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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을 통한 핵심기술과제 기획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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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lanning method of core technology project through
WBS-based weapon system technology analysis

Eun Hye Jeon*, Dae Ho Kim, Young Jin Han, Young Seok H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요  약  무기체계 개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국방기술기획은 군의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소요 무기체계의 
요구능력, 국방과학기술 R&D 환경을 분석하고 중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효율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를 위해 개발된 기술의 무기체계 연계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의 Bottom-up 방식
의 상향식 과제기획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출하여 무기체계 적용
성을 높이기 위해 Top-Down 방식의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을 통한 핵심기술과제 기획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시 필요한 핵심기술의 공백을 줄이고 하나의 무기체계에서 소요되는 기술간 연계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Top-Down 과제기획 방식인 하향식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기획 방안을 제안하였다. WBS 기반의 무기체
계 기술분석을 적용한 과제기획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전술통신 무기체계에 대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기획을 수행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제안방식으로 개발되는 기술들의 무기체계 조기적용을 위하여 핵심기술 도출 시기를 단축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efense technology planning can be a basis for weapon system development to meet the 
military's future demand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quired capabilities, future weapon systems, and 
the R&D environment, and identifying core technologies that require mid- to long-term technology 
development. As the linkage of developed technologies and weapon systems for efficient investment is 
emphasized, this paper proposes a planning method for core technology projects through a WBS-based 
weapon system technology analysis. We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bottom-up defense 
technology planning system and preemptively derive the core technology required for weapon system 
development. In this study, a top-down weapon system package-type project planning method was 
proposed that can reduce the shortage of technologies required for weapon system development and 
increase the linkage between required technologies. In order to analyze the case of planning applying 
the WBS-based weapon system technology analysis, this paper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weapon 
system package type project planning for the tactical communication weapon system. Also,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horten the time to derive core technologies for the early application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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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WBS의 활용현황
WBS(Work Breakdown Structure)는 체계를 개발, 

양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업무범위를 세부적으로 정
의하여 분할하는 체계 분석 방법 중 하나이며, 다른 프로
젝트 관리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1]. 
MIL-STD-881E에 따른 WBS의 정의는 달성하려는 제
품 또는 개발요소의 상호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작
업분할구조를 통해 더욱 상세한 수준으로 하부체계를 분
해하는 체계화된 방법이다. 

미 국방부에서는 항공기체계, 전자식/범용체계, 미사
일/병기체계, 전략미사일체계, 해상체계, 우주체계, 지상
차량체계, 무인해양체계, 발사차량체계, 정보체계/방산
사업체계, 공통요소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정의된 WBS
를 주로 사업관리 및 계약 등에 활용한다. WBS를 활용
하므로써 무기체계 개발 시 방산장비품목의 구성품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관리 및 기술적 책임을 효과
적으로 계획하고 할당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이점이 있
다[2].

국내 민간 기업 및 연구소에서도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 개발 등에 WBS를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과제관리에서도 시스템구성 및 업무사항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3].

1.2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 필요성
무기체계 개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국방기술기획은 

군의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소요 무기체계
의 요구능력, 국방과학기술 R&D 환경을 분석하고, 중장
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하는 의사결정 과
정으로 볼 수 있다[4]. 효율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를 위
해 개발된 기술의 무기체계 연계성이 강조되는 추세이
며, 군 요구도 충족, 미래전 양상 및 기술 발전추세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5,6].

기존 국방기술기획은 개략적인 군 요구성능을 통해 핵
심기술을 도출하기 때문에 무기체계 전반적 측면에서는 
기술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기술과 무기체계간 연계
성 부족으로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
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기체계 분석을 기반으
로하는 기술기획 방안이 필요하다. WBS 기법을 활용하
여 무기체계를 구성품 단위로 세분화한 후 구성품별 소
요되는 기술을 분석한다면,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출하여 기술적 공백을 줄이고 
무기체계 연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방기술기획의 제한사항을 파악
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
을 통한 과제기획 방안을 제안한다. 적용 사례분석을 통
해 제안방안의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2. 본론

2.1 기존 국방기술기획 
기존 국방핵심기획은 미래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

는 무기체계에 대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무기
체계분류 또는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 등을 활용하여 소
요기술을 세분화하였고, 각 기술의 국내수준 및 난이도, 
중요도 등을 판단하여 핵심기술로 선정하였다. 지휘통제
체계를 예로 들어 기존 핵심기술 도출 절차를 나타내보
면 Fig. 1과 같다.

그림과 같은 절차에서 미래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
는 무기체계의 기술분석 시 운용에 대한 개념 및 요구능
력은 매우 개략적이며, 핵심기술 선정 시에는 이러한 개
략적인 무기체계의 요구능력에 부합하는 기술을 도출하
기 위해 전문가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존 방식은 무기체계 전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요구능력 및 성능위주의 기술 도출에 국한되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참여하는 특정분야 전문가들
은 다양한 하위체계로 이루어진 무기체계 전체의 기능 
및 성능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핵심기술 도출을 
위한 회의가 일부 전문가에 의해 주도될 수 있는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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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ditional method of Deriving co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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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특정 기술에 편중된 핵심기술이 선정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 전반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기
술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존 기획은 요구능력에 의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과제를 제안받는 Bottom-up 
방식의 상향식 과제기획을 수행하였다. 과제를 제안하는 
산업체, 학교, 연구소 등은 군관련 기관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하
기 때문에 개발 후 기술을 적용하게될 무기체계가 모호
해져 적용성이 떨어지는 제한사항이 있다. 

2.2 WBS 기반 무기체계 핵심기술과제 기획 방안
무기체계에 적용성을 높이고 기술적 공백을 줄이기 위

한 핵심기술 도출을 위해 WBS를 활용한 무기체계 기술
분석을 통한 과제기획을 수행하며, 해당 절차는 아래와 
같다.

2.2.1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 대상 선정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중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
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기획문서
(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에 
수록된 소요결정 또는 소요결정 예상 무기체계[8], 합동
참모본부가 제시하는 핵심전력 및 중점관리대상 무기체
계, 첨단신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신개념무
기체계 등으로 검토를 수행하여 선정한다.

2.2.2 유사 무기체계를 통한 대상 무기체계 조사 및 
      분석
선정된 분석 대상 무기체계는 기능/성능 및 운용방식

이 유사한 국내외 무기체계 또는 장비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유사체계를 식별한다.

분석 대상 무기체계를 구성품 단위로 분할구조를 설계
하여 기능·성능 분석을 통한 구성품 별 유사체계를 식별
하고, 유사체계의 기능·성능 및 국외도입 여부, 개발·생
산 기업 등을 조사한다[9].

조사된 유사체계와 대상 무기체계 간 Gap 분석을 수
행을 통해 대상 무기체계의 예상 기능/성능 및 기술보유 
업체/기관을 도출할 수 있으며, 또한 비교를 통해 대상무
기체계에서 추가 구현이 요구되는 기능/성능을 기반으로 
소요되는 기술 도출이 가능하게된다[10].

2.2.3 핵심구성품 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도출
대상 무기체계의 핵심구성품별로 소요되는 기술 중 해

당 무기체계 전반적 요구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한 중요도 및 기술구현 난이도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국내 기술보유현황 및 확보능력 등을 조사하여 종합 분
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도출한다.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 결과로 도출된 핵심기술은 
무기체계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므로써 한눈에 개발필요 
기술을 파악할 수 있고, 해당기술을 과제화하여 연구개
발을 추진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도출 
절차를 구성도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WBS-based weapon system 
technology analysis

Deduction of Core Technologies

Breakdown structure for weapon system
(Component level)

Gap analysis
(weapon system-similar system) 

Deduction of required technologies

Selection of Weapon Systems 
for WBS-based weapon system 

technology analysis

Core Technologies Planning

Fig. 2. Flow diagram for WBS-based 
weapon system technology analysis

2.2.4 핵심기술과제 기획방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Bottom-up 방식의 상향식 과

제기획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을 통한 Top-down 방식의 하향식 과제기획을 
제안한다. 

핵심구성품별로 핵심기술이 도출되었다면 해당 핵심
기술에 대한 기존 과제 반영여부를 식별 후 아직 과제에 
반영되지않은 기술을 확보필요 기술로 분별하여 기획을 
수행한다.

하향식 과제기획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하
나의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단수의 핵심기술 또는 다수
의 무기체계 기술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여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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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적 기술을 기획하는 ‘단위기술 하향식 과제기획’과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 핵심구성품에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패키징 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중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기 반영된 기술을 제외한 부족 기술을 패키
징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기획’이 있다.

하향식 과제기획은 무기체계 기술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로 기획하기 때문에 무기체계 적용율을 높일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기획은 
부족기술 식별을 통해 과제를 추진하므로, 무기체계 개
발진행 시 기술적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5 적용 사례 분석
전술통신 무기체계의 하향식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기획 결과를 통해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 과제기
획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전술통신 무기체계를 장비단
위 또는 하위 구성품별로 분류한 후 각각 유사체계와 
Gap 분석하여 추가 구현이 요구되는 기능·성능 기반으
로 소요기술을 도출한다. 

전술통신체계의 핵심구성품으로 무선전송장비를 선별
하여 그 하위 체계를 안테나, 송수신기, 제어기, 터미널 
장치 등으로 분류했을 때 각 구성품에서 기술을 도출 할 
수 있다. 도출된 기술 중 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국내 
기술보유현황 및 수준조사 등을 기준으로 A, B, C, D 기
술을 핵심기술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과정은 Fig. 3와 같다.

Fig. 3. WBS-based weapon system technology 
analysis for communication system

선정된 핵심기술은 최종적으로 현재 국방기술기획서 
등에 과제 반영여부를 판단하며, 기 반영된 A 핵심기술
을 제외한 B, C, D 핵심기술을 기획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제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개발계획은 기술 로
드맵을 작성함으로써 한눈에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필
요한 기술 중 현재 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공백 기술을 파
악하는데 용이하다.

사례의 전술통신 무기체계는 아래 Fig. 4와 같이 기술 
로드맵이 작성될 수 있다. 전술통신 무기체계의 다수의 
구성품으로부터 소요되는 기술들의 개발계획 및 공백 여
부를 확인함으로써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이전에 기
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A technology

C technology

B technology

D technology

E technology

F technology

G technology

………

OO Communication 
Weapon System

Force Integration

Progress Project : O : X

Fig. 4. Technology roadmap for communication 
system

Fig. 4의 B, C, D 핵심기술은 무기체계 기술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이기 때문에 해당 무기체계의 동일한 
요구능력을 기반하여 목표성능을 가지게 되므로 단위과
제가 아닌 패키지형 과제로 동시 기획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각 기술이 개별적으로 과제 기획되었을 경우 상세
목표가 서로 상이하여 개발완료된 기술 수준이 서로 다
르게 개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무기체
계에 해당기술을 동시 적용함으로써 무기체계 적기/조기 
전력화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해당 과제기획은 Fig. 
5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Fig. 5. Package-type weapon system planning for 
commun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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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소결론
기존의 Bottom-up 방식의 상향식 과제기획은 개략

적인 요구능력을 기반으로 이에 부합하는 핵심기술을 도
출했기 때문에 특정분야 전문가들의 무기체계 전반적인 
분석 및 파악이 어려웠으며, 특정기술 편중으로 인한 기
술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한사항
을 극복하기 위해 WBS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분석 수행
을 통한 Top-down 방식의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기
획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식은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 
핵심구성품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패키징하여 과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무기체계 연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
며, 무기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중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기 반영된 기술을 제외한 부족 기술을 패키징하
여 기술적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3 추가 제안사항
본 연구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기획을 추진 시 기

존 기획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제안하였으
나, 과제기획 추진 전에 수행되는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은 절차상의 제한사항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추가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WBS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분석을 수행할 대상 무기
체계는 합동참모본부의 기획부서를 중심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시기에 따라 무기체계 기술분석이 지연된다
면 분석결과를 당해 연도 기획에 활용하기 어렵다. 이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추세를 반영하기 어려워 국방기술 
진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무기체계 패키지형 기획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 대상 무기체계(이하 기획
대상 무기체계) 선정 절차에 대하여 기존 절차와 비교한 
개선방안을 아래 Table 1과 같이 제시한다.

기존에는 기획문서(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 합동군사
전략목표기획서 등)에 수록된 소요결정 또는 소요결정 
예상 무기체계 중 핵심전력 및 중점관리대상 무기체계를 
합동참모본부에서 선정하여 국내 기술 수준, 전력화시기, 
첨단신기술 적용 등의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
한 무기체계를 선별하여 기획대상 무기체계(안)을 선별
한다. 이후 무기체계 획득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기획대상 무기체계를 확정(4월)하고, WBS기
반 무기체계 기술분석 업무는 5월에 착수가 가능해진다. 

step As-Is To-Be

Selection of 
weapon systems 

for review

Review of core Forces 
included in JSOP or 
Weapon System Plan

(* JCS)
Continuous 

co-operation on core 
miltary forces review 

and investigation 
(* JCS·KRIT)

Establishm-ent 
of weapon 

system selection 
criteria

1. Selection of core 
military forces

2. Priority selection of 
Weapon systems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technology 
level, Force Integra-
tion time and new 

technologies
Selection of 

weapon systems 
for analysis

(draft)

Selection of weapon 
systems for 

analysis(draft)
(* JCS → KRIT)

Selection of candidate 
weapon systems for 

analysis(draft)
(* KRIT → JCS)

Related 
Organization 

review
Related Organization for weapon system review

Final selection 
of weapon 
systems for 

analysis

Final selection of 
weapon systems for 

analysis(April)
※ Start after 

confirmation(May)

Final selection of 
weapon systems for 

analysis(April)
※ Early start(February)

Table 1. measures for early selection of weapon 
systems to be analyzed

향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획기관(국방기술진흥
연구소 등)은 WBS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을 위한 합동
참모본부의 기획대상 무기체계 선정 시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업하여 분석업무의 조기착수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무기체계 선정 시 검토하는 기획서의 핵심전력 등
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수행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기획
대상 무기체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후보 무기체계 중 
긴급하거나 신규 미래기술 도출 가능성이 높은 체계(미
래 기술개발이 유망한 사이버, 우주, AI, VA/AR, 무인체
계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 등으로 신규 기획대상 무
기체계(안)을 적극 검토한다. 

X년도(당해 연도) 분석대상 무기체계가 3N개 라고 가
정했을 때, 상기 제안방식으로 합동참모본부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N개의 기획대상 무기체
계를 조기 선정하여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 업무
의 2월 착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무기체계 N개를 우
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빠르게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당
해 연도 기획연구 및 과제기획이 가능하도록 추진 할 수 
있다. 제안하는 절차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Fig. 6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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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

1 2 3 4 5 6 7 8 9 10 11 12

Selection of 3N weapon 
systems for analysis

Priority
Selection

N

Start

Early Start

N weapon systems 
technology analysis

(1 Cycle)

N weapon systems 
technology analysis

(2 Cycle)

N weapon systems 
technology analysis

(3 Cycle)

X X+2 

2N
Weapon System
Package planning

MONTH

N 
R&D Progress

3N 
R&D Progress

3N
Weapon System

Package planning

2N 
R&D Progress

N weapon systems technology analysis

The rest
Selection

2N

X+1 

N Weapon System
Package planning

YEAR

AS-IS

Fig. 6. Improved WBS-based weapon system 
technology analysis schedule

기존의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은 업무수행 일
정상 X년도 분석 이후 X+1년에 무기체계 패키지형 기획
을 시작하게 되므로 결국 X+2년도부터 과제화되어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된다. 이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추세를 
반영하기 어려워 국방기술 진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
제점을 발생시킨다. 

제안하는 방안은 X년도에 조기선정되어 무기체계 기
술분석을 수행한 N건의 경우 X년도에 과제기획이 가능
해지기 때문에 X+1년도부터 연구개발이 가능해져 기획
과 개발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관
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기획대상 무기체계 조기선
정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절차수립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무기체계 개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국방기술기획은 
군의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 요구능력과 미래 
소요 무기체계, 국방과학기술 R&D 환경을 분석하고 중
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한다. 효율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를 위해 개발된 기술의 무기체계 연계
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나, 기존의 국방기술기획은 전문가 
기술검토위원회를 통해 무기체계의 개략적인 요구능력을 
기반으로 이에 부합하는 핵심기술을 도출했기 때문에 특
정분야 전문가들의 무기체계 전반적인 분석 및 파악이 
어려웠으며, 특정기술 편중으로 인한 기술적 공백이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Bottom-up 방식의 상향식 과
제기획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WBS 기반의 무기체
계 기술분석 수행을 통한 Top-down 방식의 하향식 과

제기획을 제안하며,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을 선제적으로 도출하여 무기체계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하향식 과제기획은 단수의 핵심기술을 
도출하여 기획하는 ‘단위기술 하향식 과제기획’과 무기
체계 또는 무기체계 핵심구성품에 필요로 하는 모든 기
술을 패키징 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중 현재 진행 중
인 과제에 기 반영된 기술을 제외한 부족 기술을 패키징
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
제기획’이 있다. 

WBS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분석을 적용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기획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전술통신 무기
체계에 대한 하향식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기획을 수
행하였으며, 전술통신 무기체계에서 선별된 핵심구성품
인 무선전송장비의 핵심기술로 A, B, C, D 기술이 도출
되었다. 그 중 현재 연구개발 진행 중인 A 기술을 제외하
고 부족기술로 식별된 B, C, D 기술은 무기체계 기술분
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이기 때문에 동일한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요구성능을 기반하여 목표성능을 가지게되므
로, 동시에 패키지형으로 과제 기획을 추진한다. 결과적
으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기획은 동일 무기체계에 
적용하려하는 기술간 상세 목표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기술수준이 서로 다르게 개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
하여 무기체계 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제기획 방안은 WBS 기반 무
기체계 기술분석 대상 무기체계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
다. 현재 대상 무기체계 선정 업무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 무기체계 기술분석 결과에 
따라 과제 기획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당
해 연도 기획에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WBS 기반 무기체계 기술분석 대상 무기체계를 일부 조
기선정하여 분석과 기획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조기선정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
축 및 세부기준,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절차수립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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