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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early 2000s, the rapid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resulted in a decrease in military 

resources to maintain the conscription system.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further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in recent years. So,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utilize military resources to prepare for future problems. 

The Republic of Korea Navy is planning to reduce the number of crew to operate the newly built warships to 

prepare for this trend of decreasing in troop resources. However, if the number of crew is reduced without 

reviewing the appropriate number of crew for the operation of the warship, a bigger problem may be 

encountered in the fut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research is being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 

number of crew aboard a warship is appropriate using simul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reate a crew 

simulation model due to the lack of detailed data related to crew operation. In this study, to solve this 

problem, a method of generating quantitative data using qualitative survey results was suggested, and the 

process of creating a crew simulation model was performed us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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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현재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

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저출산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펴왔고, 일부 효

과가 발생하였다.[1] 하지만 2016년 이후 또다시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 시기에 태어

난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징병제 국가

에서는 병력 자원의 감소라는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병력 자

원의 감소를 예상하고 군의 첨단화와 간부 중심의 

군 편성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 대한민국 해군도 신형함정의 탑승 인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정 탑재 장비의 자동화율을 

높이거나 현재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운용 상태와 목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급격히 승조원 수를 줄인다

면, 추후 선박을 건조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적정한 승

조원 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

기 위한 승조원 임무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승조원 시뮬레이션의 입력 데이터

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2. 관련연구현황

2.1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현실을 모사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미

래에 대해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연구

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활용도가 더

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원욱과 이창희(2015)는 화

재로 발생하는 유체의 흐름과 사람의 이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양플랜트 거주자의 생존율을 

분석하였다.[3] 또한 이를 통해 생존율과 관련된 변

수를 확인하여 생존율을 향상키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함정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연구로 오대균과 이

동건(2010)은 승조원 식당에 대한 혼잡도를 분석

하여 식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

안하였다.[4] 또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

뮬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해 빠르게 검증하기 위한 자

동화 방법을 제안하였다.[5] 시뮬레이션은 시나리

오 변경 및 시뮬레이션 과정의 반복을 통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일부 자동화하여 시뮬레이션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었다. Zhang 외 2인(2019)도 승조

원의 배식 효율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6] 이

전 오대균과 이동건(2010)의 연구에서 전체 배식 

시간 중 배식 대기 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에 착안하

여 조를 나누어서 출발하는 조별 배식을 적용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검증하였다.[4] 

2.2 인력 운용 연구

대한민국도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운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

고 있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유지를 위

한 최소의 인력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인력 수요 예측 및 적정 인력 배치와 인력 

최적화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창규(2007)는 서·남해권 관광벨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된 관광사업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필

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7] 기존 관광단지의 시설 구성과 각 시설에 종

사하는 인원에 대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벨트에 대한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하였다. 권승국과 문기주(2009)는 시뮬레이션을 활

용하여 항공기 정비 인력을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8] 항공기 정비 작업의 경우 절반가량의 작업

이 비정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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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간의 설정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

유 부품의 개수, 고가 장비의 가동률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인력을 산정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작성

하였다. 인력 산정을 위한 기초정보가 부족한 상황

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력 산정을 수행한 연구이

다. 최근에는 하푼 유도탄 정비 인력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

도 있다.[9] 기술 수준에 따라 3개로 분리된 유도탄 

정비팀 운영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도탄 정비에 적절

한 정비팀의 기술 수준과 예산 절감 효과를 분석하

였다. 이 외에도 열차도장시설의 인력 배치와 콜센

터의 인력 배치 문제에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

다.[10],[11] 이를 통해 인력 배치 및 운용과 관련

한 연구에 시뮬레이션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기

반 인력 배치 연구는 인력 운용과 관련한 정확한 시

나리오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함정 승조원 운용과 관련한 연구로는 황인하 외 

3인(2019)의 연구가 있다.[12] 기존의 인력 배치 

연구와 유사하게 실적함의 인력 배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정 승조원에 대한 인력 예측 모델을 개

발하였다. 선박의 중량과 자동화율을 인력 예측을 

위한 변수로 활용하였다. 황인혁(2021)은 기존 인

력 예측 모델의 업데이트와 활용을 편리하게 수행하

기 위한 함정 승조원 수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13] 신규 함정을 건조하여 새

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면 기존의 예측 모델의 업데이

트가 필요하다. 함정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예측 모델의 업데이트를 쉽게 진행하고 및 다

양한 신조함에 대한 인력 예측 결과를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통계 모델

을 활용한 방법은 인력 변화에 대한 경향을 확인하

거나 전체 인력에 대한 추정은 가능하지만, 상세 구

성원에 대한 인력 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통계 모델 기반의 인력 추정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세 구성원 모델링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인력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인력 운용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실적함 승조원의 임무에 대한 설문 조사 및 결과의 

분석을 통해 함정 인력 운용의 특성을 반영한 시뮬

레이션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함정 승조원 수는 함정의 운용개념과 주요 기능 

도출에 핵심적인 고려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모델링 방법을 활용한다면 소요기획단계

에서 운용개념 정립과 함께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

능하다. 또한 군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적 검토 과정

에 활용하여 시행착오와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반의 설계과정의 완

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3. 승조원 운용 환경 분석

목적에 맞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는 실제 모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력 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목적이므

로 현재 함정에 대한 인력 구성과 운용 방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승조원 배치 현황 및 운용 형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선의 경우 수화물을 운반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승조원이 많이 

탑승하지 않는 추세이다. 최근에 진수한 2만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s)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23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였다. 반면에 

함정은 특수 선박으로 임무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장

비 및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

력의 탑승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종대왕급 구축함

의 경우 약 300명,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은 약 330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여 운용하고 있다.

함정의 격실은 함교, 전투지휘실, 통신실, 탄약고 

등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고, 각각

의 격실에 임무에 맞는 승조원을 배치한다.[14] 특

히 함교와 전투지휘실 같은 함정의 지휘 업무를 담

당하는 격실에는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대함전, 대

잠전 등의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함정은 비전투 상황에도 항해를 위한 인력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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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전투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격실 및 임무에는 당직 인원을 배치하는 3직제

를 기본으로 운용하고 있다. 추가로 전투상황을 대

비한 인력 배치 형태로 전투배치가 있다. 총원 전투

배치라고도 부르며 승조원 전원을 정해진 임무에 배

치한다. 전투배치 상황에서는 함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100% 수행하기 위해 각종 장비와 무기에 

인원이 배치되고, 피격 시 손상 복구를 위한 대기 

인력도 배치된다. 표 1은 전투배치와 항해 당직 상

황에 따른 승조원의 임무 배치표 예시이다. 항해 당

직 시에는 여러 임무를 1명이 수행하거나 일부 임무

의 경우 당직 인원을 배치하지 않기도 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임무에 대한 상세 내용 조사를 

수행하였다. 앞의 단계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력 

모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고 이번 단계는 인력 모델의 동작을 위한 입력 데이

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이벤트

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이벤트를 발생

시키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정확한 데이

터가 없으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가 이벤트와 관련된 정보를 확

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항해 당직과 전투배치 중 수

행하는 임무는 정해져 있지만, 상당수의 임무가 정

해진 위치에 대기하며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또한 상황의 발생은 불규칙하며 상황 대

응 시간도 경우에 따라 다양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해 임무의 상세 내용

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벤트를 정량화하는 방

법을 정의하였다.

설문 조사의 목적은 현재 임무의 부하도, 중요성 

및 긴급도, 임무의 유연성, 이동 여부를 파악하는 것

이다. 임무의 세부적 상황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기는 어렵지만, 승조원이 과거의 배치 

상황과 관련하여 체감했던 정성적인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었다. 표 2는 설문 조사한 질문의 일부 내

용으로 전체적인 설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질문만

을 편집하였다. 실제 설문은 크게 10개로 질문과 일

부 세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정확한 질문과 답변

내용은 군 보안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않고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2의 1번과 2번 질문은 임무 배치표와 설문 내

용을 매핑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 결과의 분석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2~8번 항목이 실질적인 설

문의 목적과 관련된 항목으로 3번 임무의 분류는 상

시 대기와 상황 발생 시 처리의 두 가지 답변으로 

분류하였다. 4~7번은 상, 중, 하 세 가지 답변으로, 

8번의 이동 여부와 관련한 질문은 이동 가능과 불가

능으로 답변을 한정하였다.

No. 임무 계급 전투배치 항해 당직

1 임무 A 장교 장교 1 장교 1 

2 임무 B 장교 장교 1 장교 1 장교 1 장교 1

3 임무 C 부사관 부사관 1
부사관 1 부사관 1 부사관 1

4 임무 D 부사관 부사관 1

5 임무 E 부사관 또는 수병 부사관 1 1 수병 1 수병 1 수병

6 임무 F 부사관 또는 수병 부사관 1 1 수병 1 수병 1 수병

7 임무 G 부사관 또는 수병 부사관 1, 수병 1 - - -

8 임무 H 부사관 또는 수병 부사관 1, 수병 1 - - -

9 임무 I 수병

수병 2
2 수병 2 수병 2 수병

10 임무 J 수병

11 임무 K 수병 - - -

<Table 1> Warship crew miss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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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질문

1 임무

2 직별

3 임무 분류

4 상황 인지의 중요도

5 상황 처리의 긴급도

6 요구 숙련도

7 임무의 부하도

8 임무 수행 중 이동 가능 여부

<Table 2> List of Questions about Crew Mission 

[Figure 1] Chart of survey results 

그림 1은 주요 질문의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로 

표 2의 3~6번 질문의 답변에 해당한다. 이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42%의 임무에 대해 이동이 가능

하거나 이동을 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전체 임

무 배치 인원 중 약 20%가량이 함정 손상 시 이동

하여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손상통제 인력임을 감안

하면 20%가량의 임무만이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임무 분류에 대한 대답은 84%의 답변이 상시 

대기 임무였다. 설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승조원 운용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인력 운용

의 경직성이었다. 80% 이상의 임무가 상시 대기하

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임무이고 약 60%의 임무

가 이동이 어려운 임무였다. 임무 간의 병합이나 인

력 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인 요구 숙련도

와 관련한 답변도 90% 이상의 임무에서 중간 이상

의 숙련도를 요구했다. 임무 부하도에 대한 결과도 

숙련도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상태의 임무를 병합

하거나 부하도가 낮은 임무에 배치된 인력을 다른 

임무로 이동하는 등의 인력 운용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과정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 데이터 정의와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작성의 두 단계로 진행하였

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상, 중, 

하로 표현된 설문의 정성적인 결과를 정량적으로 변

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 인식의 중요성을 임무 

중 상황 발생 주기에 대한 표준편차로, 상황 처리의 

긴급도를 상황 처리시간에 대한 표준편차로, 임무의 

부하도를 상황 발생 주기와 상황 처리시간의 평균값

과 두 값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변환하였

다. 표준편차는 상, 중, 하에 따라 각각 평균값의 

10%, 15%, 20%의 값을 적용하였다. 부하도와 상

황 발생 주기, 처리시간의 관계는 부하도를 기울기

로 하는 선형관계로 아래의 식을 적용하였다. 상황 

발생 주기와 처리시간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처리시간 = 상황 발생 주기 X 부하도
 ※ 부하도 = 상 (0.8), 중 (0.6), 하 (0.4) 

표 3은 함교에 배치된 일부 임무에 대한 설문 조

사 결과와 위의 관계식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입력 

데이터를 생성한 결과이다.

승조원 배치 및 이동 경로는 함교에 대한 CAD 

모델을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이 작성하였다. 승조원

은 거주구에서 함교 출입구를 통해 근무 위치로 이

동하고 근무가 끝나면 거주구로 이동한다.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실행은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DEMIA QUEST V5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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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 모델에 추가하고 

표 3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실행을 위한 데이터로 

입력하였다. 

[Figure 2] Crew path and working position modeling

함정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인 항해 당직 3직

제와 전투배치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기 위해 함정 근무자의 일반적인 24시간 일과표를 

기반으로 표 4와 같이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일과

표를 작성하였다. 하루 8시간의 당직 근무 외에 식

사, 수면, 개인 정비 시간 등을 배치하여 일과표를 

완성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 항

상 동일한 일과 순서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2직, 3직은 당직 근무시간만큼 시프트된 일

과표로 정리하였다. 일과 중 무작위로 연속된 2시간

을 선정하여 강제로 전투배치 상황으로 전환되며 승

조원 전원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투배치 상황

이 종료되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당직 근무자가 이

어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인력 운용 스케줄 변

경과 관련한 로직은 SCL(Simulation Control 

No. 임무 임무부하
상황인식

중요도

상황처리

긴급도

상황 발생 주기 (min) 임무 처리시간 (mi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임무 A 상 상 상 40 4 32 3.2

2 임무 B 상 상 상 40 4 32 3.2

3 임무 C 상 상 상 40 4 32 3.2

4 임무 D 상 상 상 40 4 32 3.2

5 임무 E 상 상 상 40 4 32 3.2

6 임무 F 상 상 상 40 4 32 3.2

7 임무 G 중 상 상 50 5 40 4

8 임무 H 중 상 상 50 5 40 4

9 임무 I 하 중 중 60 9 48 7.2

10 임무 J 하 하 상 60 12 48 4.8

11 임무 K 하 상 하 60 6 48 9.6

<Table 3> Input data about mission for crew simulation

Timetable (H) 동작

07:00-07:10

1

기상

07:10-07:20 식당 이동

07:20-07:50 식사

07:50-08:00 근무지 이동

08:00-12:00 4 항해 당직

12:00-12:10

1

식당 이동

12:10-12:50 식사

12:50-13:00 근무지 이동

13:00-16:50
4

항해 당직

16:50-17:00 당직 교대

17:00-17:10

1

식당 이동

17:10-17:50 식사

17:50-18:00 장소 이동

18:00-19:50
2

개인 정비

19:50-20:00 장소 이동

20:00-20:50
1

개인 훈련

20:50-21:00 장소 이동

21:00-21:50
1

업무

21:50-22:00 장소 이동

22:00-23:00 1 개인 시간

23:00~07:00 8 수면

<Table 4> Timetable of warship 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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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시뮬레이션 모델

에 등록하였다.

5.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임무 평균 대기 시간(min) 평균 근무율(%)

임무 A 0.693 73.261

임무 B 0.712 85.192

임무 C 0.862 77.102

임무 D 0.93 81.46

임무 E 0.713 73.504

임무 F 0.713 76.366

임무 G 0.031
43.366

39.238

임무 H 0.02
35.972

37.47

임무 I 0.184 56.048

임무 J 0.202

53.634
임무 K 0.014

<Table 5> Result of warship crew operation simulation

시뮬레이션 모델 안정화를 위한 웜업 24시간을 

포함하여 5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

뮬레이션 결과를 표 5와 같이 임무와 임무에 편성된 

승조원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평균 대기 시간은 

승조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대기 중인 시간으로 

상세 임무에 대한 지연을 나타낸다. 이 값이 크게 

나온다면 임무 상황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근무율은 승조원이 임무 상황을 처리

하는 시간을 배치 시간으로 나눈 결과이다. 즉 임무 

배치 중 단순 대기 또는 모니터링 업무 외에 확률적

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처리하는 시간의 비율을 나타

낸다.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전반적인 업무 부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 조사를 통해 부하도가 높게 나온 A~H 임무

의 경우 임무 처리를 위한 평균 대기 시간과 평균 

근무율의 값이 모두 크게 나왔다. 이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설문 조사 결과의 부하도를 잘 반영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균 대기 시간 또한 대부분 

0.7 이상으로 나머지 임무들과 비교했을 때 3~20

배 이상 크게 나타나 임무 부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무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하도 중으로 조사된 G와 H는 설문 결과와 달리 

두 가지 값이 모두 낮게 나왔다. 이는 설문 조사의 

경우 임무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실제 배치는 각

각의 임무에 두 명이 배치되어 임무 부하가 분산되

어 승조원 개인의 부하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I~K임무는 앞에서 설명한 G, H 임무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로 부하도 하의 임무이지

만 3개의 임무를 두 명이 수행하면서 시뮬레이션 결

과는 평균적인 부하를 가진 임무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를 통한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변환하여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입력 데이터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임무에 여러 승조원을 배치하거나 한 명의 

승조원이 여러 임무를 수행할 경우 설문 결과보다 

부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였다.

6. 결론 

출산율의 감소로 가용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

는 상황에서 국방력 유지를 위해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

한민국 해군은 신형함정의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인력 운용성을 검토하여 함정 탑승 인력을 최소화하

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활용

하여 인력 운용성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함정

의 인력 배치 및 운용 방법과 설문 조사 결과의 분

석을 통해 인력 운용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

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 함정의 인력 배치 및 운용 형태 분석과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의 함정 인력 운용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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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이 떨어지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정

량적인 데이터 생성 및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상, 중, 하로 구분한 정성적인 설문 조사 결과 

데이터 사이에 관계식을 정의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함정 인

력 운용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임무에 대한 

상세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 인력 운용 시

뮬레이션을 위한 모델링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문 조사 결과를 시뮬레이션의 

입력 데이터로 변환하여 모델링을 수행하는 방법은 

인력 운용에 대한 상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관적인 설문에 바

탕을 둔 모델링 방법은 명확한 운용 시나리오 분석

을 통한 모델링 방법의 품질을 따라잡기 어렵다. 향

후 장비 운용 데이터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의 확보 

및 분석이 가능하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연계하여 

더욱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반의 함정 획득 과정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실적함정과 신형함정

의 인력 모델 시뮬레이션 통해 승조원 배치 계획을 

검증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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