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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article provides the efficiency test results of conducting depot maintenance.  
Method: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tests are 
conducted using data obtained from Defense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DELIIS). 
Results: The result shows that although the effect of the depot maintenance is significant, some 
parts do not follow the overall effect of the depot maintenan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we 
provide some suggestions to be improved.
Conclusion: For improving the combat readiness condition of K-1 main battle tank, the 
maintenance policies and regulation must be revised for the parts of the weakness. In addition, 
the collection way of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data must be re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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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북한은 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

리고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한민국

의 안보에 심각한 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에 응하기 해 군은 언제든지 투 

비 태세(combat readiness)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비를 갖춰야 한다. 최상의 투 비 태세를 유지하기 

* 이 성과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7R1C1B5015303).
†교신 자 sisung@inje.ac.kr
2017년 8월 28일 수; 2017년 8월 30일 수정본 수; 2017년 9월 12일 게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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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첨단 군수품의 도입  안정 인 운 과 유

지가 필수 이다.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 는 최첨단 무기체계인 K-9 자
주포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포병 감시 이더도 보

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첨단 장비들에 해 한 

검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격 당일 6문의 자

주포 가운데 응 사격이 가능했던 것은 3문뿐[1]이
었으며, 포병 감시 이더는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사용할 수 없었던 장비들이 모두 정상 으로 작

동하 다면, 우리 국민의 소 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

는 경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례를 보았을 때 군

수품의 정비가 한민국의 안보와 직 으로 연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군에서 수행하고 있

는 군수품 정비정책에 해 고찰하고 개선 을 악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비란 “장비  물자

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

한 제품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체의 행

로써 손질, 검사, 보존, 재생, 시험 개조  교정 등”
을 의미[2]하며, 정비의 수 에 따라 5단계(군에서는 

계단이라고 칭함)로 구분하고 있다. 5단계의 정비  

가장 수 이 높은 정비는 창정비(depot maintenance)
이다. 창정비는 군수품의 설계 시 정해진 창정비 주기

에 맞추어 종합정비창(특수 정비부 )에서 수행하는 

특수 정비 행 로, 해당 군수품을 부품 수 으로 완

히 분해한 뒤 정비하는 오버홀(overhaul) 수 의 정비

를 의미한다. 
군에서 수행하는 창정비와 련 있는 연구로, 이상

진과 최석윤[3]은 육군에서 K-1 차의 수명 분포로 

사용하고 있는 욕조곡선 고장률 함수가 합한지 검

증하고 있으며, 해당 분포를 바탕으로 결정된 창정비 

주기가 한지에 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연구

는 창정비 이후의 고장 정보만을 활용하여 차의 수

명에 해 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운용군인 육군의 
과거 규정 상 5년이 지난 자료는 폐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의 수명 정보에 한 정확성이 손상되

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김증기[4]의 연

구는 K-1 차의 수명 측 방법과 그 결과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결정된 창정비 주기의 성을 고찰하

고 있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주력 차의 도태 정책

에 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창정비의 불

완  수리 가능성에 해 언 하고 있으며 미군의 창

정비 기 과 국내 기 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두 연구는 K-1 차의 수명과 창정비에 해 다루

고 있으나 창정비 자체의 효율성에 해 다루고 있지 

않다. K-1 차의 창정비를 수행하기 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창정비 

효과의 실효성에 한 고찰은 필수 이다. 다시 말하

면, 창정비는 정비 수행을 한 독자 인 기 과 기술

교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 으로 정

비가 수행되는데, 이러한 차들에 한 평가와 개선

에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야 에

서 발생하는 고장정보를 바탕으로 재 수행하고 있

는 창정비 규정을 되짚어 보고, 해당 차  개선해

야 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창정비의 효율성과 소요

군의 투 비 태세[5]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

지 운용된 K-1 차의 장비정비정보체계(DELIIS, [6] 
참조)에 수집되어 있는 정비  운  이력과 창정비 

수행 자료를 바탕으로, 창정비 ․후 K-1 차의 구

동계열 구성품에서 발생한 고장 자료를 다룬다. 해당 

자료를 통해 창정비 ․후에 발생한 고장 추세에 

해 살펴보고, 장비에 치명 인 고장을 유발하는 구성

품  창정비 수행 기 이 미흡할 것으로 추정되는 품

목을 도출한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향후 수행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안

한다. 

2. 정비 수준 및 K-1 전차의 정비 자료 특징

2.1 정비 수

군에서 수행하는 정비 수 은 5단계로 분류된다. 
각 수 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는 주체와 군수품의 고

장 상태가 다르다. 가장 낮은 수 의 정비인 부  정

비는 장비를 운 하는 부 에서 직  수행하는 정비

를 의미한다. 이 수 의 정비는 장비를 사용하는 인력

이 직  수행하는 사용자 정비(1계단)와 부  내 정비

교육을 받은 인력이 수행하는 부  정비(2계단)로 구

성되며, 주로 방 정비와 간단한 결함에 한 경정비

가 실시된다. 
다음으로 야  정비는 부  정비 능력을 과한 정

비 작업으로 직  지원 정비부 에 있는 문 기술 인

력이 수행하는 직  지원 정비(3계단)와 보다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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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sis objectives

고 기술 인 정비가 가능한 일반지원 부 에서 수행

하는 일반 지원 정비(4계단)가 있다. 직  지원 정비(3
계단)에서는 조립체 단 의 교환 정비만 가능하지만 

일반 지원 정비(4계단)는 조립체의 분해와 진단, 수리

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정비(5계단)는 정비 개념  최상

의 정비 단계로 규모 정비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정

비창 부 에서 이루어지는 정비를 의미한다. 창정비 

형태에 따라 순환 정비와 고장 정비로 구분되는데, 우
선 순환 정비는 해당 무기체계의 창정비 주기가 도래

한 경우에 수행하는 정비이다. 다음으로 부  혹은 야

 정비 부 의 정비 수 에서 처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하여 정비창으로 후송되어 수행하는 고장 정비

가 있다. 고장 정비는 부   야  정비와 유사한 개

념이지만 수리할 수 있는 범 와 수 이 하  정비 수

에 비해 높다. 반면 창 순환정비는 장비를 가능한 

부품 수 까지 분해하여 수리  재생하는 오버홀 정

비로서, 해당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에 해 

검하고 정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창정

비의 수행 차는 아래의 5단계로 구분된다.

1. 후송: 야 에서 육로와 철로 등을 통해 정비창 부

로 이동.
2. 상태 검사  정비 단: 정비 허용 한계까지 완

히 분해하고 세척한 후 폐 정 기 서 등을 통

해 상태를 검사하고 경제  수리 한계를 단하

여 폐기 는 정비 실시 여부를 단함.
3. 정비: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정비 범   계획

이 포함된 정비 지시서가 발행되고, 이에 따라 장

비의 수리, 재생, 교환 등의 작업이 수행됨.
4. 최종 검사: 정비가 완료된 장비를 최종 검사 기

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함.
5. 송: 최종 검사를 마친 장비를 육로와 철도 등을 

통해 야  배치.

2.2 분석 상의 자료 특징

이 연구에서 창정비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해 사

용한 자료는 장비정비정보체계에 장되어 있는 군

수품의 정비와 운 에 한 자료이다. 이 정보 체계는 

군수품의 수리 부속 보 과 정비 련 사항을 기록하

고 보 하기 해 개발되었다[6]. 하지만 자료 분석을 

목 으로 개발된 정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창정비 

등을 포함한 각 정비 수 의 효율성 분석을 해서는 

수집한 자료를 가공해야 한다. 자료의 특징은 부  정

비부터 야  정비까지 일일 단 의 이력으로 장비의 

운  기록도 함께 장되어 있다. 정비 자료는 장비 

등록 번호와 정비 시작일  정비 완료일, 고장 임무 

향 등 총 1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  자

료는 장비 등록 번호와 운  일자 그리고 주행시간 등 

9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는 K-1 차 70여 의 7년 치(2010년 1월 1

일~2016년 12월 31일) 정비  운  정보를 분석하

다. 그 이 의 자료, 즉 2009년 이 의 정비 자료는 보

기간 5년 과 시 폐기하는 육군의 규정에 의해 수집할 

수 없었다[3]. 분석 상 차들은 2012년 말부터 2013
년 순 사이에 창정비를 받은 장비들로써, 9,600km 주
행 혹은 12년 운용  먼  도래하는 기 에 따라 창정

비를 받게 된다. 정확한 차 수와 일부 민감한 자료

들은 군 보안상 략의 개념을 사용하 으며, 이 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정리하면, 2010년 1월부터 약 

3년간 운 되다가 창정비를 받고 이후 다시 3년간 사

용된 장비들이다. 방 한 정비 자료  이 연구는 차

의 구동과 련된 핵심장치 변속기의 구성품과 조향 

장치 그리고 제동 장치의 정비 이력만 활용하기 해 

자료를 정제하 다(<Fig. 1> 참조). 
자료 정제를 해, 수행한 정비가 고장 정비인지 

방 정비인지 구분하여 방 정비에 해당되는 자료는 

모두 제외하 다. 여기서 방 정비는 부품의 수명과 

련이 없는 단순 검이나 소모품의 교환을 의미하

므로 창정비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불필요하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은 고장이 작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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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transmission

shift controller reduction gear steering units braking device

repair or replacement 
of transmission 

repair or replacement 
of shift controller

repair or replacement 
of reduction gear 

box 

replacement of 
assembly part of 
steering controller

repair or replacement 
of hydraulic brake 

cylinder 
replacement of 
embedded filter

replacement of 
button control system

Table 1 Failure category

frequency ratio

failure occurrence
no 154 0.434

occurred 201 0.566

depot maintenance(DM)
before 225 0.634
after 130 0.366

failure type

hydraulic transmission 79 0.393
shift controller 46 0.229
reduction gear 19 0.095
steering units 20 0.099

braking device 37 0.184

criticality
partially possible 58 0.289

impossible 143 0.711

Table 2 Frequencies

성능에 미치는 향이며, 이를 치명도라 한다. 치명도

는 임무 불가능과 부분 임무 가능 그리고 정상 임무 

가능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 임무 가능은  

상태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추후 정비가 필요

한 고장이며, 부분 임무 가능은 차의 주요 기능에 

향은 없지만 향후 차의 성능 하를 유발할 수 있

는 고장을 의미하며, 임무 불가능은 차의 기동과 사

격 등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없는 고장이다. 이  정상 

임무 가능에 해당하는 고장 정비는 분석 상에서 제

외하 다. 

3. 창정비 전․후에 발생한 고장 자료 분석

변속기와 제동 장치 그리고 조향 장치의 구성품  

고장이 발생한 장치를 좀 더 세부 으로 나 면 유압

식 변속장치와 변속 조정기, 종감속기, 조향 그리고 

제동 조정 장치로 나  수 있다. 각 부분별 구성품에 

한 고장 조치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이 구성품들의 정비 비용과 고장에 따른 치명도는 

다양하다. 로써 에 언 된 부속품  가장 고가는 

개당 약 3억 원에 달하며, 가장 가는 약 11만 원이었

다. 한 변속기 필터 조립체의 경우 치명도가 부분 

임무 가능으로 구분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임무 불

가능 고장만 발생한 것으로 악되었다. 특이사항으

로 유압 이크 실린더 조립체의 경우 창정비가 수

행된 2012년 말경 부품 단가에 변화가 있었다.
다음으로 장비별 창정비 ․후에 발생한 고장 빈

도에 해 분석하 다. 사용된 자료는 고장 간 혹은 

창정비까지의 운용 시간과 도 단된 최종 운용시

간이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비에 사용된 부품의 

종류와 가격 그리고 치명도가 기록되어 있다. K-1 
차의 7년간(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창
정비 ․후와 련된 여러 빈도 자료(고장 발생 빈

도, 창정비 ․후 고장 발생 빈도, 고장 유형별 발생 

빈도, 치명도별 발생 빈도)는 <Table 2>와 같다. 이 표

를 살펴보면 유압식 변속장치의 고장이 79건이고, 그
다음으로 변속 조정기 그리고 제동 조정 장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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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F p-value
DM  5.153   1 22.173 .000
error 82.041 353
total 87.194 354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Failure occurrence

type III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F p-value

corrected model 14.792 2 35.956 .000
intercept 81.946 1 398.399 .000

operation amount 9.638 1 46.859 .000
DM 1.228 1 5.968 .015
error 72.403 352

corrected total 87.194 354

Table 4 Analysis of covarian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F p-value
DM 12.408 1 5.398 .000
error 457.393 199
total 469.801 200

Table 5 Analysis of variance: Failure type

고장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체 고장  부

분 임무 가능 고장이 58회 그리고 임무 불가능 고장이 

143회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창정비 ․후에 발

생한 고장 빈도를 살펴본 결과 단순한 빈도만으로도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확

인하기 해 창정비 유무에 따른 고장 발생에 해 분

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창정비 ․후에 따라 고장 

발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 분석 

상 차들은 배치된 부 가 다르기 때문에 운용 시간 

 거리가 동일하지 않다. 이 을 분석에 반 하여 

창정비 효과를 좀 더 정 하게 단하기 해 운용량

을 공변량(covariate)으로 설정한 후, 공분산 분석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을 수행하 다. 공
분산 분석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공분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장 발생에 해 운용

량에 한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앞선 분산분석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창정비의 유무가 고장 발생 빈도에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창정비

를 수행하는 것이 반 인 고장 발생 빈도가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발생한 고장이 임무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기 인 치명도 에서 창

정비 ․후에 발생한 고장을 분석한다. 이를 해 분

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p-값이 0.247로 창정비 ․후

에 발생한 고장은 치명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장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 다. 일반

으로 창정비는 차의 모든 부품을 분해하여 검한 

후 재조립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차와 기

이 완벽할 경우 이러한 분석은 필요 없겠지만, 실

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구성품별로 

창정비 ․후에 발생한 고장 빈도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운용과 

정비에 한 자료는 제외한다. 이 자료를 상으로 분

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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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transmission shift controller reduction gear steering units braking device total
before DM 62 37 12 16 21 148
after DM 17  9  7  4 16  53

total 79 46 19 20 37 201

Table 6 Frequencies: Failure type

Fig. 2 Available data

이 결과를 살펴보면 창정비 ․후에 발생하는 고

장 유형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분석

을 해 해당 결과에 한 교차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Table 6> 참조). 
창정비 ․후에 차의 구동을 한 구성품의 고

장 빈도의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유압식 변속기와 조향장치 부분에서 고장 발

생 빈도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종감속기

와 제동 장치 부분에서 발생하는 고장의 빈도는 창정

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해 부연 설명을 하면 아래 <Fig. 
2>와 같이 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K-1 차가 야

에 배치된 다음 10년이 지난 후부터 약 7년간의 

된 자료다. 만약 창정비가 본래의 목 로 신품 수

으로 정비하 다면, 창정비 직  3년의 고장 형태

는 창정비 후 3년간의 고장 형태와 다른 경향을 보여

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장 빈도를 보았을 때 제동 장

치와 종감속기 부분의 고장은 창정비에 의해 크게 개

선되지 않았음이 확인됨으로 추가 분석과 책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4. 창정비 효율성에 대한 고찰

분석 결과, K-1 차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한 

창정비 련 차의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창
정비는 장비를 부품 단 로 완 히 분해한 다음 해당 

부품의 폐 정 기 에 따라 교체, 재생 는 재사용하

여 재조립한 후 최종 검사를 수행하는 차로 끝난다. 
이때 방 한 종류의 부품을 검사하여 폐 정에 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모든 부품에 해 명확한 수

의 폐 정 기 이 있을 수 없다. 즉 해당 부품에 해 

다양한 종류의 신뢰성 시험([7, 8] 참조)을 수행한 후 

이에 기 하여 폐 정 기 을 만들어야 하나, 국내 여

건 상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한 기존의 폐 정 기

이 미흡하여 폐기한 후 신품으로 교체해야 할 부품

을 재생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 이 을 자세히 살

펴보기 해 각 구성품의 수명 자료를 와이블 분포에 

합시킨 후 형상모수와 척도모수를 산출하 다. 만
약 재생되거나 재사용된 부품에 문제가 없다면 창정

비 ․후에 산출된 수명 분포의 모수는 서로 달라야 

할 것이다. 한 고장이 발생하는 추세가 변경될 것이

므로 창정비 ․후의 자료는 분산이 서로 달라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해 F 검정과 Levene 검정을 

수행하 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보안상 형상모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변

경하 으며, 척도모수는 첫 번째 자릿수에서 변경하

다. 한 수명 분포로 와이블 분포를 용한 이유는 

개발 당시 부품과 구성품 그리고 체계의 수명을 와이

블 분포로 산출한 을 고려하 으며, 이와 동시에 고

장 자료에 해 합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와이블 분

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별다른 징

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와이블 분포로 합한 결과  형상모수를 살

펴보면 조향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에서 큰 변

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향 장치의 경우 창정

비 후 4건의 고장만 측되었기 때문에 형상모수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추가 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척도모수를 살펴보았

을 때 제동장치의 경우 창정비 ․후에 척도모수의 

변화가 거의 찰되지 않았다. 한 F 검정 결과 창정

비 ․후에 분산의 변화가 크게 찰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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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scale F-test Levene’s test

hydraulic transmission
before DM 1.2 160

0.05 0.21
after DM 1.3 260

shift controller
before DM 1.0 130

0.01 0.21
after DM 1.0 200

reduction gear
before DM 1.2 130

0.03 0.19
after DM 1.1 220

steering units 
before DM 0.9 70

0.01 0.00
after DM 1.3 330

braking device
before DM 0.9 180

0.21 0.72
after DM 1.1 180

Table 7 Fitted results : Weibull distribution

Levene 검정 결과 p 값이 0.72로 나타났다. 즉 창정비 

․후에 고장 발생 추세가 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는 제동 장치를 폐 정 기 서에 따라 완 히 분

해한 후 재사용과 재생 그리고 교환의 선택지 에서 

재사용으로 단하여 별도의 정비 없이 재조립되었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군에서 정비창은 규정과 지침

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 사용되고 있는 

제동 장치의 폐 정 기 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감속기의 경우 고장 빈도는 다른 구성

품에 비해 크게 지 않았으나 척도 모수의 경우 개선

된 형태가 찰되었다. 다만 종감속기의 고장 빈도가 

기 때문에 조향장치와 마찬가지로 개선 사항이나 

수명을 도출하기 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 수집이 필

요하다. 반면에 유압식 변속장치와 변속 조정기 그리

고 조향장치의 경우 해당 구성품이 매우 복잡하고 정

교하기 때문에 구성품과 부품에 상당한 열화가 있을 

경우 재생이나 재사용보다 신규 부품으로 교체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성품의 고장 추세는 

창정비 ․후에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이 연구는 K-1 차의 창정비 자료와 창정비 외의 

정비 자료를 바탕으로 창정비 ․후에 발생한 고장 

빈도의 변화, 즉 무기체계의 신뢰성 변화에 한 연구

를 다루었다. 분석 결과 창정비를 수행함에 따라 창정

비 의 발생하던 고장의 빈도가 반 으로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분석 결과를 좀 더 살펴

보면 모든 구성품의 신뢰성이 동일하게 개선된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구성품의 경우 창정비 ․후의 차

이가 미미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방 한 종

류의 부품에 해 폐 정 기 을 비하다 보니 미흡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며 창정비 효율을 개선하기 

해 폐 정 기 서 등 작업 지침서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창정비 개선 과정을 

통해 우리군의 투 비 태세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한계 과 향후 

수행해야 할 연구 방향이 도출되었다. 우선 장비정비

정보체계가 도입되기  5년이 경과한 자료는 기

하는 규정이 존재하 다. 향후 장비 분석 등을 어렵

게 하는 이러한 종류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련 규정 검토를 철 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비정비정보체계 내에 되는 자료의 품질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재 막 한 양의 자료가 장되

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 체계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성품의 신뢰성 정

보를 획득하기 해서는 추가 인 가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좀 더 쉽고 합리 으로 신뢰성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료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종감속기와 조향 장치 구성품의 신뢰성 정보에 

한 경우는 좀 더 자료를 확보하여 폐 정 기 서

나 련 규정의 개정을 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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