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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미래 군 전투원 무기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김동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Weapon Systems 
Using Wearable Devices for Future Military Combatants

Dong-Hun Kim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요  약  4차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방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군은 미래전을 대비하여 감시 및 지휘·통
제, 타격 및 정보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장 상황을 동기화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과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 중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전투원의 신체에 착용하여
주변 정보 및 다양한 통신을 가능케 하여 실시간 전장 환경을 공유하는 미래 국방 과학기술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기술 동향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 전투원 전투력 향상을 위해 미래 
전장환경과 군에 부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전투원 무기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미래전
에 적합한 군 전투원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개념과 방향을 소부대 전투무선망, 위치 정보, 생체정보, 증강현실 분야로
분류하여 미래 군 전투원 무기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군의 최상의 전투력 발휘 및 국방과학기
술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dvanced science &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resulted in far-reaching changes in the
defense sector. In preparation for future warfare, the military is making further efforts to develop 
advanced science & technology and apply it to the defense sector to connect surveillance, command &
control, strike, and information systems through networks, to share real-time information, and to 
synchronize battlefield activities. In particular, wearable devices that share information on real-time 
battlefield environments are essential because they enable sharing of detailed battlefield conditions. We 
examined technological trends related to wearable devices with the objective of suggesting directions for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weapon systems and wearable devices to improve combat power in 
battlefield environments. The study presents development directions for weapon systems based on 
classifying the concepts and directions of wearable devices suitable for future warfare into small unit 
combat radio networks, location information, bio-information, and augmented reality. It is hoped that 
our results provide guidance regarding achieving maximum combat power and fu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al objectives.

Keywords : Wearable, Future Warfare, Military Wearable Technology, Small Unit Combat Radio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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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방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군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웨어러
블과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국방 분야 적용 정
책과 미래 무기체계 개념을 제시하고, 초연결·초고속을 
특징으로 한 미래 육군의 기동부대 양성을 목표로 army 
TIGER 4.0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
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인프라와 발전된 네트워크 환경이 상용화
되어 있다. 국방 분야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기 위
해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전을 대비
하여 감시 및 지휘·통제, 타격 및 정보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장 상황을 동기화하
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드론,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에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는 웨어러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투원의 신체에 착용하여 주변 정보 및 다양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실시간 전장 환경을 공유하게 하
는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전투원이 착용한 웨어
러블 기술 기반의 장비들을 통해 시각 및 청각, 통신 및 
네트워크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빅데이터 및 인공지
능을 기반으로 한 지휘·통제의 구현이 가능하다. 보안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웨어러블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기들이 개발되어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였고 관
련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활용되
고 있는 웨어러블 기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
강, 생활 분야에 관한 웨어러블 기술 관련 다수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방 분야와 관련 기
술을 연계한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최
신 자료 등 문헌 연구를 통해 웨어러블의 최신 기술 동향
을 살펴보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기술 활용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여 향후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국방 분
야의 발전 방향성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 및 기술 동향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인간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
대사회에서는 웨어러블 기술 및 장치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웨어러블
(Wearable)은 착용감이 적합하고 좋은 의미이고, 디바
이스(Device)는 기계 전기 전자 장치를 의미한다. 웨어
러블 디바이스는 이들의 합성어로 인간의 신체에 착용하
여 전기 및 전자 장치를 통해 환경 및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는 기기로 정의할 수 있다. 

Fig. 1. Changes in wearable robot technologies [2]

웨어러블 기술은 위의 Fig. 1과 같이 발전의 과정을 
거쳐왔다.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로봇은 최초 미국의 
GE사에서 개발한 ‘Hardiaman’이며 2000년대 들어 블
루투스 헤드셋 및 신체에 부착하여 환자 상태를 진단하
는 의료기기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 들
어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는 다
양한 손목 착용형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최근 손
목 착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신
체 정보를 측정하고 메시지 및 통화 기능까지 제공하는 
수준의 기술로 발전하였고 한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아래 Table 1과 같은 손목 착용형 디바이스와 
이어폰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의 고속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의 동향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
업현장 근로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제품, 재활 및 의료분
야, 특수목적(군사 및 안전) 분야에 관련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과 로봇이 등장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개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DC의 데이터에 따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2022년 
2분기 전 세계적으로 1억 740만대가 출하된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의 애플사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한국의 삼성, 중국의 샤오미와 화웨이, 인도의 
이미진마케팅이 상위 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웨어
러블 관련 기술 및 시장 경쟁의 구도가 미·중 패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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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rand Nation Shape Function

Smart 
Watch

 Samsung South 
Korea

Healthcare, Call, 
Text, Navigation

Apple
United 

States of 
America

Healthcare, Call, 
Text, Navigation

 Xiaomi China Healthcare, Call, 
Text, Navigation

 Huawei China Healthcare, Call, 
Text, Navigation

Wearable 
earphones

 Samsung South 
Korea

block and allow 
ambient noise,

Waterproof

 Apple
United 

States of 
America

block and allow 
ambient noise,

Waterproof  

Table 1. Wearable Device Products

과 함께 시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군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세계 기업 시장 
동향은 아래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Fig. 2. Wearable Company Market Share in Q2 2022 [3]

Fig. 3. Market Forecasts and Growth Rates for 
Wearable Devices by Sector [3]

위 Fig. 3과 같이 IDC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2022년 2분기까지 이어폰과 시계 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보여왔고 2026년까지는 기타 다양한 분야 제품
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2 군사 분야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선행연구
군사 분야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

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웨어러블’과 
‘군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12건의 선행 학술연구
가 검색되었다. 관련성이 높은 주요 연구의 내용을 아래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Title researcher
MEMS-based

Wearable bio-smart sensor
Research and Military Application 

Direction [4].

Yoon Young-sam· Park 
Jong-sung·Lee 

Dong-won

Study on Wearable Service based on 
Bluetooth

for Future Soldier [5].

Seok Min Hong, Simon 
Suh, Young-Jin Kim

A Study on Air Force Cadet‘s Fatigue 
Measurement,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Strength Variables Using 
Smart Wearable Devices [6].

Inki Kim·Deokhwa 
Jeong·Kijae Jeon

Table 2. Major preceding research related to military 
wearable

웨어러블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아직 군사 분야와 연계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윤영삼 외는 반도체 공정 
기술의 미세화 및 발전을 통해 상용화된 웨어러블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특히 웨어러블 센서의 발전과정과 기술
적 형태 및 발전단계 분석을 통해 군사 분야에 해당 기술
을 활용한 사례와 발전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피부 부착형, 착용형 등 다양한 신체 웨어러블 활용 기술
이 군사적으로 사용 가능성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접근 
분석하였다[4]. 홍석민 외는 미래 병사용 지원 체계에서
의 적 탐지와 대처를 위한 병사 몸에 장착한 웨어러블 기
기 간의 연동 및 통신에 관한 연구를 통해 1대1 연결만
을 지원하는 블루투스의 한계를 군사 작전에 활용할 용
도의 연결 기술을 제시하였다[5]. 김인기 외는 스마트 워
치를 사용하여 공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피로도를 측정
하고 체력평가 결과에 따른 피로도 및 신체조성과 기초
체력을 분석함. 웨어러블 기술을 통한 피로도 분석에서 
체력평가 결과에 따라 합격한 그룹이 불합격한 그룹보다 
걸음 수와 피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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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살펴본 선행연구 대부분은 기술적 특성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구체적 군사 분야 활용 방향 및 적
용 개념에 관하여 논한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3. 미래 군 전투원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방향

군사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장 환경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AI, 초고속, 초연결 통
신망을 활용한 새로운 양상의 환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착용한 전투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투원 주
변의 전장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웨어러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투 장비를 개발하여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
속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미 육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 Fig. 4와 같은 전투용 고글을 전력 배치하여 통합 
시각 증강 시스템과 클라우드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기능을 실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신 분야, 근력 
보조 장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각종 장
비에 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ig. 4. U.S. Army-introduced wearable devices [7]

이에 비해 한국은 관련 필요 다양한 요소 기술의 기반
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군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연
구 개발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
는 미래 전장에서 개인 전투원이 활용할 수 있는 통신 및 
전투력 보존 측면의 아래 Fig. 5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
스를 통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상과 개념을 제시하고
자 한다.

Fig. 5. Future military combatants' direction of using 
wearable devices

3.1 소부대 전투 무선망 체계 발전 방향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1998년 블루투스 SIG를 통해 제안된 블루투스 무
선 전송 기술은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가장 널리 활
용되고 있다. 특히 저전력, 소형화로 음성 및 데이터 전
송이 가능하게 하였으며[8] 오픈 라이선스로 누구나 로열
티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근거리 무선 통신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대 10~ 
100m의 전송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증, 암호화
를 통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9]. 기존의 전투무선망 및 
군 통신 체계는 단위 부대 간의 소통을 주목적으로 활용
되었다. 그러나 초고속·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전
투체계에서는 분대 이하 개별 단위 전투원의 실시간 원
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부대 내 전투무선망 체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용 목적에 적합하
도록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과 웨어러블 기술을 결합하
여 활용한 형태의 개인 전투원용 웨어러블 통신장비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 전투원의 활동성 및 
효율적인 전투 활동을 위해 각 단말의 소통을 위한 음성 
송수신하는 장비는 전투원의 신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다. 착용한 상태에서도 주변 소음
을 감지할 수 있고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분석 체
계 개발과 연동을 통해 전장 주변 소음을 통한 환경 및 
위협을 분석하여 전투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기
술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위치 정보 활용
위치 측위 서비스 (RTLS)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

고 있으며 매년 평균 성장률은 32%로 나타났다. 관련하
여 블루투스 Core와 Direction Finding 작업반에서 
HADM(High-Accuracy Distance Measurement,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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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거리 측정) 라는 기술명으로 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HADM은 정지해 있는 기기가 아닌 5km/h(보통
의 걷는 속도) 이내로 이동하는 물체의 거리 측정이 가능
하며 5m 이내의 기기라면 정확도 10% 이내인 0.5m 이
하의 오차로 거리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중이며 
향후 블루투스 6 기술은 CM 단위의 기기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물리와 링크 계층에 관한 기술의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10]. 이러한 블루투스 기반 위치 활용 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장 상황에서 전투원이 착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지휘·통제 
측면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 미래 군 전투체
계에서도 전투원과 부대 위치의 모니터링 등 상황공유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투원이 착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를 기반으로 연동되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3.3 생체정보 활용
최근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인간 신체의 
생리학적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심박수, 체온, 혈압, 맥박 등의 생체 데이터를 측정·획득
하여 블루투스 등의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단말로 전송 
활용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졌다[11].

Fig. 6. Wearable biometric information monitoring 
system architecture [12]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생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의 아키텍처는 위 Fig. 6과 같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능
을 제공하는 스마트 워치 제품 등으로 이미 상용화된 기
술을 군사용으로 발전 적용하여 전투원의 실시간 생체정
보를 획득, 전투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군
사용 웨어러블 장치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전도, 

혈압, 호흡, 활동성, 산소포화도 측정 등의 기능을 활용
한다면 실시간 전투력 현황 파악은 물론 전투원의 신체
적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전투력을 보존 측면에서도 활
용될 수 있다.

3.4 증강현실 AR 활용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착용한 디스플레이 기기(안경형)

를 통해 보이는 현실 세계에 2D 또는 3D 가상 객체를 
정합하여 사용자에게 기존의 가상 현실과 비교하여 향상
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13]. 미래 군 
전투원은 아래 Fig. 7과 같은 증강현실 작동원리를 바탕
으로 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기기를 착용하여 전장 환
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동시에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하여 지휘·통제에 활용할 수 있다.

Fig. 7. Augmented Reality Operating Principles [13]

특히 군사 작전 시 실제의 지형지물과 결합 된 정보를 
통해 부대 이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피아식
별, 명령 하달 등의 실시간 전달을 시각화하여 효과적인 
작전 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와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 이러한 기
술의 적용 및 도입은 군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적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
지 군사 분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의 활용은 제한적 
수준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술의 발
전 양상을 살펴보고 군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그
를 바탕으로 미래 육군 아미타이거 4.0에 부합한 웨어러
블 디바이스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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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미래 군 전투원의 전투 활동에 있어 웨어러블 디
바이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통신, 위치, 생체, 증강현
실 분야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의 군사 분야 잠재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웨어러블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한 무기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착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통신장비를 활
용하여 음성 및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신
속한 상황전파와 지휘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전투력
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소부대 전투원 간 의사소통
을 가능하게 하여 전장 상황 대응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둘째, 전투원의 생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함으로
써 생존성 보장 측면의 효율이 향상될 것이다. 개별 전투
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전투원의 생존성
과 전투력 보존 등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위치 정보와 증강현실을 결합한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
보의 활용으로 전투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
형 정보 및 피아식별 정보, 사격 보조 기능 등의 정보 및 
전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군사 관련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감시·지휘·통제·
타격체계와 정보체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
보를 공유하고 전장 상황을 동기화하게 된다. 이러한 실
시간 정보공유 및 전장 상황 동기화의 기반은 현장의 전
투원이 착용할 수 있는 군사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
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된 민간의 웨어러
블 상용 기술을 군사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에 적용 
및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 등 체계적인 지
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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