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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 Standard Application Hierarchy (Tailored 

from ISO/IEC 24748-2)

1. 서 론

미 국방부의 주도로 1940~60년대 사이에 기초가 

정립된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현재 세계적으로 국방, 

항공우주, 교통, 철도, 건설, IT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 우주 발사 시스템 

개발, 스마트 무인기 개발, 고속철도 차량시스템 설계 

등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활용되고 있으며(Lee, 

2008), 플랜트 개발 및 플랜트 연관 기술 개발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KITECH, 2013)

국내외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용 현황을 살펴보자면, 

해외에서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의 대상 시스템 

복잡화에 발맞추어 시스템 엔지니어링 또한 발전해오며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나 국내에서는 기 정립 

된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개별적으로 적용(Lee, 

2008)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는 방법은 ISO/IEC 24748-2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 활용 방법 중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개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ISO, 2011)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ISO/IEC 

15288과 같은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은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게 작성되어 있어 수행과업에 

대한 표현의 추상성이 높고 프로세스의 구체적 

입력물/출력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사용이 어렵다.

본 연구 이전 연구(Lee, 2016)에서 우리는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의 프로세스를 조직 단위나 

프로젝트 단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Figure 1과 같이 ISO/IEC 15288과 같은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을 기반으로 산업별 표준(Domain 

Specific Standard)을 개발하고 이를 조직별 (Organ-

izational) / 프로젝트별 (Methods, Procedures) 

표준/지침 개발의 참고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제안하였다. 하지만 효과적인 산업 별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ISO/IEC 15288과 같은 국제 표준의 프로세스의 

명확성을 먼저 개선하는 등 활용이 쉽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관련된 연구동향 조사를 통해 표준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내부적 구조 및 내용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밝히고, ISO/IEC/ 

IEEE 15288, EIA-632, IEEE-1220 등의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공통 프로세스 개발을 수행하였다. 개발 

수행 범위는 ISO/IEC 15288 기준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프로세스(Technical Process)의 

상세설계 이전의 앞 단계 설계-타당성검토, 개념설계, 

기본설계-에 관여하는 비즈니스/미션 분석 (Business 

or Mission Analysis), 이해관계자 필요사항 및 

요구사항 정의(Stakeholder Needs & Requirements 

Definition),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System Require-

ments Definition), 아키텍처 정의(Architecture 

Definition), 디자인 정의(Design Definition) 및 

확인 및 검토(V&V) 프로세스로 한정하였다.

* 다음 장부터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SE(Systems 

Engineering)로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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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Trends of SE process

2. SE 프로세스 연구동향

2.1 SE 프로세스 정의

SE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동향 파악에 앞서 SE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SE 프로세스란 ISO/IEC 24774, Guidelines for 

Process Description에 따르면 SE 수행을 위한 

입력 정보항목(입력물 information item)을 받아 

출력 정보항목(출력물 information item)으로 

변환하는 연관된 활동의 집합(ISO, 2010)이다.

또한 ISO 15288에 따르면 SE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ISO, 2015)

1. 구조적 측면

- 각 프로세스는 제목, 목적, 수행 목표, 활동, 

태스크의 속성을 가진다.

- 프로세스는 연속된 활동의 세트로 이루어지며 

각 활동은 요구사항, 권고사항 또는 허용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2. 기능적 측면(ISO, 2015)

- SE 공통 프로세스(생명주기 프로세스)는 

시스템 계층 구조상 모든 수준, 생명주기 상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 SE 프로세스의 각 프로세스는 모듈화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각 프로세스의 

기능은 최대한 응집되어 있고 각 프로세스 

간의 간섭은 최소화 된다.

- SE 프로세스는 동일한 시스템 수준에 

반복적(iterative)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 수준 

또는 생명주기 단계에 순환적 (recursive)으로 

적용된다.

2.2 SE 프로세스 연구동향

Figure 2에 나타나듯, SE 프로세스에 관련된 

연구동향을 크게 SE 프로세스, SoSE(System of 

Systems Engineering) 프로세스, SE&PM 프로세스, 

SE 프로세스 교육, SE 프로세스 Fundamental, SE 

프로세스 지원도구, 활용, 활용 환경, 활용 방법론의 

아홉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 후 관련 연구들을 

조사해보았다.

조사 결과, SoSE, 교육, Fundamental, PM과의 

통합 등 다방면에서 SE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E 프로세스가 국방부터 금융,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및 활용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SE 

프로세서의 활용을 돕기 위해 활용 환경 분석, 활용 

전략 연구, 지원 도구 개발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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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 Standards Selected for Analysis

ISO/IEC/IEEE 15288(2015):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 life cycle processes

모든 산업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
세스 제시(ISO, 2015). 

IEEE 1220(2005): IEEE Standard for Application 

and Management of the Systems Engineering 

Process

제품 개발에 관련된 요구사항과 프로세스를 제공함. 제품
의 생명주기 지원(제품 개발/유지/진화) 관점에서 서
술.(IEEE, 2005)

EIA-632(2003): Processes for Engineering a 

System

시스템 엔지니어링 또는 Re-엔지니어링을 위한 시스템
적 접근법을 기술한 표준. (EIA, 2003)

SE 프로세스 자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제 표준 

별 SE 프로세스 응용 분야 연구 또는 여러 

방법론과의 융합을 통해 SE 프로세스의 응용 

범위를 확장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Xue(2015)에 따르면 SE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합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SE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SE 프로세스의 

내용 및 구조와 같은 SE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그에 비에 미흡한 편이며, 본 연구가 목표로 

한 국제 표준이 제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존 연구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연구동향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국제표준의 SE 프로세스 분석

문헌 조사를 통해 SE 표준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 

개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SE 표준이 제시하는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1 분석 대상 표준

SE 프로세스 분석 대상 표준으로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ISO/IEC/IEEE 15288(이하 ISO 

15288), IEEE 1220 및 EIA-632를 선정하였다.

ISO 15288는 SE 분야의 기준 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KITECH, 2013)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어 분석가치가 

높다. IEEE 1220 및 EIA-632 또한 특정 시스템 

보다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KITECH, 2013) 

SE 분야의 국제적 표준이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3.2 분석 범위

분석 대상인 세 표준 모두 SE 핵심개념(시스템 

계층구조, 생명주기, 프로세스 개념)과 생명주기 단계에 

순환적으로 적용 가능한 SE 공통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표준이 제시하는 

SE 공통 프로세스 중 시스템 설계와 검증에 관련 

된 부분을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으며 

기준 표준인 ISO 15288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IEEE 1220과 EIA-632를 Sub Reference로 활용해 

분석하였다. 상세 분석 범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Scopes for SE Processes Analysis

표준 주요 분석 범위

ISO 15288

(Main)

기술 프로세스 그룹(Technical Process)

의 설계, 검증 프로세스 

IEEE 1220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SEP)의 

설계, 검증 프로세스

EIA-632 시스템 설계 및 기술 평가 프로세스

3.3 분석 기준

앞서 선정한 분석 대상 프로세스를 구조적 및 

내용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였다.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적 관점에서는 프로세스 입력물/ 

출력물(I/O)이 어느 정도의 상세성과 정합성을 가지고 

정의되었는지는 살펴보았으며, 내용적 관점에서는 

프로세스 설명(Description)의 상세성 및 프로세스 

설명과 입력물/출력물의 정합성을 살펴보았다.

3.4 SE 프로세스 분석 

3.4.1 ISO/IEC/IEEE 15288(2015)

ISO 15288은 SE 분야의 범용적인 표준으로 

시스템의 합의, 관리, 개발부터 폐기까지 등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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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 Processes Analysis Flow

[Figure 4] Structure of SE processes from ISO 15288

<Table 3> Outcomes of System Requirements Definition 

Process Defined in ISO 15288(ISO, 2015:55)

6.4.3.2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 Outcomes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 및 

범위를 정의함
물리적 결과물

시스템 요구사항과 설계 

제약사항을 정의함
물리적 결과물

주요 성능척도를 정의함 물리적 결과물

시스템 요구사항이 분석됨 행위의 결과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에 필요한 

시스템 및 서비스가 제공가능함
기대사항

시스템 요구사항의 추적성이 

확보됨
행위의 결과

포괄적인 공통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조적 관점에서 ISO 15288의 프로세스는 크게 

합의, 기술관리, 기술, 프로젝트 지원의 4가지 

프로세스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프로세스 그룹 

속의 각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 활동(Activity) - 

태스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세스 

수준에서 물리적/관념적인 성과(Outcome)을 정의하고 

있다. 이 세부 구조를 도식화하면 Figure 4와 같다.

위 프로세스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세스 

수행의 성과(Outcome)가 프로세스 수준에서 정의되어 

있어 말단 태스크 수준에서의 출력물이 어떤 결과에 

반영되는지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말단 태스크 수준에서 입력물/출력물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각 태스크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또한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는 ISO 

15288을 바탕으로 한 산업별, 혹은 조직별 엔지니어링 

지침 개발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적 관점에서 ISO 15288의 각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수준에서 프로세스의 목적(Purpose) 및 

목적을 만족시켰을 때의 성과를 정의하고, 태스크 

수준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Note)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설명(Description)을 기술하고 있다.

내용적 관점에서 이슈사항은 프로세스 수행의 

성과가 프로세스의 산출물(product) 이라기보다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라는 점이다. 

즉, 프로세스 수행의 성과가 물리적 산출물 

(Document 등), 행위의 관념적 결과, 기대사항 

등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것을 대부분 

물리적인 출력물인 태스크의 수행의 결과물과 

매칭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Table 3에서 보이듯 태스크 또는 여러 태스크 

수행의 물리적 산출물의 조합이 바로 프로세스 

성과(Outcome)가 되는 경우 가 있는가 하면, 

태스크 수행의 관념적 목적이 성과가 되는 경우 

또한 존재하며. 태스크 수행 후 기대사항이 성과가 

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는 프로세스는 SE 

수행을 위한 입력 정보항목(Inpu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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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EEE 1220 Systems Engineering Process 

(IEEE, 2005)

[Figure 6] IEEE 1220 Requirements Analysis Process 

Flow Chart (IEEE, 2005)

[Figure 7] IEEE 1220 Systems Engineering Process Structure

item)을 받아 출력 정보항목(Output information 

item)으로 변환하는 연관된 활동의 집합(ISO, 

2010)이라는 ISO/IEC 24774, Guidelines for 

Process Description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성과(Outcome)의 내용을 산출물(Product) 기반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3.4.2 IEEE 1220(2005)   

IEEE 1220은 제품 개발에 관련된 요구사항과 

프로세스를 제품의 생명주기 지원(제품 개발/유지/진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ISO 15288(2002)을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또한 서술하고 있다.

IEEE 1220에서 제시하는 SE 공통 프로세스인 

SEP(Systems Engineering Process)는 Figure 

5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각 상세 프로세스 

마다 Figur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직적, 병렬적 

흐름도를 제공하고 있어 타 표준의 프로세스 보다 

이해가 쉽다.

IEEE 1220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세부 

구조를 도식화하면 Figure 7과 같다.

ISO 15288과 유사하게 IEEE 1220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구조는 서브프로세스 – 

태스크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스크의 

Description을 통해 태크스 별 출력물(Output)을 

정의하긴 하나, 모든 태스크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태스크들에만 정의되어 있다. 또한 

태스크 별 입력물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개별 태스크에 대한 

설명은 타 표준에 비해 가장 세분화되어 표현되어 

있으므로(KITECH, 2013), 이를 개선된 SE 공통 

프로세스 세부 항목 작성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3.4.3 EIA-632 

EIA-632에서 제시된 SE 공통 프로세스는 본 

논문 2.1절 SE 프로세스 정의에 설명된 SE 프로세스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 정의에 잘 부합하며(KITECH, 

2013), 각 세부 프로세스 또한 모듈화의 원칙에 

근거하여 잘 분해되어 있다.(KITE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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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IA-632 SE Prccesses Structure Top view 

(EIA, 2003)

[Figure 9] EIA-632 SE Process Structure

이 사실은 EIA-632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8의 EIA-632 전체 

구조를 보면, 모듈화 된 5개의 프로세스 그룹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잘 표현되어 있으며 프로세스 

그룹 안의 프로세스도 모듈화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IA-632 SE 공통 프로세스의 세부 구조를 

도식화하면 Figure 9와 같다.

그림과 같이 EIA-632 SE 공통 프로세스의 

세부 구조는 프로세스 - 요구사항 - 태스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구사항의 설명을 통해 요구사항 

수준의 성과(Outcome)를 식별할 수 있다.

구조적 관점에서 EIA-632는 ISO 15288 보다 

세부적인 수준(요구사항 수준)에서 성과(Outcome)를 

정의하고 있으나 태스크 수준의 입력물과 출력물은 

정의하지 않고 있다.

내용적 관점에서는 EIA-632의 프로세스 수행 

성과 또한 ISO 15288 프로세스 수행 성과의 

경우와 같이 요구사항을 만족시켰을 때 기대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해당 성과의 내용을 산출물 

기반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3.5 분석 결과 종합

Table 4에 국제표준이 제시하는 SE 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내용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Table 4> Result of Analysis on SE Processes

15288 1222 632

프로세스 
I/O 유무

Outcome 
존재

출력물 
존재

Outcome 
존재

프로세스 
세부 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프로세스 
I/O 정의 

수준

프로세스 
수준

(1단계)

태스크 
수준

(2단계)

요구사항 
수준

(2단계)

프로세스 
I/O 내용

물리적 
산출물, 
행위의 
관념적 
결과, 

기대사항

물리적 
산출물

물리적 
산출물, 
행위의 
관념적 
결과, 

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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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fined SE Process Development Process [Figure 11] Refined SE Process Structure

4.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 사례

4.1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

3장의 기존 SE 공통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SE  

프로세스의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1. 프로세스의 말단 태스크 수준에서 I/O 정의

프로세스의 말단 태스크 수준에서 입력물과 

출력물을 정의하여 각 태스크의 출력물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프로세스 속에서 생성되고 수정되는지 

표현해야 보다 쉽게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다.

2. 출력물(Output) 기반의 산출물(Product) 정의

1.에서 정의한 말단 태스크의 출력물이 모여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면 프로세스 수행의 

결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4.2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방안&개선범위

Figure 10에 제시된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 

프로세스에 따라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 개발을 

수행하였다. ISO 15288의 세부 프로세스 구조인 

프로세스- 활동 - 태스크의 3단계 구조와 ISO 

15288의 프로세스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하면 

IEEE 1220과, EIA-632의 프로세스 내용을 반영하여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의 프로세스, 활동, 태스크를 

정의하였다.

정의된 태스크 수준에서 입력물/출력물 정의 후 

정의된 출력물을 종합하여 프로세스 수준에서 생성되는 

산출물(Product)을 정의하였다.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의 범위는 프로세스 

분석 범위와 동일하게 시스템 설계와 검증에 관련 

된 프로세스로 한정하였다. ISO 15288 기준, 

비즈니스/미션 분석(Business or Mission Analysis), 

이해관계자 필요사항 및 요구사항 정의(Stakeholder 

Needs & Requirements Definition),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System Requirements Definition), 아키텍처 

정의(Architecture Definition), 디자인 정의(Design 

Definition) 및 확인 및 검토(V&V)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범위이다.

4.1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 구조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은 Figure 11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은 말단 태스크 수준에서 

입력물과 출력물이 정의되어 있으며 어떤 태스크의 

출력물은 다음 태스크들의 입력물이 될 수 도 있고 

태스크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프로세스의 산출물 

(Product) 구성에 활용될 수 도 있다.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의 사용자는 태스크 수준에서 

입력물과 출력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태스크의 입력물과 출력물이 산출물 

(Product)을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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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efined SE Process Top View

[Figure 13] Refined SE Process Task vs Task from ISO 15288

4.2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 예시 및 비교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의 전체 형상은 Figure 

12와 같다. 형상을 주 참조표준인 ISO/IEC/IEEE 

15288 기술 프로세스(Technical Process)의 구조를 

참고하여 프로세스-활동-태스크의 세 수준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설계 및 검증에 관련된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을 개발하였다. 본 개선안은 

사업구성요소 정의부터 시스템 확인 프로세스까지 

일곱 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프로세스는 

총합 32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활동들은 

총합 104개의 보다 구체적인 태스크들로 이루어졌다.

Figure 13은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과 ISO/ 

IEC/IEEE 15288 공통 프로세스 말단 태스크의 

구조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은 (1) 태스크 번호, (2)태스크 명칭, (3)태스크 

설명, (4)태스크 입력물(Input), (5)태스크 출력물 

(Output)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반면 ISO/IEC/IEEE 

15288 공통 프로세스의 경우 입력정보는 찾아볼 

수 없고 출력정보는 태스크 설명에 포함되어 있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의 상세 예시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는 조직의 엔지니어링 지침 개발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산업 별 SE 표준 개발을 위해서 

산업 별 SE 표준 개발의 기반이 되는, 윗 수준에 

있는 국제 SE 표준의 SE 프로세스를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먼저 SE 프로세스에 관련된 연구동향 조사를 

통해 국제 SE 표준이 제시하는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함을 파악하고, ISO/IEC/IEEE 

15288, IEEE 1220, EIA-632 와 같은 모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SE 표준의 SE 

프로세스를 구조적, 내용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프로세스의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SE 표준 분석 후 도출 된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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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따라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의 구조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 

개발을 수행하였다.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은 향후 

산업별 SE 표준 개발 및 조직 별 SE 지침 개발에 

“사용하기 쉬운” 참고자료가 될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 이다.

1. 완성된 SE 공통 프로세스 개선안이 순환적으로 

적용되는 생명주기 단계 별 프로세스를 개발

2. 개발된 생명주기 단계 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정산업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SE 

프로세스 개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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