레

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1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

이다.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핵심이며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경우에는 육로를 통해 당일배송을 구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하다. 따라서 택배 산업에서 무인항공기는 현재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Business Post, 무인항공기 드론 배송, 주도권 누가 쥘까, 2014.1019)

<그림 3-2> 아마존닷컴의 옥토콥터(좌)와 구글X의 프로젝트 윙(우)

19)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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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농업, 축산업

○ 미국의 국제 무인기 시스템 협회(AVUSI: 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는 무인항공기가 향후 가장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산업으로 농,축산업을 꼽았다. 무인항공기는 민첩하게 이동이 가능하

여 작물이나 동물들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기존 지상 농기계에 

비해 지반 상태가 안 좋은 곳에 보다 적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고, 농

기계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필요가 없어 농경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경작할 수 있다. 또한 농경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 인공위성 대비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농업용 UAV는 특히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투입요소는 줄이고 수확량

은 늘리는 농업방식인 정밀농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한 

예로, UAV가 작물의 근접 상공에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농약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지하수 요염을 방지할 수 있고, 농약 비용도 절감할 수 있

게 된다. 

○ 또한 기후가 농작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의 연구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무인항공기를 통해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농업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

이터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농작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 

○ 농,축산업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또 다른 활용 방안은 농작물에 대한 감

시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8년 사슴들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무인

항공기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입증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

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 

○ 그러나 농축산업 분야에서 무인항공기는 탑재 화물의 중량이 제한적이어

서 주로 관측이나 정비 활동에 주로 사용되며, 작물을 심거나 수확하는 

목적으로는 기존 전통적 장비들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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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살포용 무인항공기인 야마하사의 RMAX는 현재까지 2,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00대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3-2> 농업 분야의 무인항공기

* 출처: Yamaha's RMAX - the most advanced non-military UAV20)

4-2-3. 영화 및 방송

○ 최근 한국에서는 일명 ‘셀카봉’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셀카봉은 스마

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찍기 위한 도구로서, 

굉장히 단순한 도구이지만 그 효용성으로 인해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

는 이와 비슷한 용도로 TV 방송 및 영화 촬영시 인물들의 모습에서 시작

해서 그 인물이 속해있는 장소의 전반적인 모습을 역동적으로 담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다. 

○ 이러한 방송 분야 중에서도 무인항공기는 특히나 취재목적으로 각광을 받

고 있으며,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기자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사진이

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기타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취재에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드론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이다. 이러한 드

론 저널리즘은 무인항공기의 운용비용이 감소하고, 고화질 카메라 장착이 

20) http://www.gizmag.com/go/2440/picture/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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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짐에 따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시위 현장과 같이 취재에 

위험성이 따르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 3-3>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폴란드 시위 현장 

 

* 출처: 이민규, 드론 저널리즘, 201221)

○ 최근에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조종이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촬영용 무인항

공기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주로 와이파이 전송 기술을 이용하고, Parrot

사의 'AR 드론 2.0‘의 경우 30m 반경 내에서 최대 6m까지 자동으로 고도

를 유지하며 비행이 가능하다.  

* 출처: 이우용, 손바닥 크기 미니드론 '롤링 스파이더', 201422)

<그림 3-4> 촬영용 무인항공기 AR.Drone2.0(좌), 롤링 스파이더(우) 

○ 영화 제작시, 역동적인 촬영을 위해 기존에는 헬리콥터가 주로 이용되었

으나 최근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촬영을 통해 비용도 절감하고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 연방항공청에서는 현재 

21) http://www.gizmag.com/go/2440/picture/3595/

22) http://www.kbench.com/?q=node/1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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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4-2-4. 기타분야

○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상용 허가로 최초로 받은 BP(British Petroleum)는 

알래스카의 송유관 파손 진단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고 있다.

○ 무인항공기는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스모그 제거 

용도로 무인항공기를 사용 중이며, 브라질에서는 홍수 감지용으로, 일본에

서는 방사선 모니터링을 위해, NASA에서는 허리케인 중심부의 데이터를 

수집 등 기상관측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유인항공기로는 수행이 어렵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분

야에서 무인항공기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4-3.  상용 무인항공기 시장 및 기술 전망

가. 상용 무인항공기 시장 동향

○ 무인항공기 시장은 1990년 후반부터 연평균 12%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66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114억 달러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

다. 

○ 국제무인항공시스템협회(AUVSI: 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는 미 연방항공청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 완화 

시 상용 무인항공기 시장이 활성화되어 향후 3년 간 7만 개의 새로운 직

업이 생길 것이라 전망한다23). 무인항공기에 대한 제도와 절차가 확립되

기 전까지는 주로 공역허가와 무관한 소형 무인항공기 위주로 시장이 형

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3) AUVSI, 2013, "The Economic Impact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Integration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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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틸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인항공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EU의 비중이 높아지고 미국의 비중은 50%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

다24). 

○ 일본은 1982년에 이미 농업용 무인항공기를 양산 및 실용화하였으며, 이

후 해안 경비 등의 다양한 분야로 무인항공기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

다. 

○ 국내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군사용 무인항공기를 주

로 개발해 왔으나 상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연구개발은 선진국 대비 미비

한 상황이다. 

나. 상용 무인항공기 기술 전망

○ 무인항공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비행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무인항공기의 체공시간은 유인항공기

에 비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향후에는 무인항공기의 체공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동력 공급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효율적인 동력 공급원 개발을 통해 무인항공기의 적재 무게도 증

가시킬 수 있다. 동력 공급원으로는 태양열 에너지 혹은 고성능 배터리 

등의 친환경적 동력원이 유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해서는 지상의 조종사 및 지상관제시스템이 필

요하다. 향후에는 무인항공기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 판단하여 이동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용 무인항공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인항공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인항공기는 단시간의 통신 단절로 인해 추락사고

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역 내에서 다른 항공기와 추돌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돌감지 및 회피 시스템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며, 

24) Teal Group, 2012.04., "World Unmanned Aerial Systems 2012 market profile and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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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무인항

공기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충돌감지 및 회피 시스템, 그리

고 센서 기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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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국방/안보 관련 시장에서 600여 종 이상의 무인항공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약 270여 종의 무인항공기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25) 상용 무인항공기 분야에서는 관련 규제

만 완화된다면 과학용(환경, 기상연구, 탐사 등), 국토·해양감시, 항공촬영, 

산불감시·진화, 응급환자수송, 비상․재난, 물류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

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선진국들은 무인항공기의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임무가 가능

한 무인항공기를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기존 유인항공기 분야의 독

과점적 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러 국가에서 무인항공

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무인항공기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항공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관련 

핵심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에서

의 제도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무인항공기 기초기술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무인항공기산

업을 미래 창조경제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애플이 만들어내고 오랜 시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오던 스마트폰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애플을 제치고 세계적인 스마트폰 생산국

이 되었다.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시장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

치 산업을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무인항공기 산업

은 시장의 잠재력이나 우리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최적의 산업이라고 

생각된다.  

25) Derrick, J. Malpe, Unmanned Systems Market Globalization Asia‘s Key Growth in the 

Supply Base / Operations, IHS Aerospace, Defense & Maritim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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