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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모델 연구 및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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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Policy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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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제정된 후, 근거기반 정책의 수립은 정부의 중요한 행정 과제이다. 특히, 군수 조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방위산업 특성상, 해석 가능한 정책 모델을 이용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방위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방위산업의 특성과 외부 요인 및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흐름 모형과 옹호 연합 모형을 혼합한 정책 분석 모델을 설계 및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정책 분석
모델을 정책 수립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급망 정보, 방위산업 실태자료 등 방위산업 정책에 기인하는 산업 정보들을 종합
할 신규의 방위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방위산업 정책 분석 모델과 정보시스템은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이행과제 도출, 데이터 상관도 분석 등을 통해 구조화되었으며, 향후, 방위산업 정책 중개자로 하여금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방위산업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인 방위산업 정보 유통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ith the enactment of the Data-Based Administration Act, evidence-based policy formulation 
has become a crucial administrative task for the government.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in the defense 
industry, where significant expense and time are involved in military procurement. Consequently, the 
need for interpretable policy models in policy-making has grown. This paper introduces a data-driven
policy analysis model for the defense industry and proposes an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its 
application in policy-making. The goal is to provide a scientific and objective basis for policy decisions 
and enhance the efficient distribution and collection of defense indust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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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법(법률 제19408호)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정책 과정에서 객관성과 효율
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고도화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1]. 방위사업청 또한 증거기반 방위산업(이하 방산이라 
한다.) 지원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기 위해 한국방위산업

진흥회 주관의 방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수집된 자료는 통계 기반의 정량증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자료의 분석 기반이 부
족한 상황이다. 실제적인 증거기반 정책 결정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산업통계자료의 분석과 다양한 위탁집
행사업의 행정 결과를 종합하여 경제성 증거와 평가증거
로 방산실태자료의 정제가 필요하다[2]. 반면, 국방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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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으로 정보의 접근이 제한적인 일반 국민은 방위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자료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방위사업청과 
위탁집행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
다.)는 수치화 가능한 방위산업 정보를 정책 중개자 및 
이해집단에 제공하는 신규의 정보제공시스템을 기획·구
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90호)’을 제정하였으며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 정책 진단을 위한 정책
분석 모델을 제안하고 근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시스템의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방위산업정보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정책 활성화를 위
한 방위산업 정책 해석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방위산업 특성 및 문제점
방위산업은 우리 군이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필요한 

무기체계와 지원체계를 군에 공급하고 강력한 군사력
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방 산업으로, 작금의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대비하여 국가 생존과 자주적 
방위력 획득을 목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
다. 우리 군과 정부는 정부 예산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실패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군
사 작전에 필요로 하는 전력소요를 파악 후, 도입 또는 
개량이 필요한 군수품의 조달 사업을 수행, 규격화가 
완료된 군수품을 양산함으로써 전력화를 수행하고 있
다. 정부는 2008년, 각 군과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분산된 군수 조달 업무를 통합하여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외청을 설치 및 
지금의 방위사업추진 절차를 정립하였다[3]. 방위산업
은 민수산업과 비교하여 기획부터 개발‧양산까지 다
양한 중간 단계와 검증 절차로 전력화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며 정책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
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국가가 군수물자의 
수요 및 계약에서 가격 결정의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격품의 원가정보를 방위사업
청에서 종합 및 계약 제도를 운영‧개선하고 있으나, 
부품 단위의 방산 원가를 책정하고 있어 기획단계에서 
선행되는 핵심기술 또는 방산 지원사업의 집행 예산을 
비용-편익 분석함에 어려움이 있다[4].

2.2 방위산업 외부 요인 분석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방위산업 정책

의 핵심 아젠다는 ‘공급망과 방산업체 안정성’ 으로, 각
국은 자국의 부품공급망을 진단하고 전시생산능력을 유
지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년 대일 소‧부‧장 무역규제와 COVID-19 
에서 드러난 반도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
정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
는 `21년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공급망 점검을 수행, `23
년 ‘국방산업전략’ 을 수립하여 회복 탄력적인 공급망 구
축을 위한 공급업체 투자개선 및 유연한 획득체계를 도
입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23년 ‘핵심 원자재 법’을 제
정하여 공급망 관리와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긴급한 무
기체계의 해외 도입을 서두르는 실정이다[5,6]. 방위사업
청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방산 지정물자의 
장·납기, 부품 단종 등의 이슈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추
진 중이며,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 및 국방통합원가정보
체계에 산재한 무기체계 부품 및 제조사 정보의 통일성
을 위해 각 정보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내외 공급망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
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8년 이후, 방산업체
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할 5년 단위의 방위산업육성 기본
계획을 지속 수립함으로써 방위산업 경쟁력의 제고, 국
방 R&D 강화 및 방산추출 확대를 통한 경영 개선을 도
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달리 제조업이 밀집
한 지방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현재 무기체계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며[7], 이러한 방산업
체의 경영실태를 종합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체계는 아직 구축 사례가 없다.

2.3 데이터기반 정책 사례 조사
민간의 행정에서는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데

이터 플랫폼과 각종 통계 서비스 플랫폼을 민간에 제공
하고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
히, 지방행정의 경우,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된 이후 
통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공
공서비스의 설계 시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데이터의 통합과 접근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8].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에서 종합
한 Table 1의 국내 통계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통계 제공 서비스 중 절반 이상이 수집된 통계 자료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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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우수사례집을 살펴보면 전체 18건의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사례 중 단 3건만이 산업고용과 연관된 사
례로 분류되었고 그마저도 산업 정책 수립에 대한 활용 
사례로는 발전하지 못한 정책상의 한계가 있다. 

Organization Statistic Index Data Format

Statistics 
Korea

Population, Health, Labour 
Employ, Job Status, Age, etc.

Excel, CSV, 
Visualization

Government Organization, Civil 
Servant, Local Finance, etc.

Excel, 
Visualizat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Local Finance Excel, 
Visualization

Financial Operation, Personal 
Management, etc.

Excel, CSV, 
XML, PDF, 

Visualization
Government Budget, Financial 

Plan & Performance, etc.
Excel, CSV, 
Visualization

Rules, Regulations, Acts, etc Excel, 
Visualization

Government Approval Excel, XML, 
Visualization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Statistics by Region PDF, Excel, 
Visualization

Financial Health & Efficiency Excel, XML, 
JSON, CSV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Status PDF, Excel

Other

Information Disclosure Results PDF

Medical Personnel, Hospital Status Excel
Designation of Test & Inspection 

Institutions Excel

Table 1. Status of Local Administrative Statistical 
Services[8] 

상기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근거기반의 방위산업 육
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통계와 
공급망 정보를 종합 및 시각화할 수 있는 정보기반 마련
이 필요하며, 정책 결정자는 위탁집행기관에서 수집·분
석·유통되는 방위산업 정보가 방위산업의 여러 이해관계
자와 정책중개자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해석 
모델을 정형화하여 다음시기 정책의 아이디어 발굴을 촉
진할 필요가 있다.

3. 방위산업 정책 모델

3.1 이론적 배경

사회 및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변동을 
해석하기 위해 행정학은 정책의 도입, 승계, 종결 등 정
책의 흐름에 대한 해석적 접근, 정책을 지지하고 이해관
계를 설명하는 관계적 접근, 정책을 도입 및 중개하는 행
위적 접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모델을 개발 및 발전
해왔다[9]. Table 2은 정책변동에 대한 해석 모델을 외
부요인, 선행요인, 독립변수 별로 분류한 것으로 정책흐
름모형(PSF)은 정책의 흐름을 중점으로 선행된 정책 대
안과 매개요인을, 옹호연합모형(ACF)은 정책 중개자로
서의 정부의 역할을 기준하여 정책 하위체제의 여론을, 
행위자 중심 제도모형(ACI)는 정책의 집행을 수행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환경과 선행된 정책문제를 
각각 설명한다. 상기의 정책 해석 모형으로 정책 변동을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 중개자와 옹호연합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혼합형 해석 
모델을 적용하여 정책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10].

Factor Type
PSF

(Policy Stream 
Framework)

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I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External Factor Policy Stream Public 
Opinion

Institutional 
Environment

Antecedent Factor Policy 
Alternative Social Value Policy Issue

Mediating Factor Policy 
Window Policy Broker Interaction

Table 2. Explanatory Framework of Policy Change[9]

3.2 정책 모델 설계
정책 결과가 산업에 도래하기까지 위탁집행 기간이 길

고, 정책 하위체제로서 이해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국내 
방위산업은 종래의 정책 분석 모형만으로는 방위산업 정
책을 추적하거나 데이터 기반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방위산업 
특성 및 외부 요인을 기반으로 정책 중개자인 방위사업
청과 정책 위탁 집행자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간 정책 
환류 과정을 Fig. 1의 혼합형 해석 모델과 같이 설계하였다.

Fig. 1 에서는 공급망 안정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부 예산의 삭감, 방산업체 경영실적 악화 그
리고 급변하는 기술 동향을 외부 환경 요인으로 설정하
였으며, 정책의 하위체재로는 소요군, 방위산업 종사자
와 방산업체 그리고 방위산업 정책을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으로 설정하였다. 정책의 중개자로는 외부 
환경 요인과 정책 하위체제로부터 정책 의견을 수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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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tical Model of the Defense Industry Policy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국방 과학 기술혁신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방위사업청을 역할 정의하였으며, 정책 
위탁집행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연구개발 사
업과 방위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외부 환경에 작용
하는 환류 구조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Fig. 1 의 정책 모
형에서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이 부재한 기존 정책 수립과
정은 외부 환경 요인 형태로 반영된 방위산업 현황을 정
책 중개자가 직접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위탁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산 실태조사 자료들이 옹호연합에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책 위탁집행기관에
서 관리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과 방위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중개자가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제성 증거, 평가증거로 정제
하거나 신규 발굴할 수 있는 시각화 기반이 부족한 상황
이다.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
진흥연구소는 2024년 통계 승인된 방위산업 실태자료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직접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고 방위산업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 제공
하는 정보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음 시기 방위산업 정책 
수립에 정책적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로 정책 관성을 개선하는 의의가 있다[11].

4. 방위산업정보시스템

4.1 정보화 전략 계획
국방의 정보시스템은 공공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이, 

정보화 추진을 위한 예산 타당성과 사전 검증을 수행한다. 
정보시스템의 예산 산정과 추진 근거를 위해 발주부서는 
Fig. 2 와 같이, ‘정보화 전략 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을 수립하여 본 시스템의 업무 목표, 획

득 기능, 비용 등을 추산하고 정의할 수 있다[12]. 또한, 
국방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정보화 사
업 추진절차 외에도 국방부의 정보화 종합계획을 근거하
여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준용한 정보체계 보안대책 수립
이 필요하다.

Fig. 2. The Process of Information Strategy Plan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공급망의 데이터를 
구축, 방위산업 통계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방위산업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에
서 종합한 `23-`37 국방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및 국방정
보화업무훈령 제70조에 근거하여 정보화 전략 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였으며, 방
위산업과 관련된 환경분석, 현황분석, 목표모델 설계, 이
행계획 수립을 수행하였다. 환경분석 결과, 국방개혁 2.0 
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보조수단으로서 선진사례 및 관련 법령
상 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을 발굴하였다. 

Fig. 3. Improvement Tasks of Information Strategy 
Plan 

후속된 현황분석에서는 선진사례로 식별된 나라통계
의 통계청, 산업통계시스템의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등 
기관 인터뷰 및 설 설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사례별 착
안점과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업무 및 시스템 분석 
결과, 방산업체 및 유관기관 대상의 업무 개선의견(Voice 
Of Customer) 38건을 종합할 수 있었다. 개선의견은 
정보 수집, 정보제공 그리고 지원사업 업무에 대한 의견
을 구분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신규 정보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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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함으로써, 개선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와 정보화 
이행과제를 Fig. 3과 같이 추출하였다. 종합된 15개의 
정보화 이행과제를 바탕으로 목표모델 설계 단계에서는 
환경 및 현황분석에서 선행된 업무 도메인과 목표 시스
템 기능을 도시화하여 업무 도메인 상의 모델을 정의하
였다.

Fig. 4. Business Domain of 'Defense Industry & 
Statistic Information System'

Fig. 4의 목표모델 및 도메인을 살펴보면, 본 고에서 
제안하는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은 본 시스템을 구축 및 운
영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통계 및 
공급망 정보를 제공 받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통계입
력 및 실태조사 데이터를 검토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급망조사 자료를 입력하고 검증할 국방기술품질원 그
리고 기업데이터를 입력하고 방위산업 통계자료를 조회
할 방위산업체 등 5종류의 유관 업무조직이 존재하며, 
각 업무조직이 소요로 하는 데이터를 중개하고 제공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국방 표준 종합정보 시스
템(KDSIS) 및 국방 통합원가 시스템(DICS), 국방기술진
흥연구소 보유의 국방기술 정보통합 서비스(DTiMS), 과
제관리 시스템(PMS) 및 경영정보 시스템(MIS)과의 연동
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방위산업 경영정보 및 통계 
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기 위해 약 6,000 개 이상의 방산
실태조사 대상 기업정보를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설계된 시스템 목표모델을 기반으로 연구소는 본 시스
템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지원사업 및 방산수출지원 업무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와 정보화 
시스템 마스터 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을 수립해야 하며, 본 고의 방위산업정보시스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한 구축 계획과 예산,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으
며, 구축 후 도입된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포함한다. 

4.2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화 전략 계획에서 산출된 정보화 이행과제와 시스

템 기능은 그 전략적 가치와 구현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Fig. 5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에 따라 2개년 사업으로 나
누어 구축 진행하였으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Fig. 3의 
국방망 내 이행과제 10건은 방위산업정보시스템 1차년
도 구축사업을 통해, 나머지 인터넷망의 잔여 이행과제 
5건은 방위산업정보시스템 2차년도 구축사업을 통해 진
행되었다.

Fig. 5. Portfolio Evaluation Quadrant Positioning

사업 추진 체계로는 구축사업 주관부서인 정보화 부서
를 기준으로 소요부서인 업무부서와 방위사업청, 방위산
업진흥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전
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전자정
부사업의 사업관리를 지원하는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및 별도의 정보화 감리를 통해 단계별 사업관리
에서 점검할 변경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를 지원하였다. 

4.2.1 개발 프로세스 및 방법론
국방 소프트웨어 개발은 대상 체계의 종류에 따라 적

용 법령 및 준용 매뉴얼을 달리 적용한다. 일례로 전장관
리체계, M&S 체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구성품 등 방
위력개선사업 등으로 획득되는 체계의 소프트웨어는 ’무
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개
발 및 산출물을 생산하며, 그 외 자원관리체계 및 전산 
정보체계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및 ’행정기관 및 공
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를 개발 및 관리해야 한다.

본 고의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은 국방자원의 유통 및 관
리 목적의 정보시스템으로 시스템 개발을 위해 국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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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업무 훈령과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을 준용하여 산출물 관리되었으며, 2개 년도 연속 사업
의 특성상, 산출물의 신속한 검토 및 소프트웨어 재사용
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관리가 필요
하다[13]. 발주부서는 개발방법론으로 국방 CBD 2.0을 
기준하여 산출물을 작성 및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관리
하였으며 사업 관리를 위해 Table 3의 개발 프로세스 중
산출물 기준으로 단계별 사업 관리가 가능한 폭포수 모
형을 적용하여 요구분석, 설계, 구현, 시험 등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였다.

Process Type Description

Waterfall pros. Easy to manage & explain
cons. Risk of Delays

Prototype pros. Easy to cooperate & request
cons. Waste of Resource

Spiral pros. Easy to focus on Requirements
cons. Program Complexity

Iterative pros. Easy to manage Configuration
cons. Risk of Project Management

Agile pros. Increased Productivity
cons. Need to rebuild the Process

Table 3. The Comparison of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4.2.2 개발 도구 및 프레임워크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정보

통신산업진흥원의 권고에 따라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전
자정부 프레임워크(eGovFramework)‘ 를 적용 및 개발
하였으며, 웹 서비스 요청 및 처리를를 위해 Fig. 7과 같
이 기본적인 MVC(Model, View, Control)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Fig. 7의 웹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 방위산업정보시스템에서는 뷰
와 웹브라우저 제공을 위한 프론트엔드, 컨트롤러와 태
스크 처리를 위한 백엔드로 구분하여 개발되었으며 프론
트엔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일종인 Vue2 언어 기반의 
Nuxt2 프레임워크 등 라이브러리 42종을 활용하여 개발, 
백엔드에서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더불어 Python 기
반 Fast API 등 라이브러리 48종을 활용하여 모델을 설
계하였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사와 관리부서는 정
보시스템 개발 간 분석단계 산출물로서 시스템 아키텍처
를 설계 및 생산해야 하며, 관리부서는 시스템 아키텍처
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이 도입할 체계자산, 응용프로그
램, 서버, DBMS 등의 보안 통제항목 62종에 대해 보안
대책을 수립 및 설계 반영할 필요가 있다.

Fig. 6. Block Diagram of 'eGovFramework'

Fig. 7. Web Service Architecture with a MVC model

4.2.3 데이터 모델링

Fig. 8. Example of Defense Industrial Statistic 
Web 

Fig. 9. Example of Defense Industrial Companies 
& Financial Information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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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ntity ENTP_INFO ENTP_CREDIT PRJ_INFO FINANCIAL LABOR_INFO BOM_INFO PART_INFO USER_INFO

Supplies Item 
Registration R U U

Part Item Registration R C, U

BOM Data Registration R U
Supplies Data 
Management C, D C, D R

Export Part Data
Registration R R U

Supplies Information 
Provision R R R R

Information Analysis R R R R R R
Companies 
Information 
Registration

C, D C, D R

Statistical Chart
Registration R R

Statistical Data
Registration R R U R

Customization
Personal Statistic R R R R R R

Statistical Information
Provision R R R R

Statistic Information 
Management U U R

※ C : Create,  R : Read,  U : Update,  D : Delete

Table 4. Example of the CRUD Matrix

방위산업정보시스템 구축 결과, Fig. 4의 시스템 구성
을 위해 방위산업정보시스템 메인 포털 하에 방산업체 
및 수행사업 등의 산업정보 화면과 부품‧공급망 정보 
화면, 방위산업 통계정보 화면 그리고 관련 문건 및 보고
서 관리화면 등 총 4개의 주요 화면으로 구성하여 설계 
및 개발되었으며, 산업정보 화면과 통계정보 화면은 Fig. 
8 및 Fig. 9와 같다.

Fig. 4의 5종류 유관 조직으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방위산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Fig. 8 및 Fig. 9의 웹 
화면상에 자료가 가공 및 출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설계된 시스템 로직과 논리화된 DB 간 
상관관계의 모순이 없는지, 업무 프로세스가 충분히 반
영되었는지 상호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DB 및 프로
세스 간 상호검증을 위해서는 DB 설계를 통해 도출된 데
이터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을 통합하여 데이터 상관도를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 매트릭스로 구
조화해야하며, CRUD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 
테이블의 기능을 구분, 데이터 입력 목적의 테이블은 중
복된 릴레이션을 제거하는 정규화를, 데이터 조회 목적
의 테이블은 반정규화를 적용할 수 있다. Table 4에서는 
방위산업정보시스템에서 수집 및 연계하는 예시자료 8종

과 Fig. 2에서 수행한 업무분석 결과를 종합한 CRUD 매
트릭스를 통해 상관관계를 검증 및 데이터 모델링을 수
행하여 화면설계에 반영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폐쇄적인 방위산업 정책결정 및 
내부 소비적인 방산정보 유통범위를 유관기관 및 국민까
지 확대하기 위한 방위산업정보시스템과 데이터기반 방
위산업 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업무 적용은 방위산업 정책의 하부체제인 이해관
계자와 정책 중개자 양측에 방위산업 정책 변동을 해석 
가능 모델로 구조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 있어 주목
할 의의가 있다.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의 업무 적용을 위
해선 잔여 정보화 이행과제 중 대국민 서비스 관련 기능
을 완료하고 실태조사 업무처리 과정의 효율화를 통해 
정보시스템에서 소비 및 유통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
해야 하는 이행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방위산업정보시
스템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기
본계획 수립에 정책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선 Fig. 1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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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 간의 업무 재정의와 다
음 시기 방위산업 정책의 산업 영향을 수치화하여 정책 
결정자가 참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산 지표를 발굴과 관
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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