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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국방 아키텍처 임워크(MND-AF)의 강 /약 을 분석하고, MND-AF의 활용성 측면의 개

선 방안에 하여 표 한 것이다. 기존 연구자료와 SWOT 분석은 국방분야에서 정보체계 주 사용으로 인하여 

MND-AF를 용하는 과정에서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분석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SWOT 분석

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략(개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WO/WT 략은 신 히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분석과 표 은 국방분야에 있어 MND-AF의 개선과 다양화(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운용자(소

요군)와 개발자(업체, 국과연) 공통 이해를 한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리를 한 수단으로 MND-AF의 새로운 

아키텍처 임워크를 제시한다.

Key Words : MND-AF, Architecture Framework, Architecture, SWOT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MND-AF(Ministry of National Defense-Architecture 

Framework)‘s Strengths / Weaknesses and present the improving plan of the MND-AF. Research and SWOT 

findings show that some restrictions are occurring more often in the processing of the MND-AF application 

due to the usage of the information system in the defense.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rive 

strategy according to the result of SWOT analysis, especially WO/WT strategy will be considered deeply. This 

analysis and presentation will be helpful for the improvement and diversification of the MND-AF in the 

Defense and show the new Architecture Framework(AF) as the method to manage the R&D project for the 

common understanding between operator and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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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는 디지털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속한 발 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신속히 환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공유와 정보우 를 통해서 부와 가치를 

재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맞추어서 미국의 

DoDAF, 국 MODAF 등 주요 국가에서 아키텍처 

임워크(AF)를 다양하게 개선/발 시키면서 그 활

용분야도 다각도로 용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MND-AF 버 1.0을 만든 이후 

재까지 버 1.2를 구축하여 용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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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키텍처 임워크 발

그 활용 범 는 정보체계에 한정되어 있어 국방분야

에서 정보체계 련 업무자 심으로 사용되거나 이해

되고 있는 실정이다[3][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WOT 분석1)을 활용하

여 국방아키텍처 임워크(MND-AF)의 강․약

을 살펴보고, 외부환경의 련 요소를 식별하여 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아키텍처 임워크의 개

선 방안에 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능 을 통한 운용․체계아키텍처의 

표 과 MND-AF의 운용․체계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국방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용 가능한 새로운 

아키텍처 임워크(AF)를 제시해 보았다.

Ⅱ. 아키텍처 임워크(AF)의 고찰

2.1 아키텍처 임워크의 발 추세

아키텍처 임워크에 한 연구는 1987년 John 

A Zachman이 IBM System 에서 제시한 

Zachman 임워크로부터 시작된다. 최 의 아키텍

처 임워크(AF)2)는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정보체

계에 을 두고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비즈니스에서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아키텍처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활동으로는 엔터 라이즈 아키텍처 

임워크에 한 컨퍼런스(Integrated Enterprise 

Architecture Conference)가 해마다 국방 아키텍처 

1) SWOT는 강 (Strengths),약 (Weaknesses),기회(Opportunities),

(Threats)의 머리 자로, 범 한 상황분석의 한 부분으

로서 기업의 략  강․약  등의 내부 역량과 기회․

과 같은 외부 가능성 사이의 합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2) 아키텍처 임워크(AF: Architecture Framework)는 아키

텍처를 일련의 산출물로 모델링하고 설계하는 데에 한 지

침․원리를 제공하며, 궁극 으로 아키텍처를 일 성 있게 

표 하여 구조를 상호 통합하여 체계간의 상호 운용성을 달

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워크와 민간 비즈니스 분야의 아키텍처 임워

크에 해 용과 발 에 해 개최되고 있다. 최근 

EA 컨퍼런스에서 주요 심분야는 아키텍처 임

워크간의 통합과 연동, 그리고 용분야의 확 이다. 

아키텍처 임워크는 이해 계자의 요구사항과 

변하는 환경에 의해 그림1과 같이 지속 으로 발

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와 련되어 MND-AF에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5,7].

2.2 국내 련연구

아키텍처 임워크 련 미국 등 외국의 아키텍처 

임워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분석하

고 개선된 아키텍처를 제시하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방 아키텍처 임워크

(MND-AF) 자체에 한 활용성 그리고 산출물의 

계성에 한 근본 인 문제 에 하여 분석하고 개

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그 게 많지 않다.

MND-AF와 련된 유사한 연구 자료에 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태공(2003년) 자는 군  의 정보체계 통

합 시각에서 국방 아키텍처 임워크를 분석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국방 정보체계가 군  의 정

보체계 통합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변하고 있는 

국방정보기술 개발환경 하에서 새로운 정보체계로의 

진화문제에 효율 으로 응하기 하여 정보체계 개

발에 청사진(Blueprint)을 제공할 수 있는 국방 군

 아키텍처 임워크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

손태종(2004년) 자는 한국  국방AF 제시 

에서 “국방 아키텍처 임워크(MND-AF) 정립”에 

하여 분석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국방 통합정보

체계 구축 시 용될 수 있는 한국군에 합한 국방 

아키텍처 임워크(MND-AF)를 제시하여, 정보체

계 구축시 군에 공통 으로 용하여 체계 인 정

보체계 개발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하

는 데 있었다.

정찬기(2008년) 자는 효과 인 국방아키텍처 구

축 시각에서 “국방아키텍처 거버 스 임워크”를 

분석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효과 인 국방아키텍처

를 구축하기 한 EA 거버 스의 요성을 인식하고 

거버 스 구성요소를 식별하며, 명시 이고 공식 인 

국방아키텍처 거버 스 체계를 구축하기 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훈(2009년) 자는 국방 아키텍처 임워크

의 용성 에서 국가별 AF를 비교분석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아키텍처 임워크의 일반 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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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ND-AF 산출물

그림 2. 간의 연  계

을 통하여 발 추세와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의 

DoDAF, 국의 MODAF, 나토의 NAF, 우리나라의 

MND-AF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요기획과 획

득 리에 합한 뷰 을 추가하고 능력 지향  메

타모델, 표  온톨로지를 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데 있었다
[3][4][5][6].

Ⅲ. 국방 아키텍처 임워크(MND-AF)

3.1 MND-AF의 배경

국방 아키텍처 임워크는 미 국방 아키텍처 

임워크(DoD AF 1.0)와 범 정부 아키텍처 임워

크를 반 하여 선진 아키텍처 임워크의 특징  

우리 국방의 실을 고려하여 개발하 다.

정부는 2005년 12월 “정보시스템의 효율  도입 

 운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효율

인 정보시스템 구축  활용을 해 공공기 의 정

보기술아키텍처 수립과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요청

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국방부도 

국방 아키텍처 단계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 아

키텍처를 구축 에 있다.  

국방 아키텍처 임워크 도입에 따른 기  효과

는 정보체계 측면에서의 상호운용성, 확장성을 고려한 

표  기반의 표  정보기술  구축, 표  정보기술 

에 의한 투자 통제로 투자 효율을 제고하고, 상호

운용성을 통한 평가  체계 개발 기  제시, 략 정

보자산 포지토리(Repository)를 통한 정보자산의 효

율  리, 정보화, 디지털 시 의 경 환경에 부합되

는 정보 략 계획 수립  정보화 진 등을 할 수 있

다
[3,8,10].

3.2 MND-AF의 기술과 표

아키텍처 기술(Architecture Description)은 재는 

미래 어느 시 에서 정의된 도메인에 한 표 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표 은 도메인은 구성요소로 이루

어지고, 그 구성요소가 무엇을 수행하고, 그 구성요소

들이 어떤 상호 연 계를 가지고, 이들 계를 제어

하는 규정과 제한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이루

어진다.

MND-AF에서는 아키텍처에 하여 운용

(OV), 체계 (SV), 기술표 (TV) 의 세 가지 

으로 표 한다. MND-AF와 련된 세 개의 아키

텍처 인 OV, SV, TV는 통합된 아키텍처를 기술

하기 하여 논리 으로 결합되며, 아래 그림 2와 같

은 그 주요 계를 보여 다. 

운용 은 국방 임무를 달성하거나 지원하기 해 

요구되는 업무  활동, 운  요소 그리고 정보 흐름

을 설명한다. 체계 은 국방 기능을 지원하고 상호 

연결을 제공해주며 체계를 설명해주는 그래픽과 텍스

트 등과 같은 형식으로 표 된 산출물들의 집합이다. 

기술표 은 체계의 부분 는 요소들의 배치, 상

호작용, 상호 의존성을 리하기 한 규칙들의 최소

집합이다
[3,10].

3.3 MND-AF의 산출물  계도

아키텍처 산출물은 아키텍처 산출물의 수집, 련된 

아키텍처 구성 요소 는 조합으로부터 구성품의 식별, 

아키텍처의 목 에 합한 특성들을 서술하기 해 구성

품 사이의 계에 한 모델링 등의 과정을 통해 개발되

는 그래픽, 텍스트, 표 등의 형식으로 표 된다.

표 1은 아키텍처 산출물을 사용 상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아키텍처의 활용  작성에 한 역할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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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분석의 틀(Frame)

으로 표 한 것이다.

국방아키텍처 임워크의 모든 산출물은 논리

으로 그 용도와 활용처가 구분되어 있다. 모든 산출물

을 사 으로 활용하기 해 공통, 운용, 체계, 기술 

으로 분류하는 방법 외에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한 의 분류 방법을 들 수 있다. 산출

물의 흐름에 따른 계 표 은 그림3과 같다
[3,10].

그림 3. 산출물 간 계

Ⅳ. MND-AF의 SWOT 분석

SWOT 분석은 가장 보편 이면서도 가장 활용도

가 높은 분석수단이다. 이는 SWOT 분석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편  지 를 확보했으며, 기업의 환

경뿐만 아니라 개인과  차원의 경쟁우  달성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 SWOT 분석의 가장 큰 장 은 범 한 

용 가능성에 있다. SWOT 분석은 경 자나 의사결정

권자 는 ․ 로젝트․제품  서비스․기능별 부

문․사업단 ․기업․그룹․상품시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을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

따라서, SWOT 분석의 이러한 범 한 용성을 

고려하여 MND-AF의 기존 연구자료와 산출물 계 

등을 고려하는데 용하 다.

4.1 SWOT 분석 결과

MND-AF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하여 

MND-AF의 기존 련연구와 아키텍처 산출물 계

를 심으로 SWOT 분석을 하 으며, 이를 강 ․약

․기회․ 으로 정리하 다. 그림 4는 MND-AF

와 기존 련 연구자료를 SWOT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서 문제 을 도출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

이다.

4.1.1 강 (Strengths)

4.1.1.1 정보 략 계획수립  정보화 진 가능

공통된 근방법을 용하고, 아키텍처 정보를 재

활용함으로써 정보 략 계획 수립이 용이하며, 단  

사업간 연계 기능  정보를 식별하는 표 화된 도구

를 통한 체계간의 상호운용성 리 기반환경을 구축 

가능하다.

4.1.1.2 국방통합 정보자원 리 기반 구축  사업  

조정/통제기능 강화

국방통합 정보자원 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토리(repository)에 장된 개발된 단 체계들에 

한 아키텍처 정보를 검색/분석하여 개발기간 단축  

산 감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 합참, 국방부 등 조정·통제 부서의 입장에서 

리 상이 되는 모든 체계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실질 이고 구체 인 통제가 가능하다.

4.1.1.3 3원화 통합 (운용·체계·기술) 구축

정보화 사업 단계(소요제기, 개념연구, 체계개발)별 

MND-AF의 필수/보조 산출물을 용하여 운용/체계/

기술구조로 표 함으로써 장수행의 정보흐름을 정

의하고, 체계획득  구 을 한 물리  구조를 체계

화하고 정보체계를 구성하는 부품(요소)들에 한 교

칙을 구체화할 수 있다.

4.1.2 약 (Weaknesses)

4.1.2.1 활용분야의 다양화 미흡

미국의 DoD AF의 활용은 PPBE, JCIDS, 획득체

계, 실제 작  운용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MND-AF의 활용은 소요제기, 획득의 일부에서만 활

용이 되며 획득에 있어서도 정보체계에 한정되어 활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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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WOT 분석 matrix

4.1.2.2 각 산출물의 통합 인 연결성 미흡

표 하고자 하는 상체계에 한 운용아키텍처에

서는 체계를 표 할 수 없으며, 운용과 체계 에서 

산출물은 개별성이 강하다. 를 들면, OV-4(조직

계도)는 조직 계 계통을 나타내며, OV-5(운용활동

모델)는 업무활동을 표 하므로 각각의 산출물은 개

별성이 강하므로 통합 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4.1.2.3 운용-체계 산출물간 연 성 있는 추 성 식

별 미흡

아키텍처  간의 일 성을 유지하고 통합이 가

능하도록 명시 인 연 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 성은 통합 인 임무 운용 요구사항과 효과측정으

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체계와 체계의 특성, 그리고 체

계의 획득  개발을 리하는 특정한 기술기 으로

서의 일 된 추 성을 제공하기 해서도 필요하다.

운용 에서 특정 활동이 불필요하다고 단되어 

삭제하면, 이것과 연계되는 체계 의 삭제 부분을 

체 으로 망하면서 식별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1.3 기회(Opportunities)

4.1.3.1 사  아키텍처(EA)로 발

미국, 국 등의 주요 선진국의 국방아키텍처 

임워크는 사  아키텍처(EA)로 발 해 나가고 있으

며, 이는 MND-AF 측면에서 기회이다.

4.1.3.2 아키텍처 임워크의 활용성 다양화

미국, 국 등의 주요 선진국의 국방아키텍처 

임워크는 기획, 계획, BPR, 운용 뿐만 아니라 사업

리  등의 분야에 하여 산출물을 작성하여 표

함으로써 아키텍처 임워크의 활용성을 확 해 나

가고 있다.

4.1.4 (Threats)

4.1.4.1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 임워크(MND- 

AF)에 한 인식의 고정

MND-AF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임워크로서 정

보체계에 한 3차원 (운용,체계,기술)에서 상

체계를 표 하며, 이러한 정보체계에 국한되고 고정된 

인식은 MND-AF의 활용성에 요인으로 작용한다.

4.1.4.2 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국방정보기술 아

키텍처 임워크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변하는 환경변화에서 따라 MND-AF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용자들의 

요구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하여 MND-AF의 산출

물을 통한 다양한 표 을 고려해 나가야 한다.

4.2 SWOT 분석을 통한 MND-AF의 개선방안

지 까지 언 한 MND-AF의 강 과 약 , 기회와 

을 토 로 향후 MND-AF의 개선방안에 하여 

그림 5와 같이 모색해 보았다.

SO 략은 표  상에 한 유용한 을 기반으

로 사  아키텍처로 발 해 나가는 것과 아키텍처 

임워크의 다양한 활용으로 MND-AF를 용하여 

표 하고자하는 상 분야를 조정/통제 가능하다.

WO 략은 정보기술분야 외에 용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활용함으로써 사  아키텍처로 발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운용-체계간 연계성있는 추 성 식

별로 아키텍처 임워크의 활용성을 강화한다는 것

이다.

WT 략은 MND-AF의 다양한 활용으로 인식 

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운용-체계간 유용한  표

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략경쟁분석기법의 하나인 SWOT분석을 통하여 

MND-AF의 개선방안에 하여 분석하 으며, SO/ST 

략과 WT/WO 략으로 구분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ND-AF의 활용성 강화와 다양한 활용의 계

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운용아키텍처와 체계아키텍처의 계(산출

물)의 연계성과 추 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MND-AF의 다양한 활용”분야에 한 연

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체계 분야 외에 용 

방안은 3차원 통합 (OV, SV, TV)에 하여 

의 추가 인 완성이 필요하며,   필요한 산출물을 

WBS, OBS, RBS 등과 연계하여 리모델링

(remodeling)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MND-AF는 

정보체계 외에 용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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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능 (기능아키텍처)으로 연결하는 AF

키텍처 제시가 가능하다.

Ⅴ. SWOT 분석결과에 따른 MND-AF의 

활용성 강화 방안

5.1 SO/ST 략 련 개선방안 :“운용․체계 

을 기능 으로 연결하는 아키텍처 제시”
임무와 운용개념에서 ‘활동 분석’을 통하여 활동 

구조를 나타내고, 이것을 기능 으로 분석하여 ‘기능 

아키텍처(FA: Functional Architecture)’를 구 하고, 

이와 연계하여 기능을 체계구조로 표 하는 아키텍처

를 그림 6과 같이 나타낸다.

SE 로세스 “요구분석→기능분석/할당→설계조

합”에서 기능분석을 통해 기능아키텍처를 만들어 낸

다. 이를 MND-AF의 3가지 (운용,체계,기술)과 

연결하여 볼 때, 운용과 체계 을 ‘기능 ’이라

는 새로운 측면을 표 하 다.

따라서, 운용 아키텍처와 체계 아키텍처에 기능 아

키텍처를 연결함으로써 운용개념과 체계개념을 더욱 

더 논리 으로 표 할 뿐만 아니라, 상 체계를 구조

인 에서 기능 으로 분석 가능하다.

5.2 WO/WT 략 련 개선방안 : “국방 연구개

발 사업을 한 아키텍처 임워크 제시”
체 산출물 에서 운용과 체계  산출물  일

부를 구조 으로 연결하여 그림 7과 같이 표 하 으

며, WBS-OBS를 연계시킨 임워크이다. 이를 통

해 운용구조를 체계구조와 연결하면서 운용 의 체

계화를 구 하면서 식별되는 험요소(Risk) 리가 

가능하다.

운용 아키텍처 산출물과 체계 아키텍처 산출물의 

일부와 “WBS-OBS-RBS”를 구조 으로 연결하여 

OV-5와 SV-4, OV-4와 SV-1a로 응시키고, 활동과 

역할을 각각 기능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표 하면서 

체계 아키텍처 SV-2와 SV-12로 개발 상 무기체계

를 표 함으로써 상 체계의 운용자의 운용개념과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의 체계에 한 이해를 논리

으로 연결하여 나타낸다.

한, RBS를 연결하여 표 함으로써 역할에 한 

활동을 시스템에 한 기능으로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에서 기술 인 험요소를 식별하고 리 

가능하다. 이 때, TRL, IRL, SRL의 기술 인 비 수

이 필요하다.

그림 7.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한 아키텍처 임워크

5.3 MND-AF 개선방안의 기 효과

3가지 (그림 2)에서 정보체계를 표 하여 아키

텍처를 구축하는 MND-AF를 4가지 (운용, 기능, 

체계, 기술)에서 구조 으로 표 함으로써 정보체계 

외에 무기체계 등 표  가능한 체계에 한 분석을 통

하여 아키텍처 임워크를 구 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개선된 체계를 구축 가능하다.

MND-AF 산출물 계도(그림 3)에 제시한 아키텍

처 임워크에 “WBS-OBS-RBS 입체 매트릭스”를 

연계한다면 정보체계에 활용하던 MND-AF의 활용 

측면을 시스템과 기능을 고려하면서 “무기체계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은 비용, 일정, 성능을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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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운용자(소요군)가 요구하는 시스템(무기체계)를 

만들어 내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

라서, 운용과 체계를 연계하면서 험요인에 한 식

별  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

임워크를 구 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Ⅵ. 결론  후속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용․체계 을 기능

으로 연결하는 아키텍처”와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한 아키텍처 임워크”는 지 까지 정보체계 주로 

활용되어 오던 MND-AF에 한 새로운 활용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제시한 아키텍처 임워크는 MND-AF의 

일부 운용․체계 산출물을 토 로, 개발하고자 하는 

상체계의 WBS-OBS를 구조화하면서 이와 연계하

여 RBS를 식별하여 표 하 다. 이것은 연구개발 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용과 체계를 망하면서 사업

의 험을 미리 진단하고 리할 수 있는 임워크

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던 실에 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운용자의 요구를 보다 자세하게 체계 개발자에게 

달할 수 있으며, 사업을 리하는 사업 리자는 운

용자와 개발자의 간 치에서 운용자 요구와 개발

자 개발 방향을 좀 더 연계성 있게 연결해 주면서 사

업의 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새

로운 아키텍처 임워크의 효율 인 부분이며, MND- 

AF의 활용 범주를 넓  가야할 부분 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운용․체계 을 기

능 으로 연결하는 아키텍처”와 “무기체계 연구개

발을 한 아키텍처 임워크”는 SWOT 분석을 통

한 MND-AF의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논리 으로 나

타낸 것이므로, 이에 한 정교화를 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즉, 제시한 2가지 방안이 실용  타당성을 가지기 

해서 새로운 의 아키텍처에 한 세부 산출물 

계 분석과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임워크를 용하여 분석하는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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