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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대부분의 현대 무기체계에는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가 그 성능을 좌우한다 따라서[1].

국방 도메인에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체계적인 시

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 소프트웨어 시험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

국방 시험 성숙도 모델의 필요성2.

국방 소프트웨어 의 특징은 임무 최우선 체계 체계들의 체계 소프트웨어 집약 체계 하드웨어와[2] , , ,

소프트웨어의 복합 체계 상호운용 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체계적인 시험, .

이 필요하다. 군이 가진 시험평가 관련 규정 지침 들이 무기체계 위주이며 시험평가 조직의 능력도/ [3,4]

미흡하다 또한 개발 프로세스가 구체적 시험 활동을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수준별 시험 활동들이 개발. ,

조직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군의 시험평가 사례에서는 수준별 시험 시험환경 시험 전문인력 시험. , , ,

조직의 독립성 사업관리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며 개발 조직들도 기능 위주의 시험 운용시험에서의, [5] ,

결함 발생 시험 인력의 부족과 교육의 미흡 독립된 시험 조직 프로세스의 부재 품질 시험의 미흡함, , / , ,

시험 환경 구축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6].

과 는 개발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개선하기 위한 모델이며 시험이 모델에서 큰 비중을 차CMM CMMI ,

지 않으며 개발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시험 프로세스의 성숙도로 보기도 어렵다 은 의, . TMM[7] CMM

보조적 모델로서 시험 프로세스의 성숙도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그러나, .

은 인적 관리와 시험 조직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시험 장비 시험 체계 테스트베드 등의 시험TMM , , ,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도 적으며 단계적 표현은 조직 전체의 프로세스 수준만 나타내고 프로세스 영역, ,

별 수준은 나타내지 않는다 는 시험환경 사무환경 보고 결함관리 테스트웨어 관리 등과 같이. TPI[8] , , , ,

이 다루지 않는 영역을 포함하는 핵심 영역들을 정의한다 는 성숙도 수준을 연속적 표현으로TMM . TPI

나타내기 때문에 특정한 핵심 영역의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적합하다 하지만 모든 핵심 영역에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숙도 수준과 목적이 정의되지 않았고 성숙도 수준의 개념이 등과 다르고, CMMI

모호하기 때문에 기존 모델과 함께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국방 시험 성숙도 모델3.

은 국방 소프트웨어 시험 프로세스를MND-TMM(Ministry of Defense - Testing Maturity Model)

개선하고 시험을 거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숙도 모델이다 은 소프트웨. MND-TMM

어 시험과 관련된 기존 모델과 표준 등을 참조하여 설계되었다 은 시험 프로세스의 성숙도. MND-TMM

를 단계의 수준으로 구분하며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개의 시험 프로세스 영역을 가진다5 4 15 .

의 성숙도 수준과 일반 목표는 다음과 같다MND-TMM .

수준 인식 시험 필요성을 인식 시험 프로세스는 미정립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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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해 개별 프로젝트에 시험 프로세스가 사용됨 기본적인 시험 활동이 이루어짐2 - “ ”: ,

수준 정의 조직의 표준 시험 프로세스가 정의됨 프로젝트에 표준 프로세스를 테일러링함3 - “ ”: .

수준 정량화 다양한 메트릭에 의해 시험 프로세스가 정량적으로 평가됨4 - “ ”:

수준 최적화 시험 프로세스 개선 결함 예방을 중점5 - “ ”: ,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된 시험 프로세스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프로세스 시험 전략 수명주기 모델 프로세스 관리(Process): , ,

기법 시험 명세 검사 기법 적용 품질 통제 평가(Technique): , , , ,

기반구조 시험 환경 테스트웨어 관리 시험 추정 시험 조직 시험 도구(Infrastructure): , , , ,

군 상호운용성 국방 소프트웨어 특성(Military): ,

은 국방 도메인서 사용하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국방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군MND-TMM (Military)

카테고리 반영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국방 소프트웨어의 특성으로는 긴 사업기간 정형적 개발 프로세. ,

스 시험의 강조 요구사항의 변동 시험환경 구축의 어려움 등이 식별되었다. , , .

개발 조직은 조직이 가진 시험 능력을 확인하고 개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을 활용할 수MND-TMM

있으며 사업관리 조직은 개발 조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거나 개발 조직의 시험 능력을

인증하는 데에 을 사용할 수 있다MND-TMM .

결론4.

전장관리정보체계 소프트웨어와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무기

체계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 소프트웨어 시험은 프로세스의 미성.

숙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품질이 미흡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군 전투력의 손실로 나타나,

기도 한다 따라서 국방 소프트웨어 시험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

본 논문에서는 국방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가진 시험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프로세스를 개

선하기 위한 모델인 을 제시하였다 은 개의 성숙도 수준을 가지고 개의 카테MND-TMM . MND-TMM 5 4

고리로 구분된 개의 시험 프로세스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험 프로세스 심사 및 개선 활동을15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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