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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를 활용한 신속시범획득 사업에 대한 운영 효율성 분석 연구

배영민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An Analysis of Operational Efficiency for the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 Using DEA method

Young-Min Bae
Division of Military, Kyungnam University

요  약  방사청은 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속시범획
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많은 부분 제도가 정착되어 일부 제품은 전력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신속시범획
득 사업에 대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현재 진행 및 완료된 각각의 신속시
범획득 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의 자원입력과 성과 관점에서 상대적 효율성 분석 측면에서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에 대한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운영 시스템
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입출력변수는 방사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 개발기간, 야전만족도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운영 효율성 분석결과, 14개 시범사업에서 DEA-BCC (Banker-Charnes-Cooper) 모형을 적
용할 경우 43% (6개 사업)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청의 최종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일치되는 경향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평가방법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 및 평가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has been implementing a rapid pilot
acquisition project since 2020 to introduce advanced products with new technologies quickly to the 
military through the pilot operation of the military. Many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Some products
are still in the process of electrification, but there is still controversy as to whether they are properly
operated for the rapid pilot acquisition project. The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measure and compar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project in terms of resource input and
performance and efficiently operate each of the currently underway and completed rapid pilot 
acquisition projects. Data, such as budget, development period, and field satisfaction applied by the 
DAPA, were used as the input/output variables. Operation efficiency analysis revealed 43% (six projects) 
to be efficient when applying the DEA-BCC (Banker-Charnes-Cooper) model to 14 pilot projects, and the
tendency to match the final evaluation results of the DAPA was confirmed. This will be helpful in efforts
to select and evaluate pilot projects efficiently with the limited resources of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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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군의 무기체계는 소요결정 이후 전력화까지 보통 10
년 이상이 소요되어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기술과 격차가 
커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1].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
사청에서는 2020년부터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신설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사례로 2020년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을 시범획득사업으로 6개월만에 군에 납
품되어 철저한 성능 검증을 통해 육군과 해병대의 전력
화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켜 야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수단으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신속시범
획득 사업에 대한 관리를 노력하고 있지만 [2] 시범사업
에 투입된 시간과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시범사업에 대한 입력, 출력
자원 활용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진행한다. DEA 모형은 평가
대상 (DMU, Decision Making Unit)에 대해 선형계획
을 각각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용되는 변수
에 대한 단위가 다른 경우라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요소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특
징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3,4]. 본 연구에서는 
DEA 모형을 사용하여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운영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다. 본 연구에 적용된 신속시범획득 사
업은 현재까지 진행 및 평가 완료된 14개 사업을 선정하
였고 입력 및 산출변수는 방사청에서 실제 평가에서 사
용하고 있는 투입비용, 개발기간, 야전만족도를 적용하
였다.

2. 기존 문헌 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기존 문헌 고찰
방사청에서는 2019년까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 적

용 전에는 신개념기술시범 제도를 적용하였다. 이 제도
는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신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적
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4차 산업 혁명 관련 14대 기술분
야 (AI, 지능화, 드론 등)에 대해 즉시 군에 활용이 가능
한 제품 및 시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는데 결정적인 제
도로 방사청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윤형노는 단기간 시제품 제작을 
하고 신속하게 무기체계로 전력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실
용성 평가기준 정립,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등의 선결과
제를 제시하였고 [5] 전수연은 민간 신기술의 국방분야 
조기 도입에 대해 테스트 베드 기회 확대 및 연구개발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6]. 조현기 등은 민간
부분에서 적용되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추세를 고려한 
신개념기술시범제도의 개선에 대해 연구하였고 [7] 고관
옥 등은 미군과 한국군의 신개념기술시범제도의 차이점
을 분석하여 기술성숙도 조건, 가점제도 보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개선 등 내용을 제시하였다 [8]. 이는 발전된 
민간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20년 이후, 신속시범획득 사업에 관한 최근 연구를 
확인해보면 , 엄진욱 등은 미 국방획득체계 분석을 통한 
한국의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에 대해 연구하였고
[9] 전일국 등은 SWOT 분석을 통한 신속시범획득 대상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 하였다 [10]. 박시우 등은 
국방 신속획득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민간에서 
적용중인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 문제를 통해 미래전을 대비할 수 있는 신속획득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고 [11] 최재연 등은 신속시범획득 사
업 진행을 위한 복수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를 하였다 [12]. 엄홍섭은 국방로봇 신속 전력화를 위한 
운영개념 수립 방법론과 획득체계 개선방향을 위해 작전
운용성능 설정방법을 제시하였고 [13] 장원준 등은 선진
국 수준의 신속획득 정책 마련과 현행 시범사업의 제도
와 참여업체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14]. 
한장근은 신속시범획득 제도 개선을 위하여 비용절감 뿐
만 아니라 기술 확보 및 위험 최소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고 제시하였고 [15] 고병성 등은 개발에 성공하고도 최
종 양산에서 떨어진 업체에 대한 비용보전과 제도적 보
완 방법을 제시하였다 [16]. 오원진은 긴급전력 획득절차 
방안으로 획득절차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고
[17] 김상훈 등은 군사적 실용성 평가기간의 단축과 축
소방안을 제시하였다 [18]. 이는 실제 제도의 운영 측면
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적 보완책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신개념기술시범제도에 관련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제
도의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신속시범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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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사업에 관련 기존연구 내용은 평가지표 및 제도적 운
영 보완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있어 시범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효율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진행 및 평가를 정확하
게 진행하기 위해 각 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DEA 모
델을 통해 각 사업의 운영방향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 정
보를 확인한다. DEA 방법을 통한 효율성 평가방식은 각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에 대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2.2 이론적 배경
효율성에 대해서는 투입한 노력이나 자원과 비교하여 

출력된 결과물의 비율로 정의될 수 있다. DEA모형은 입
력변수들의 자료값에 대해 선형결합을 통하여 각 평가대
상이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산출변수들의 비율을 최대
화시키는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한 특성이 입력물의 증
가에 따른 출력물의 증가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
려해서 VRS (Variable Returns to Scale)를 가정하였
다.

VRS는 IRS ( Increasing Returns to Scale)와 DRS
( Decreasing Return to Scale)로 구분될 수 있으며 
IRS는 입력변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산출변수의 자
료값에 대한 증가 비례 관계가 기준점 보다 이상 일때 
IRS, 수확체증으로 정의하며, 반대의 경우 DRS, 수확체
감 이라 한다 [2].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수확체감 DRS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RS를 반영
한 DEA-BCC 모형을 아래 <모형 A>를 통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모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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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설명으로 Eq. (1) 은 평가하는 대상 DMU 
K 의 효율성 값을 최대화 시키는 목적식을 나타낸다.  

는 DMU K 에 대해 계산에 반영된 다른 DMU의 영향도
( ) 값에 대한 합을 1 로 설정하여  비교대상 가운데 우
수한 DMU를 기준으로 효율적 기준집단을 반영한다. 상
대적 측정방식이기 때문에 Eq. (2), Eq. (3)를 통해서 다
른 DMU와 비교를 위한 제약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Eq.
(4)는 변수의 범위를 설정하는 조건이다. <모형 A>를 통
해서 각 DMU에 대해 각자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상대적 
효율성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효율성 값이 1인 
경우 효율적 DMU, 1이 아닌 경우 비효율적 DMU로 판
정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값을 통해 벤치마킹을 위한 각 
시범사업들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효율성 평가모형

평가모형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에 대해 DEA 방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진단하고 각 사업에 대한 벤
치마킹 대상으로 확인하여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한다. 자료수집 및 분석은 시험평가에 사용되었던 
자료에 대해 군 관련 보안 문제 때문에 원자료 특성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단위 변환을 통해 변형하여 사용하
였고 입출력변수는 Table 1과 같이 각 시범사업을 선정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투입비용, 개발기간, 야
전만족도를 사용하였다.

평가를 위한 대상 시범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야
전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하고 결과가 확인된 
시범사업 14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4. 신속획득사업의 효율성 평가결과

4.1 상대적 효율성 평가결과 및 분석
<모형 A>를 이용하여 분석대상인 14개 시범사업에 대

한 상대적 효율성 평가결과를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효율적으로 평가된 시범사업은 BCC 모형의 경우 6
개 사업으로 평가대상의 43%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용 안티드론 건의 경우(B, 효율성 값 1.00), 투입비
용이나 개발기간이 작게 입력된 상태에서 야전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경우로 효율적 시범사업으로 확인될 수 있
으며 상대적으로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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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Area
Input variable Output variable

Input 
Cost

Development 
Period

Field
 Satisfaction

A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drones 
for long-range reconnaissance Drone 0.6901 0.6667 0.8992

B Portable anti-drone gun Futuristic 
protection 0.4842 0.4001 0.8777

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drones 
for coast guard Drone 0.7936 0.4001 0.7809

D Small drone for long-range reconnaissance Drone 0.4376 0.4667 0.6925

E Intelligent anti-jamming sensor High-tech 
material 0.3643 0.4001 0.8247

F Thermal image dot composite tuning equipment AI / intelligence 0.7561 0.8001 0.8387

G RADAR-linked anti-drone 
integration solution

Futuristic 
protection 1.0000 0.9333 0.9569

H Rifle-aimed drone Drone 0.5749 0.4001 0.9462

I TICN tactical mobile network relay Hyper-
connection 0.3452 0.8001 0.8539

J Smart personal monitoring system based on 
hyper-connection

Individual combat 
system 0.9938 0.8001 0.8279

K Long-term flight drone overcoming hearing
loss of military radios Drone 0.3449 0.8001 0.8387

L Multi-purpose unmanned vehicle Auto-
unmanned 0.7166 0.8001 1.0000

M Small unit combat command system 
based on commercial smartphones

Individual combat 
system 0.7413 1.0000 0.8172

N Hydrogen power pack drone drone 0.1725 0.8001 0.8709

Table 1. Input / Output Data of the Rapid Acquisition Projects

Project Area Efficiency
Score Reference Group ( )

A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drones 
for long-range reconnaissance Drone 0.6694  = 0.3151,  = 0.5693,  = 0.1156

B Portable anti-drone gun Futuristic
protection 1.0000  = 0.5538,  = 0.4562

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drones 
for coast guard Drone 1.0000  = 1.0000

D small drone for long-range reconnaissance Drone 0.8572  = 1.0000

E Intelligent anti-jamming sensor High-tech
material 1.0000  = 1.0000

F Thermal image dot composite 
tuning equipment AI / intelligence 0.5081  = 0.8747,  = 0.1091,  = 0.0162

G RADAR-linked anti-drone 
integration solution

Futuristic
protection 0.5883  = 0.6275,  = 0.3001,  = 0.0724

H Rifle-aimed drone Drone 1.0000  = 1.0000

I TICN tactical mobile network relay Hyper-
connection 0.7725  = 0.4218,  = 0.0331,  = 0.5451

J Smart personal monitoring system 
based on hyper-connection

Individual
combat system 0.5001  = 0.9603,  = 0.0397

K Long-term flight drone overcoming hearing
 loss of military radios Drone 0.7633  = 0.4733,  = 0.5267

L Multi-purpose unmanned vehicle Auto-
unmanned 1.0000  = 1.0000

M Small unit combat command system 
based on commercial smartphones

Individual
combat system 0.4556  = 0.8613,  = 0.1387

N Hydrogen power pack drone drone 1.0000  = 1.0000

Table 2. Analysis Result using the DEA-BC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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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경우(M, 효율성 값 0.4556) 투입비용이나 개발기
간이 많이 입력된 상태에서 야전만족도는 작게 확인되어 
비교대상 집단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평가할 때 비
효율적으로 판정될 수 있다.

상대적 효율성 평가값을 통하여 비효율적으로 판단된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각 사업의 특성상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경우도 있지만 군의 제한된 예산과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투입 대비 
산출의 최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선
정 및 평가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Table 2의 
결과는 실용적 평가방법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교대상 집단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각 DMU에게 유
리한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는 방안
을 통해 모든 DMU에게 최대의 효율성값을 나타내는 방
식을 적용한다.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시범사업들은 
DMU 영향도( ) 값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집
단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범사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교집단으로 1번이라도 인용되었던 6개 (B, C, 
E, H, L, N) 시범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들에게 우수한 
비교의 대상이 된 점에서 운영 측면으로 투입자원 대비 
산출을 고려할 경우 집단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많은 비교집단으로 인용된 지능형 항재밍 센서(E)의 
경우, 효율성이 높은 시범사업으로 차후 유사한 시범사
업 분야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2 효율성 평가결과 검증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의 효율성 결과와 

방사청(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에서 시범사업 종료후 종합적 기준을 통하여 군 적용성 
측면에서 최종 평가된 결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방법의 실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방
사청에서 평가한 결과 (군 적용검토 High, 일부 개선 적
용 Mid, 미흡 Low)와 비교할 때 효율적(1.00)으로 판단
된 6개 中 5개 사업은 군 적용검토 (High)로 일치된 경향
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소파워팩 드론(N) 의 경우 투입 대
비 산출의 측면에서는 효율적 시범사업이었지만 군 적용
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비효율적으로 확인된 8개 시범사업은 군 적용성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일치성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방사청에서 최종평가하는 기준
측면에서 평가기준 가중치, 기술수준 등이 추가 반영되
겠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입비용, 개발기간, 야전만
족도 라는 판단기준이 대체적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 실용적인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roject Efficiency
Score

Military 
Applicability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drones for long-range 

reconnaissance
0.6694 Mid

Portable anti-drone gun 1.0000 High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drones for coast guard 1.0000 High

Small drone for long-range 
reconnaissance 0.8572 Low

Intelligent anti-jamming sensor 1.0000 High
Thermal Image Dot Composite 

Tuning Equipment 0.5081 Low

RADAR-linked anti-drone 
integration solution 0.5883 Mid

Rifle-Aimed drone 1.0000 High

TICN Tactical Mobile
Network Relay 0.7725 Mid

Smart Personal Monitoring System 
Based on Hyper-Connection 0.5001 Low

Long-term flight drone overcoming 
hearing loss of military radios 0.7633 Low

Multi-purpose 
unmanned vehicle 1.0000 High

Small Unit Combat Command 
System Based on Commercial 

Smartphones
0.4556 Low

Hydrogen Power Pack Drone 1.0000 Mid

Table 3. Comparing Results with DAPA’s evaluation 
results

5. 결론

DEA 기법을 이용하여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평가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
해 DEA-BCC모형을 적용하여 14개 시범사업에 대해 효
율적인 집단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을 확인하고 비교집단과 대비하여 부족한 
부분 확인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참조집단에 대한 정보를 통해 유사집단간에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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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준점과 다른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에 
대한 개선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 실제 방사청 최종 평가 결과와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였고 실
용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평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 반영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가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DEA를 적
용한 방법은 각각의 시범사업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에 대해 논란이 많은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 영역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부분 신속
시범획득 사업을 선정 및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 속
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
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DEA 방법은 적용되는 기본적 방식이 상대적 
평가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비교대상 집단을 얼마나 적절
하게 선정하는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DEA 방
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판단된 DMU라 할지라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
라서 후속 연구를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적절한 비교대
상 집단 분류와 민감도 분석과 같은 입출력변수에 대한 
조금 더 의미있는 선정방법으로  적용된다면 조금 더 깊
이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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