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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수리부속 수요 측 연구

A Study on Forecasting Spare Parts Demand based on Data-Mining

김 재 동1 이 한 준2*

Jaedong Kim Hanjun Lee

요    약

수리부속 수요 측은 장비가동률 향상과 국방 운  산 효율화 제고를 한 국방 군수 분야의 핵심 과제  하나이다. 재 우리 

군은 수리부속 소요 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 기법으로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리부속 수요 측에 활용하고 있으나 정확도 제고

에 지속 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개년의 수리부속 18,476개 품목의 수요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수리부속 수요 측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한 모델에 따른 실험 결과는 기존 시계열 기법에 비해 개선

된 수요 측 정확도를 보 다.

☞ 주제어 : 수요 측, 데이터 마이닝, 군수, 수리부속

ABSTRACT

Demand forecasting is one of the most critical tasks in defense logistics, because the failure of the task can bring about a huge 

waste of budget. Up to date, ROK-MND(Republic of Korea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nalyzed past component consumption 

data with time-series techniques to predict each component's demand. However,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 still needs to be 

improved. In our study, we attempted to find consumption pattern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We gathered an 18,476 component 

consumption data first, and then derived diverse features to utilize them in identification of demanding patterns in the consumption 

data. The results show that our approach improves demand forecasting with higher accuracy.

☞ keyword : demand forecasting, data mining, logistics, spare part

1. 서   론

일반 으로 수요 측(Demand Forecasting)이란 ‘시장 

환경변화 측을 토 로 매 가능한 잠재시장의 규모를 

도출하고 언제 얼마만큼 팔 것인가를 략 으로 결정해 

가는 창조  작업 과정’으로 정의된다[1]. 다시 말해 미래

의 소요를 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신 군은 격히 증가하는 신형·장기 운  무기체계

의 고장 정비에 따른 수리부속 교체  수리에 한 신속

한 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수많은 수리부속을 기·

소에 공 하기 해 정확한 수요 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수리부속 수요 측 정확도는 재고 감축과 정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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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단축 등 군수지원 성과  투 비태세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수리부속 수요 측 정

확도가 조하여 재고 고갈 시, 장비 정비 지연에 따른 

장비가동률 하를 래하며, 재고 과잉 시, 한정된 국방

산의 효율  활용으로 긴 한 타 장비 혹은 수리부속

의 획득 차질  장기 비수요 수리부속 재고자산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2].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수리부속 수요

측 정확도 제고에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재 사

용되는 수리부속 수요 측 기법은 시계열 기법을 기반으

로 하고 있으며,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등 3∼8개의 여

러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도 측면에서, 개선

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 공군에서 운 하는 항공기 

수리부속에 한 수요 측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최근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3]. 데이터 마이닝 기

법은 수요 측 분야에 용사례가 많지 않으며, 특히 군

수 분야에서는 사례가 드물어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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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군은 기존 정보시스템를 개선하여 수요 

련 자료 뿐 아니라 항공기 운 시간, 소티(sortie)수* 등

과 같은 수리부속별 특성 자료까지 포함하여 리하고 

있다[4].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존 수요

측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부속 

수요 련 데이터를 포함하여 앞서 언 한 수리부속별 

특성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 다. 2장에서는 수요

측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련 연구들을 소개한다. 3장

에서는 분석을 한 모델 수립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

는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별 실험 결과를 분석하며, 5장에

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안한다.

2. 문헌 연구

2.1 수요 측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주요 수요 측 분야 연구를 

용기법의 성격에 따라 정량  분석 방법, 정성  분석 

방법과 시스템 근 방법으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

다. 각 분류별 분석기법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량  분석 방법은 과거의 데이터로 패턴이 미

래에도 지속된다고 단되어질 때 합한 방법이다. 표

인 기법으로 회귀분석 기법, 시계열 기법과 확산모형 

기법으로 세 가지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  회귀분석 기법은 변수 사이의 인과 계를 분석하

는 통계방법으로 분석 상의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요한 기법으로 여러 분야에 용되고 있다[1]. 기존 연구

에서는 경상북도의 다도시의 과거 지역 력 수요량, 지역

경제  지역인구 등의 데이터를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정확도 분석을 통해 변동성이 심한 지역의 경우 합한 

력수요 측을 하 다. 이처럼 외부 환경의 변수를 활용

하여 민감도 분석뿐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는 

시뮬 이션에도 활용이 가능하다[5].

시계열 기법은 과거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분야와 

측 목 으로 개발된 표 인 모형으로 외부 충격에 의

한 반응을 장기 으로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과거 

연구로는 과거 철도 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X-12-ARIMA 

모형을 활용하여 철도수요의 요일  계  변동의 변수

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측하 다[6]. 한, ARIMA기법

* 소티 수: 전투기 출격 횟수

을 기반으로 1983년부터 2008년까지의 로축구 객 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로축구 객 수 측을 하 다[7]. 

끝으로 확산모형 기법은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한 수

요 측  과거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분야나 기 데

이터만을 활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합한 기법이다. 최근 

연구에는 기자동차의 미래 수요 측을 재 시장규모

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규모를 추정  

설정하여 확산과정 모델링과 효과를 도출하 다. 이와 같

이 기 데이터, 문가의 경험  유사 사례 용 등으로 

미래의 시장 규모의 측이 가능하다[8]. 

둘째 정성  분석 방법은 과거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

하거나 불충분할 때 합한 방법으로 주로 문가의 

단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문가 의견 활용 분석 

기법, 컨조인트 분석 기법과 인덱스 분석 기법 등이 이 분

류에 포함될 수 있다. 먼  문가 의견 활용 분석 기법은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 혹은 해당 분야의 합한 

문가 확보가 가능 때 용하는 기법이다. 표 인 기

법으로는 델 이 기법으로 1950년  미국 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에서 개발되었으며, 냉 시 에 나타나

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연구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

했다. 그 이후 미래를 망하는 방법으로 CATV, TV회의

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측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식으로 델 이 방법은 문

가가 있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9]. 다음으

로 컨조인트(Conjoint) 분석 기법은 제품의 기능이나 속성

별 필요성을 악하여 신제품의 시장 반응을 측 시 사

용되는 기법이다. 련 연구는 소비자의 구매 제품에 

하여 우선순 가 반 된 자료를 토 로 소비자의 구매 

과정을 분석한다. 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속형 선호도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1970년부터 소비자

와 련된 다양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론  기

를 제공하 다[10].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컨조인트 기

법은 정확도가 높아 기업에서 리 사용 이며 특히 서

비스 분야에서 고객 분석 시 사용된다[1]. 마지막으로 인

덱스 분석 기법은 공산품보다 부동산, 로젝트 등 희소

제품의 선택 가능성에 합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법의 특성을 이용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측

에 많이 활용되었으며, 1896년부터 2008년까지의 29개의 

미국 선 후보 데이터로 59개의 평가지표를 용하여 

최종 향 변수와 후보별 선택 가능성을 측하여 제시

하 다[11].

셋째 시스템 근 방법은 여러 변수 데이터를 기반으

로 지식을 학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수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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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요인들 간의 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용하는 방

법이다. 표 인 기법으로는 정보 측 시장 기법, 시스

템 다이내믹스 기법과 인공 신경망 기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정보 측 시장(Prediction Market) 기법은 

선물  주식시장에서 투자환경  투자자들의 행동을 

토 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하는 기법이다. 

특징으로 큰 비용 투자 없이 측을 할 수 있으며, 행동을 

하는 참여자가 많아야 의미가 있는 정보 추출이 가능하

다[1]. 다음으로 다이내믹스 기법은 변수와 변수들 간에 

연속 인 인과 계를 실 인 모형으로 환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  련 정

보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항공기 수요를 

둘러싼 요인들의 인과루 의 계를 통하여 항공기 수요

측을 하 으며, 생산능력 증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

다[12]. 한,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의 물동량 자료를 기

반으로 인과 계를 통한 실 인 모형 구축으로 홍콩 

항구의 물동량을 측하 다[13]. 마지막으로 인공 신경

망 기법은 복잡한 신경망 구조와 학습방법을 모방해 데

이터들 간의 패턴을 찾아내고 용하여 측하는 기법이

다. 용된 논문으로는 도시의 력 수요 패턴의 도출을 

해 온도, 습도, 풍속과 일사량을 변수로 활용하여 력 

수요 측을 수행한 연구가 있다[14]. 이와 같이 인공 신

경망 기법은 인과 계가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수요 측 문제에 합하다. 

한편, 우리 군은 (표 1)과 같이 정량  기법  시계열 

기법 심으로 1980년 이래 부분 군수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수리부속(9종) 수요 측 기법을 각 군별 

재까지 활용되고 있고, 재 우리 군의 수요 측 정확

도는 70∼75% 수 이다[15]. 육·해군은 시계열 기법의 결

과로 품목 리자가 수정하여 최종 인 수요 측 단을 

하며, 공군은 Y-1년도 수요 측 실시 후 Y년도 실제 수요

와 비교하여 품목 리자들이 결정하는 기법을 용하고 

있다. 최근 해군의 기법  가 이동평균법 외 4개는 추

가 개정되었다[16].

그동안 군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수리부속 수요 측 정

확도 제고를 해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수요 자료를 

활용하여 공군 수요 측 기법과 ARIMA기법을 비교분석

하여 정확도를 제고한 바 있다[3]. 한, 창 소요자재 

측 연구로서 주정비 일정계획, 자재명세서와 교환율 등을 

사용하여 운 수 량과 안 수 량을 측한 연구도 진

행되었다[17]. 그 밖에 수요 측 련 연구로, 수리부속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여 계층  수요 측법과 직 수요

측법의 한 상  퍼포먼스와의 가변성, 왜도, 첨도

(표 1) 각 군의 수요 측 용기법

(Table 1) Demand forecasting techniques of 

each service 

군 용 기법 단방법

육군
산술평균법
이동평균법
최소자승법

회귀식 기울기와 편차율이 
로그램 상 제안 후 

품목 리자 수정

해군

산술평균법
이동평균법
최소자승법

가동이동평균법
단순지수평활법
이 지수평활법
홀트지수평활법
원터지수평활법

8개 기법 용 후 연도별로 
표시된 그래 를 통해 
품목 리자 결정( 용 기법 
일부 추가됨)

공군

가 이동평균법
선형이동평균법
추세분석법

단순지수평활법
선형지수평활법

Y-1년도 수요 측 실시 후 
Y년도 실제 수요와 비교 
하여 수요 측 정확도 높은 
기법 용

의 상 계를 분석으로 장비 특성별 수요 측기법의 선

택 방법을 제시하 다[18]. 이와 같이 군에서도 수요 측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재 군에서 용되는 기법은 과거 수요 데이

터 변수만으로 미래를 측하는 시계열 기법을 사용  

이다. 재 우리 군이 운용 인 정보시스템에는 수요자료 

외에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를 들어 항공기 장비

의 경우에는 운 시간, 소티(sortie)수, 조달기간, 보 기간 

등과 같은 데이터가 축 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

용하여 수요 데이터 변수만을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시스템 근 방법과 같이 수요와 향 요인들 간의 계

를 분석한 방법론이 실히 요구된다.

2.2 수요 측 분야 데이터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은 규모의 데이터에서 탐색, 분석, 모

델링의 과정을 거쳐 인자(feature)와 인자와의 계나 패

턴, 규칙 등을 추출함으로써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을 주

는 분석 방법이다[19,20].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에는 

의사결정 나무 기법, 인공신경망, 베이지안넷 등 여러 기

법이 있으며 지 까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19-21]. 

반면, 수요 측 분야에서는 데이터마이닝 용이 상

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표 인 논문을 살펴보면 고객

의 주문정보로부터 주문한 선박 부품내역에 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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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재고 리 품목의 거래 빈도, 품목 간 연 성을 

분석하여 품목의 출고 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인 바 있

으며[22], 물 사용량을 측을 하여 3년간의 일일 수요량

의 데이터로 요일별 특성을 포함한 계  특성 등에 한 

상 분석 후 다 선형 자기회귀모델과 칼만필터 모델로 

수요 측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23]. 이와 비슷한 연구

로 기상 데이터의 일조시간, 강수량, 설량, 평균기온 등

의 데이터로 요일별 특성, 계  특성 등에 한 상

계 분석을 하 다. 도출된 결과 데이터로 연 분석, 군집분

석과 이상치 탐지를 통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용하여 

단기 물 수요 측의 결과를 도출하 다[24]. 최근에는 데

이터마이닝기법을 이용한 수요 측 연구로 농산물 유통시

장의 부정거래 측하는 모형은 6개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으로부터 32개월 청과거래 정산데이터를 수집하여 경매장 

구분, 경매구분, 품목코드 등 34개의 변수  16개 변수를 

선정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 나무기법을 이용

하여 허 거래를 탐지하는 모형을 제시하 다[25].

이와 같은 기존 연구처럼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고객의 

주문정보로부터 거래빈도, 품목 간의 계 분석 연구  

기상과 일별·계 별 특성들 간의 연 성 분석을 통해 다

양한 분야에서 미래 지향  의사결정 지원 목 으로 활

용되다가 최근 빅데이터와 함께 각 을 받고 있다. 그러

나 재 우리 군은 과거 수요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시계

열 기법에 의존도가 높다. 과거에는 수요 데이터 외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시스템이었으나 2009년 이후 장비

정비정보시스템가 구축되면서 보다 많은 정보의 축 으

로 수요 데이터를 제외한 변수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은 수요 측 정확도 제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 아직까지 용해 본 이 없

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군수 분야 수리부속 수요 측

에 용하고자 한다.

3. 수리부속 수요 측 모형 제안 

3.1 데이터 수집  변수추출

우리 군에서는 2009년부터 무기체계의 주 장비 심으

로 수리부속의 보   정비 련 사항을 최신 정보 기술

을 이용하여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육·해·공군

의 편성 부 로부터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정비 련 부

서에서 사용하는 통합정보지원 시스템인 장비정비정보

시스템(Defense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를 

운 하고 있다. 

본 연구 상 항공기는 우리나라와 함께 여러 나라에

서 운  인 주력기로 항공기 산  큰 비 을 차지하

고 있으며, 쟁발발 시 공 우세와 작 지속 능력향상에 

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군 항공기인 F-XX를 연

구 상 장비로 선정하 다. 

공군 장비정비정보시스템의 정비테이블에서 1,053,422

개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집하 고, 수집된 데이터에는 정

비날짜, 정비당일 소모된 수리부속품목의 개수, 당구성

수 등 2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목 은 수리부속별 수요 측이므로 데이터

를 품목별로 재정리하 으며 수리부속 품목수는 총 18,476

개 다. 이 과정에서 수리부속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

지 5개년 간의 연도별 소모 데이터  조달기간, 표 단

가, 그리고 항공기 운 시간과 소티수를 추출하 다. 추

가 으로 수리부속당 수리율(수리된 개수/(장비입고량 × 

당구성수))과 폐기율(폐기된 개수/(장비입고량 × 당

구성수))을 보 거래 자료와 함께 가공하여 분석에 추가

하 다. 최종 으로 활용한 변수는 (표 2)와 같이 총 16개

의 변수 다. 

(표 2) 변수(feature) 설명

(Table 2) Feature description

변수 의      미

’10년 비율

’10~’14년 수리부속(품목별/연도별) 
불출 개수 비 소모 개수 비율(소모 
개수 합/불출 개수 합)

’11년 비율

’12년 비율

’13년 비율

’14년 비율

’10년 소모개수

’10~’14년 수리부속 품목별 연도별 
소모 개수 합

’11년 소모개수

’12년 소모개수

’13년 소모개수

’14년 소모개수

수리율
정비입고 된 요수리품  사용가능 
재고로 환원된 품목의 비율

폐기율
정비입고 된 요수리품  폐기된 
품목의 비율

조달기간
구매요청서를 낸 때로부터 해당 
보 품을 100% 수령할 때까지의 
행정소요시간

표 단가

군수품에 한 자산액을 악하거나 
취득 는 수령하는 물품의 
가치 단에 용하기 해 군수품 
표 단가 업무 훈령에 산정된 단가

항공기 
운 시간

항공기 가동 시간(비행시간(hour)만 
포함)

항공기 소티수 항공기 이·착륙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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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1 Dataset 2

Dataset 3 Dataset 4

Dataset 5

(그림 1) 각 모델별/데이터셋별 측정확도

(Figure 1) Prediction accuracy of each dataset and each model

목표변수는 품목별 2015년 소요발생 여부 데이터로서 

체 18,476개의 품목  10,510건에 해서는 소요가 발

생하 고 7,965건에 해서는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요발생 여부에 한 목표변수 갯수의 밸런싱을 하여 

소요가 발생한 품목 10,510건  무작 로 7,965건을 선

택하여 소요가 발생하지 않은 7,965건과 함께 15,930개의 

품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구성하 다. 이 때, 무작  

선택으로 인한 향을 확인하기 해 무작  선택을 5회 

반복하여 총 다섯 개의 데이터셋을 연구에 사용하 다. 

3.2 모델 구축

본 연구에서는 최 의 모델을 구축하기 해 역행  

제거 래퍼(backward elimination wrapper) 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변수에 한 향도가 은 변수부터 제거해가면서 

모델을 구축하 다. 향도 평가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이용하 으며 검정 결과, 항공기 운 시간, 항공기 소티수, 

‘14년 소모개수 등의 변수가 목표변수에 향도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모델은 DT(Decision Tree(J48)), BN(Bayesian 

Network),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CVR(Core 

Vector Regression)의 네 가지 기법을 사용하 으며 각 모

델 구축시 10겹 교차검증(10-folds cross validation)을 하

다. 모델 구축에는 공개소 트웨어인 Weka 3.6.1을 사용

하 다. 

4. 실험 결과  해석

다섯 개 데이터셋에 한 모델별 측 정확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x축은 각 모델에 사용된 변수 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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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갯수 DT BN ANN CVR

1 73.340 49.969 68.261 73.528

2 73.245 50.370 70.785 73.453

3 76.265 59.623 70.402 75.913

4 77.615 59.209 70.565 76.347

5 78.035 59.209 71.406 76.516

6 79.165 58.475 71.205 78.186

7 79.084 58.481 71.287 78.349

8 80.213 57.759 71.274 78.192

9 80.182 57.759 71.168 78.311

10 80.804 56.868 71.149 79.454

11 80.703 56.886 71.124 79.592

12 80.753 56.899 70.954 79.498

13 80.540 58.795 71.783 79.385

14 80.370 51.557 71.450 80.044

15 80.283 51.557 71.576 80.107

16 80.396 51.607 71.186 80.107

(표 3) 모델별 측정확도

(Table 3) Prediction accuracy of each model

빈도 규칙 분류결과

4,098회
’14년 소모개수 <= 2, 항공기운영시간 <= 2,267,063,

 ’14년 소모개수 <= 0
False

3,369회
’14년 소모개수 > 2, ‘13년 소모 대 불출 비율 > 0,  

‘11년 소모개수 > 5, ’12년 소모개수 > 3
True

1,139회
’14년 소모개수 > 2, ‘13년 소모 대 불출 비율 > 0, 

‘11년 소모개수 <= 5, 항공기운영시간 <= 8,874,857
True

901회

’14년 소모개수 <= 2, 항공기운영시간 <= 2,267,063, 

’14년 소모개수 > 0, ‘11년 소모개수 <= 4,

 ‘10년 소모개수 <= 2, ‘12년 소모개수 <= 1

False

726회
’14년 소모개수 <= 2, 항공기운영시간 > 2,267,063, 

‘13년 소모개수 <= 0, ‘14년 소모개수 <= 0
False

⋯ ⋯

(표 4) 분류 규칙

(Table 4) Classification Rule

뜻한다. ’10년에서 ’1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 이

닝하고 ’15년 데이터로 테스트하 는데 ’15년 수요에 

한 측 정확도 측면에서 DT가 반 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DT 모델의 경우 각 데이

터셋의 측정확도 최 값을 기 으로 평균 80.6152%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데이터셋 별 측정확도의 최 값

과 최소값 간 차이는 0.308% 다. 첫 번째 데이터셋의 경

우 80.8035%로 측정확도가 가장 높았으며, (표 3)에서와 

같이 이 때는 총 10개의 변수를 사용하 을 때 다. 사용

된 변수는 항공기 운 시간, 항공기 소티수, 소모개수(’10

년∼’14년), 수요/청구 비율(’12년, ’13년, ’14년) 으며 수

리율과 폐기율, 표 단가, 조달기간  수요/청구 비율

(’10년, ’11년)은 제외되었다. 한편, 동일 5개 데이터 셋에 

해 시계열 기법(산술평균법, 이동평균법, 가 이동평균

법, 최소자승법, 단순지수평활법, 이 지수평활법, 홀트

지수평활법, 터지수평활법) 용시 2번째 데이터 셋의 

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 정확도는 

64.4% 다.

모델 구축시 15,930개의 각 품목에 한 분류규칙이 

생성된다. 그  첫 번째 데이터 셋에 한 DT모델을 

시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를 들어 15,930개  총 

4,098개의 품목에 해당되는 규칙은 ’14년 소모개수가 2개 

이하이며 항공기운 시간이 2,267,063시간 미만이고 ’14

년 소모개수가 0개인 경우 으며, 이 때 ‘15년 소요는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체 품목 비 약 

26%에 해당된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토 로 추후 항공기 수리부속 수요

측의 유효 변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 , 최근 ‘14년 

소모개수와 직 으로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항

공기운 시간이 항공기 수리부속의 소모패턴에 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의미가 있다. 이

러한 실험결과는 최근 수요와 항공기 운 시간은 다음해

에도 수요패턴에 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향력 있는 변수인 최신 소모개수, 항공기운용시간 등을 

반 로 활용하여 수리부속 수요 측도 가능하게 된다. 

를 들어 에서 언 한 항공기운 실 을 활용한 운 시

간  소티수에 비례한 항공기 수리부속 소요산출 방법

론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수리부속 수요 측 정확도 제고 측면으로는 시계열 기

법의 64.4% 수요 측 정확도보다 DT(Decision Tree)와 

CVR(Core Vector Regression)가 좋은 정확도를 보 으며, 

데이터마이닝 기법에서는 DT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

다. 본 결과와 같이 시계열 기법을 벗어나 다양한 기법

을 통해 정확도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십여 년간 

군에서 사용해 오던 수요 측 기법을 본 연구 방법론 결

과를 토 로 민간 수요 측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용의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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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군 항공기의 수리부속 수요 측 정확

도 제고를 한 지난 5개년의 수리부속 수요데이터를 분

석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수리부속 수요

측 모델을 제안하 다. 이 과정에서 수요 측 정확도 제

고에 연 성이 높은 변수들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제안

한 모델을 통한 실험결과는 기존의 수요 측 방식들에 

비해 향상된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추후 장비 노후화에 

따른 소모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 인 모델의 업데

이트가 요구된다. 아울러, 수리 측 정확도 제고를 해

서는 원천데이터의 신뢰성이 요하므로, 재 사용되고 

있는 수리부속 청구실  자료를 실제 소모된 소모실  

자료로 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리부속 소모이력과 항공기운

시간 등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 으나, 향후 기상 

정보 등의 외부 데이터나 정비기록 등의 비정형화된 텍스

트 데이터를 추가 으로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정확도 이상의 수요 측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 되며, 이에 한 연구는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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