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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인 인스펙션과 기존 

검토 기법들을 정리 하였다. 그리고 코드 인스펙션(Code Inspection)을 위한 규칙들을 수립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소프트웨어 검토 방법들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하였다. 둘째, 코드 인스펙션을 위

한 규칙을 수립하고 사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하였다. 셋째, 코드 인스펙션을 통해 정량적 데이터 관

리를 수행하였다. 

 

1. 서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품질은 중요한 문제이다.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패가 좌우하게 된

다. 결함의 존재 여부나 그 양은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때 결함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테스트나 유지보수 단계에서 

결함을 검출하고 수정하는 비용과 시간은 개발 단계 초기

에 수행하는 것보다 10~100 배에 이르게 된다[3].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이

지 않았다. 이러한 결함 발견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

나가 인스펙션(Inspection)이다. 인스펙션은 1976 년 Michael 

Fagan 에 의해 제안되었으며[4], 인스펙션을 통해 모든 결함

의 60~90% 정도를 찾을 수 있고, 인스펙션으로부터 피드백

을 받음으로써 프로그래머는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인 인스펙션과 기존

의 검토 기법들을 정리 하고자 한다. 그리고 코드 인스펙션

(Code Inspection)을 위한 규칙들을 수립하고 실제 프로젝트

에 적용함으로써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A 社의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대상으

로 코드 인스펙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규칙들을 수립하

고 적용하였다. 

 

2. 문헌 연구 

2.1 소프트웨어 결함 검출 기법 

2.1.1 테스트(Test) 

IEEE 에서는 테스트를 “시스템이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하

는지 검증하고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수동 

또는 자동화된 방식을 통해 식별하는 실험 또는 평가하는 

프로세스이다” 라고 정의하였다[7].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즉, 단위 테

스트(Unit test), 통합 테스트(Integration test), 인수 테스트

(Acceptance test) 이다. 단위 테스트는 대부분 모듈을 구현한 

프로그래머가 실시한다. 단위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모듈을 

정확하게 구현하였는가, 예정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

를 점검한다. 통합 테스트는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모듈을 

모아 통합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이 요구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점검하고 모듈 사이의 인터페

이스를 시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인수 테스트는 완성된 

제품에 대한 시험이다. 인수 테스트의 목적은 시스템이 사

용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1].  

 

2.1.2 동료검토(Peer Review) 

동료검토는 일반적으로 형식 없이 검토가 필요할 때마다 

동료들이 작업 산출물을 검토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해진 

검토 인원이나 제한시간, 검토리더는 없으며 동료와 의견을 

나누듯이 검토를 진행한다. 동료검토의 장점은 자유로운 의

견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검토 과정을 

통하여 지식이 동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토 

리더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상적인 검토가 진행되지 않거

나 일반 회의처럼 다수의 의견이나 힘있는 자의 의견에 전

체의 흐름이 동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2]. 

 

2.1.3 워크스루(Walkthrough) 

Fewster and Graham는 워크스루를 “가상의 입력에 대하여 

원시코드의 수행을 문장 하나씩 짚어보는 작업”으로 정의

하였다[6]. 또한 “시스템의 형태나 프로그램 개발 사항에 대

해 개발 동료들로 하여금 조기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회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워크스루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대해 실시한다. 검토자들은 소스코

드를 한 줄씩 읽어나가면서 발견한 이슈를 제기한다.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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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루는 데이터 정의부분, 매뉴얼, 명세 등 프로그램이 아닌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된다. 

 

2.2 인스펙션(Inspection) 

ISO 8402:1995에서는 인스펙션(Inspection)을 “표준이나 명

세서에 대한 편차와 에러를 포함한 결함을 발견하고 식별

하기 위해 작업 산출물에 대해 수행하는 검사”라고 정의하

고 있다[8]. 인스펙션은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

일 수 있는 방법으로 1976 년 Michael Fagan 에 의해 제안되

었다[4]. 현재까지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Fagan 인스펙션은 여러 사

람이 모여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검사하

는 방법으로, 이 방법의 효용성은 이미 여러 연구와 적용에 

의해서 입증되었다[9].  

 

3.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코드 인스펙션 

규칙 수립 

본 절에서는 A 社의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대상으

로 코드 인스펙션을 위한 규칙들을 수립하고자 한다. 인스

펙션 규칙 수립을 위해 참고한 자료의 구체적 명칭과 출처

는 저작권 및 기관의 보안 유지를 위해 밝히지 않는다. 또

한 수립된 코드 인스펙션 규칙은 본 연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써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함을 

밝힌다. 

 

3.1 코드 인스펙션 단계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스펙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코드 인스펙션 과정을 수립하였다. (그림 1)은 코드 인스펙

션 수행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코드 인스펙

션을 위한 규칙을 수립함으로써 인스펙션 활동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3.2 코드 인스펙션을 위한 규칙 수립 

코드 인스펙션 규칙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

고하였다. 

- 발주사 프로그램 작성가이드 

- 컨설팅사 개발환경 및 코딩가이드 

- 개발사 품질보증팀 기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과 세 개 기관의 소프트

웨어 개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

한 코드 인스펙션 규칙들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립된 코드 

인스펙션 규칙들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항목별로 분류하여 

8개 카테고리 30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표 3>은 코드 인스펙션 규칙들과 각 규칙들에 대한 내

용을 정리한 것이다. 

 

4. 코드 인스펙션 규칙 적용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A 社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대상으

로 코드 인스펙션을 수행하였다. 코드 인스펙션 참여자는 

개발자, QA 팀 담당자,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이다. 코드 

인스펙션은 사전에 수립된 규칙(표 3)을 바탕으로 수행하였

다.  

4.1 코드 인스펙션 결과 분석 

코드 인스펙션은 공통 업무를 포함한 총 6 개 업무를 대

상으로 수행하였다.  

코드 인스펙션 활동은 5 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그림 2)

는 코드 인스펙션을 통해 검출된 결함의 수를 기간별로 보

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차 코드 인스펙션을 수행한 

결과 20,386 개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2 차 코드 인

스펙션을 수행한 후에는 30% 정도 감소한 6,161 개의 결함

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5 차 코드 인스펙션을 수행한 후에

는 단지 141개의 결함만이 검출되었다. 

 

(그림 2) 기간별 결함 추이 

 

아래 (그림 3)에서는 코드 인스펙션 수행 횟수에 따른 결

함의 수와 종류들을 보여주고 있다.  

 

 
(a) 1차(6월 26일) (b) 2차(6월 29일) 

 
(c) 3차(7월 6일) (d) 4차(7월 10일) 

(e) 5차(7월 16일) 

 

 

 

 

(그림 3) 기간별 결함 현황

 
(그림 3)의 (a)는 1 차 코드 인스펙션을 수행한 결과이다. 총 

20,386 개의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External Definition 

Object’ 규칙에 위배된 결함이 14,000 개가 검출되었다. 이것

은 동일한 이름의 전역 변수가 서로 다른 파일에서 중복사

용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변수 선언 시 정적(static) 

변수로 선언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선언함으로써 결함 발생

을 피할 수 있다. (그림 3)의 (b)는 2 차 코드 인스펙션을 수

행한 결과로써, 1차 코드 인스펙션을 수행했을 때보다 결함

의 수를 약 30% 정도 줄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Macro 

Naming’ 규칙에 위배된 항목 1,126건이 검출되었다. 매크로 

(그림 1) 코드 인스펙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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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은 모두 대문자를 사용한다는 규칙에 따라 재작업

(Rework)을 수행하였다. 3 차와 4 차 코드 인스펙션 활동을 

통해 결함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였으며, 5 차 코드 인스펙션 

수행 후에는 141 개의 결함만이 검출되었다. 대표적인 결함

으로는 ‘Internal Linkage of Object’ 규칙을 위반한 항목이 46

개, ‘Failure Definition Local Variables’ 규칙을 위반한 항목이 

34개, ‘Internal Linkage of Function’ 규칙을 위반한 항목이 20

개 이다. ‘Internal Linkage of Object’ 와 ‘Internal Linkage of 

Function’ 관련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 연결을 가지

는 개체나 함수를 선언할 때 ‘static’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extern’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결

함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항목들을 점검할 때 해당 

헤더 파일이 정상적으로 헤더파일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Failure Definition Local Variables’ 

규칙 위반으로 발생된 결함은 사용하지 않는 지역변수를 

제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지역변수들은 

메소드(Method)가 실행될 때 메모리 및 실행 속도에 악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3 주 동안 5 회에 걸쳐 코드 인스펙

션을 수행하였으며, <표 4>는 코드인스펙션 활동의 대상이 

된 업무별 전체 코드의 수, 파일 수, 매크로의 수, 함수의 

수, 그리고 변수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시스템 통계 

업무명 
Lines of 

Code 
File Macro Function Variable

공통 업무 47,061 187 403 485 219 

A 업무 14,624 46 156 113 46 

B 업무 87,850 206 784 840 429 

C 업무 207,427 628 1,717 2,084 628 

D 업무 15,736 46 174 142 85 

E 업무 30,869 82 272 299 83 

계 403,567 1,195 3,506 7,469 8,959 

 

5 회에 걸쳐 6 개 업무 1,195 개 파일에 대해 수행한 코드 

인스펙션 결과 결함이 포함된 파일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

았다. <표 5>에는 업무별 코드 인스펙션을 수행한 파일들과 

결함이 포함된 파일의 수를 정리하였다. 

<표 5> 파일 분석 결과 

업무명 Successful files Erroneous Files 

공통 업무 187 0 

A 업무 46 0 

B 업무 206 0 

C 업무 628 0 

D 업무 46 0 

E 업무 82 0 

계 1,195 0 

 

현재 정보시스템 개발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오류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출물에 

대한 지속적인 코드 인스펙션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이 필

요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인스펙션은 그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스펙션과 기존의 검토방법들을 정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이해당사들에게 인스펙션의 이

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인스펙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달

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드 인스펙션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

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 검토 방법들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

리한 점이다.  

인스펙션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검토 방법들 

중 하나로써 그 정의와 목적, 그리고 수행 방법에 있어 기

존 방법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

나 관리자들이 기존 방법인 동료검토, 워크스루, 그리고 테

스트와 혼동을 하거나 명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인스펙션과 기존 

검토 방법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코드 인스펙션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고 사례를 통

해 성과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 社의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

로 코드 인스펙션을 위한 규칙들을 수립하였다. 물론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립된 규칙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

거나 표준화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수립한 규칙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암묵적으로 지

켜온 방법들을 기초로 수립된 것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

다고 판단된다. 

셋째, 코드 인스펙션을 통해 정량적 데이터 관리를 수행

하였다. 

코드 인스펙션 대상을 각 업무별, 기능별, 세부 항목에 따

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결함의 규모와 빈도수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결함율 0%를 목표로 코드 인스펙션과 재작업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코드의 완성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코드 인스펙션 규칙들을 수립하고, A

社의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성과를 분

석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개발과 

유지보수 그리고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스펙션은 기존에 수행

하던 활동이 아니며 초기에 개발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

은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공식적인 

개발활동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매우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경영진 그리고 

고객의 합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의 지속적인 적용과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의 기반을 구축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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