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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투공간에서 생산·공유되는 정보  체계 내 장· 리되는 정보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하 다. 

이는 지휘 이 장상황 인식  지휘결심을 수행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 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휘
의 정보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속한 지휘결심을 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지휘 이 장상황 보고 문서를 수신하 을 때, 체계 내 보유 문서 에서 이를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는 문서들을 자동 으

로 탐색  선별하고 요약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첫째로, 개체명 인식 방법을 활용하여 수신된 장상황 보고 문서로부터 개체들을 
식별한다. 둘째로, 각 개체와 련된 체계 내 보유 문서들을 탐색한다. 셋째로, 언어모델과 업 필터링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서들을 

선별한다. 이때 언어모델은 수신된 보고 문서와 탐색된 문서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기 해 활용되고, 업 필터링은 지휘 의 문서 

열람 히스토리를 반 하기 해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선별된 문서들로부터 각 개체가 포함된 문장을 선별하고 이를 정렬한다. 실험
은 군 문서와 비슷한 특성을 지니는 학술논문들을 활용하여 수행하 고,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 주제어: 장상황 인식, 지휘결심, 자연어 처리, 언어 모델, 업 필터링, 개체명 인식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amount of information produced and shared in the 

battlefield and stored and managed in the system dramatically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amount of information which cansupport 

situational awareness and decision making of the commanders has increased,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factor that hinders 

rapid decision making by increasing the information overload on the commander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automatically search, select, and summarize documents that can help the commanders to understand the battlefield 

situation reports that he or she received. First, named entities are discovered from the battlefield situation report using a named entity 

recognition method. Second, the documents related to each named entity are discovered. Third, a language model and collaborative 

filtering are used to select the documents. At this time, the language model is used to calculate the similarity between the received 

report and the discovered documents, and collaborative filtering is used to reflect the commander's document reading history. Finally, 

sentences containing each named entity are selected from the documents and sorted.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using 

academic papers since their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o military documents,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was verified.

☞ keyword: Battlefield situation awareness, Decision mak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Language model, Collaborative filtering, 

Named entity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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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CO(Network-Centric Operation)[1]는 센서에서 슈터에 

이르는 모든 장 요소의 솔기 없는 연결과 통합을 통해 

성공 인 군사 작 의 수행을 달성한다. 이 때, 지휘 들

은 다양한 장 요소들이 수집⋅ 송한 데이터를 활용해 

신속⋅정확하게 장상황을 인식한 후 최 의 방책을 수

립하는 등의 지휘 결심을 수행한다[2]. 즉, 장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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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한 최 의 방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장상

황에 한 명확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3]. 지휘 들

은 장상황을 인식하기 해 다양한 정보와 첩보를 활

용한다. 이러한 정보 의 하나가 트랙보고이다[4]. 트랙

보고는 탐지 상의 치, 경로, 방향, 속도 등을 포함하

는 보고문서이다[5].  트랙보고는 특정 시 의 장 상황

을 기술하는 사실 데이터로 장 상황을 인식하는 기본 

정보로 활용한다.  

이후 지휘 들은 트랙보고를 근거로 련 첩보나 교

리, 작  계획 등과 같은 련 문서를 탐색⋅열람한 후 지

휘결심을 수행한다. 그러나 정보의 출처가 다양해짐에 따

라 지휘 들이 탐색⋅열람해야 할 문서의 양이 폭발 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휘 의 지휘결심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휘

의 정보 처리 부담을 여 으로써 신속⋅정확한 지휘

결심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

인 언어모델(Language Model)과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기반의 정보 선별  요약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군용 자연어 문서 데이터(Natural Language 

Data, NLD)[7]의 특징을 분석하 다, 첫째, 군용 문서는 

작성 목 이 명확하고 분명하다. 즉, 문서를 통해 달하

고자 하는 내용이 해당 문서에 명시 으로 표 되어 있

다. 둘째, 군사 용어는 그 개념  정의 등이 체계 으로 

정립되어 있다. 즉 지칭하는 각 상이 명확한 명칭  식

별자로 표 되어 있다. 셋째, 공 인 어휘, 표   문장

을 활용한다. 비속어, 은어 등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넷째, 보안이 강조되는 국방 도메인의 특성으로 인해 자

연어 처리의 상이 되는 타도메인(소셜 미디어 포스트, 

자상거래 리뷰 등)에 비하여 자연어 문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군 NLD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장상황 련 문서 자동 탐색  요약 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탑재한다. 첫째,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NER)[8] 기법을 활용해 수신된 장상

황 보고 문서(트랙보고 등)로부터 주요 개체를 식별한다. 

그러나 군 NLD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

로 NER 모델을 학습시켜 활용하는 것은 실 으로 어

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  학습된 NER 모델을 활용

하여 주요 개체를 식별한다. 군 NLD는 비속어, 은어 등이 

활용되지 않으며, 개념  용어가 체계 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  학습된 NER을 활용해 장상황 보고

문서에 포함된 개체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두 

번째, 식별된 주요 개체와 련된 문서 리스트를 일차

으로 도출한다. 이때, 문서는 체계와 연동된 모든 데이터

베이스에 한 쿼리를 통해 수행한다. 군사 용어의 경우, 

의미와 정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련 문서를 찾을 수 있다. 후보 문서 리스트를 상으로 사

 학습된 언어모델[9]과 업 필터링[10]을 용하여 최

종 추천 문서 리스트와 그들의 추천 랭킹을 도출한다. 이

때 언어모델은 상황 보고 문서와 후보 문서 간의 유사도

를 산출하기 해 활용되며, 업 필터링은 정보이용자들

의 정보 이용 히스토리를 반 하기 해 활용한다. 마지

막으로, 최종 리스트에 포함된 문서들에 해 개체명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을 선별하여 요약문을 생성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련 연

구들을 다루고, 3장에서는 간단한 시 시나리오와 함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해 상세히 설명한다. 4장에

서는 실험과 그 결과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추후 연구에 해 다룬다.

2. 련 연구

2.1 군 문서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 기술이 최근 획기 으로 발 함에 따라 

군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용하기 한 연구들

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7]에서는 말뭉치 기반

(corpus-based) 근법  규칙 기반(rule-based) 근법을 

모두 활용하여 군 도메인 문지식에 한 용어를 식별

하고 지식을 추출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11]은 군 

도메인에 합한 사 학습 언어 표  모델을 제안하 는

데, 이때 지식 통합  엔터티 교체 방법을 통해 외부 사

 지식이 모델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12]는 공개

되어 있는 군 NLD를 수집하 고, 다양한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알고리즘을 이에 용하여 이들의 군 

NLD에서의 효용성을 검증하 다. [13]은 군에서 Chat GPT

의 용가능한 역들과 향후 역할에 해 분석하 다.

이처럼 자연어 처리를 군에 용하기 한 연구들은 

수행되고 있지만, 구체 으로 이를 활용하여 장상황 인

식  지휘결심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장 보고문

서를 수신하 을 때 이로부터 필요한 추가정보를 기존 

보유문서로부터 탐색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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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련 문서 탐색

언어모델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 문서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고 련 문서를 탐색하기 한 연구는 

꾸 히 수행되고 있다. [14]는 제조 장에서 조립에 한 

문제해결 기록 문서들에 해 개량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개량된 DBSCAN(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을 용하

여 텍스트 문서를 클러스터링하고 이로부터 문제와 원인 

 해결책을 발견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15]는 문

서 분류  유사도 측정을 해 활용되는 토픽을 발견하

는 데에 기존의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이 아닌, 사  학

습된 언어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문서 외부의 언어  지식

이 문서 토픽 발견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16]은 자

연어 문서를 분할하고 이들 각각에 하  토픽(sub-topic)

을 할당함으로써 문서 클러스터링을 보다 효과 으로 수

행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이처럼 문서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고 련 문서를 탐

색하기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 은 이들과는 달리 단순히 수신된 장상황 보고 문

서와 유사한 체계 내 보유 문서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된 문서를 이해하고 지휘결심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

한 문서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수신된 문서로부터 우선 으로 추가 정보 탐색이 필

요한 개체들을 식별하고, 이들에 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3. 제안 임워크

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  교리, 작  계획 

 첩보의 형식은 자연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NLD

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활용한다. 첫 번째 NLD는 장 

상황을 하기 해 실시간으로 생성공유되는 보고 문

서나 메시지를 의미하는 ‘ 장상황 보고 문서’이다. 표

인 가 트랙보고이다. 이 유형의 NLD는 지휘   참

모들이 재의 장 상황(situational awareness)을 인식하

기 한 핵심 데이터로서, 특정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가치가 없어지는 시한성을 지닌다. 두 번째 NLD는 지휘

통제체계내 다 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문서로, 병력

이나 무기체계 황 데이터나 작  교리, 작  계획  과

거에 발생했던 사건사고나 그에 한 조치 등에 한 보

고 문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는 버

리가 요하며 시간에 따른 정보 가치의 변동 폭이 매우 

낮다.

자신의 임무 역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사고와 련된 

트랙보고가 수신되면, 지휘 은 이를 종결하기 한 지휘

결심을 수행한다. 효과 인 지휘결심을 수행하기 해 지

휘 은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

원, 즉 교리, 작  계획  첩보 문서를 활용한다. 이 때, 

정보의 출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휘 들이 탐색⋅열람

해야 할 문서 양의 폭발  증가로 신속정확한 지휘결심

이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은 

‘지휘결심을 지원하는 문서 자동 탐색  요약 임워

크’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안한다.

(그림 1) 지휘결심에 필요한 련 문서 탐색  요약 임워크

(Figure 1) Relevant documents discovery and 

summarization framework for decision 

support of commanders 

3.1 제 시나리오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용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임

워크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시나리오는 1998년 발생한 여

수 반잠수정 격침사건을 기반으로 작성하 다. 해군 지휘

 A는 재 도주 인 북한 반잠수정에 한 응 방책

을 수립하기 해, 인  부 로부터 보유 병력에 한 보

고 문서를 수신하 다. 이때 지휘  A가 효과 인 방책

을 수립하기 해서는 인  부  병력에 한 상세 정보

(규모, 가용 무기체계 등)와 련 첩보 등을 열람참고해야 

한다. 이를 해, 제안 임워크는 보고 문서로부터 

‘PCC-782,’ ‘제31보병사단,’ ‘슈퍼 링스’ 등과 같은 열람 

문서가 포함하고 있어야 할 개념들을 자동으로 식별한 

후,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탐색한다. 탐색된 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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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드시 열람참고해야 하는 문서만을 선별하기 

해 지휘  A의 과거 문서 열람 행태(이력)와, 보고문서와 

탐색된 체계 내 보유 문서 간 유사도를 활용한다. 유사도

가 높을수록 지휘 의 선호도가 높은, 즉 반드시 열람해

야 할 문서로 명한다. 이를 통해, 지휘  A는 별도의 정

보요구 없이 인  부 의 병력 정보(PCC-782 등)뿐 아니

라, 이의 상세정보(탑재 76mm 함포 등)를 달받는다. 이

를 활용해, 지휘  A는 PCC-782 명함에 북한 반잠수정 

격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명함에 탑재된 76mm 함

포로 반잠수정을 사격하여 반잠수정을 격침시켰다.  시

나리오를 기반으로 장상황 련 문서 자동 탐색  요

약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나리오 기반 련 문서 자동 탐색  요약 과정 도식화

(Figure 2) An illustration of the automatic discovery 

and summarization process of the 

battlefield situation-related documents 

based on a scenario

3.2 개체명 인식 기반 주요 개체 식별

수신한 장상황 보고 문서에 사  학습된(pre-trained) 

NER 모델을 활용하여 추가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개

체명들을 발견한다. 사 학습 NER 모델의 개발은 본 연

구의 범 가 아니므로 더 이상의 언 은 하지 않는다. 수

신된 장상황 보고 문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1. 장상황 보고 문서 () 은 트랙보고 등 

장상황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다. 이는 KMTF 포맷

의 문서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송되는 음성이나 단문 

보고도 포함한다.  보고 문서에 해 NER을 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체명의 집합   을 얻는다.

   ⋯⋯       (1)

이때, 은   에 포함된 번째 개체명을 

의미한다 (  …).

3.3 식별 개체 련 문서 목록 쿼리

개체명을 활용해 체계 보유 문서에 한 키워드 기반

의 검색을 수행하면 해당 개체를 포함하고 있는 련 문

서의 목록을 획득한다. 이 때, 정보 검색의 부담을 이기 

해 체계 내 보유 문서()를 기반으로 개체명에 한 

필터링을 수행한다. 이때 는 과는 달리 체계 내에서 

장· 리하는 정보 문서들(무기체계에 한 기능명세서 

등)을 의미한다. 개체명 필터링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에 해, 를 상으로 역문서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를 계산해 사 에 지정

한 역치보다 작으면 필터링한다. IDF는 의 정보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큰 값을 가질수록 요한 개체, 즉 정보량

이 많은 개체로 명한다.  필터링된 개체명 () 

집합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3)

이때, 은 IDF 기반 필터링된 번째 개체를 의미한

다 ( ≥ ).

 ∀를 이용해 에 한 키워드 검색을 수

행하면 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발견할 수 있다. 

  련 문서 목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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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이의 번째 문서를 의미한다( ⊂ ).

3.4 개체별 핵심 문서 식별

  ∀에 해, 언어모델과 업 필터링

을 활용하여 문서에 한 필터링을 수행한 뒤 요도 순

으로 문서들을 정렬한다. 이때 언어모델은 쿼리된 문서와 

과의 유사도를 산출하기 해 활용되고, 업 필터링

은 재 의 정보이용자의 문서 열람 히스토리를 바탕

으로 각 문서를 열람할 가능성을 산출하기 해 활용된

다. 언어모델  업 필터링 기반 개체별 핵심 문서 식별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4

(그림 3) 언어모델  업 필터링 기반 개체별 핵심 문서 식별 

과정 도식화

(Figure 3) An illustration of the key documents 

recognition process of each entity using 

language model and collaborative 

filtering

3.4.1 언어모델 기반 문서 수 부여

특정 개체명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라 하더라도 장상

황 보고 문서 과 련도가 높을수록 지휘결심을 수행

하는 데에 핵심 인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특정 문

서 체와 의 련성은 낮지만 문서내 특정 문장과 

과의 련성이 높은 경우와 해당 문서가  체가 아니

라 일부와 련성이 높다고 명되었다면 이들은 반드시 

달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과  ∀를 문장(sentence) 단 로 싱

해 임베딩을 생성한다. 이후, 임베딩 문장 간 유사도를 계

산한 후 최 값을 기반으로 문서에 한 수를 부여한다.

에 포함된 문서 와 장상황 보고 문서 

의 각 문장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

(5)

이때 는 의 번째 문장 (  )을 

그리고 은 의 번째 문장을 의미한다 (   ).

이후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각 문장에 한 임베딩 벡

터를 생성한다. 언어모델로는 가장 리 활용되는 모델 

 하나인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17]를 활용한다. 생성된 문장 임베딩 벡터들

을 활용하여 와 의 문장 간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하

고, 이의 최 값을 의 수( )로 부여한다.

      (6)

이때 과 은 각각 과 의 임

베딩 벡터를,  은 이들 간의 코

사인 유사도를 의미한다.    값이 사 에 정한 

임계치 보다 작은 문서는 일차 으로 필터링된다.

에 한 최종 언어모델 기반 수 ( )

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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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업 필터링 기반 문서 수 부여

식별한 련 문서와 지휘 의 임무  역할과의 연

성이 높을수록 지휘결심을 수행하는 데에 핵심 인 문서

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CF) 기법을 용해 식별한 련 문서에 한 CF 

측치를 계산한다. 업 필터링을 활용하면, 지휘 의 

문서 열람 히스토리뿐 아니라 유사한 임무나 역할을 수

행한 타지휘 들의 문서 열람 히스토리를 CF 측값 산

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업 필터링을 활용

함으로써 지휘 의 임무  역할을 간 으로 문서 

수 산출에 반 할 수 있다. 이때 업 필터링 기법으로는 

행렬 분해(Matrix Factorization, MF)나 GCN(Graph 

Convolutional Network) 등을 활용할 수 있다[18]. 사용한 

CF 기법에 상 없이 타깃 지휘  이 문서   열람할 

측 값(
)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된다.


    ∙           (8)

이때  와 는 업 필터링 결과 얻어지

는 와 의 임베딩 벡터를 의미한다.

  
을 활용하여 측 값이 낮은 문서들

에 해 일차 필터링을 수행한다. 최종 인 CF 기반 수

( )는 업 필터링 측 값에 해 

Min-Max 스 일링을 용하여 산출한다.

3.4.3 최종 련 문서 선별

최종 으로 개체명 의 련 문서는 앞의 두 수

를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α∙ 

α ∙   ( 9 )
이때  는 의 최종 수를 의미하고, 

는 하이퍼 라미터이다( ≤  ≤ ).

식 (9)의 수를 활용하여 사 에 정한 임계치 보다 작

은 문서를 이차 으로 필터링한다. 그 결과 다음 식과 같이 

각 개체명에 한 최종 련 문서 집합을 얻을 수 있다.

  ⋯⋯     (10)

이때 는 의 최종 련 문서 집합을, 

은 의 총 문서 수를 의미한다. 

의 문서들은 가 높은 순으로 배열된다.

3.5 주요 문장 식별  개체별 련 문서 요약

로부터 발견된 각 개체명에 해 핵심 인 련 문

서들이 탐색되었지만 이러한 문서를 모두 열람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정보 부담을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각 문서에서 개체와 련된 핵심 인 부분들을 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장을 선별하고 이를 연결하여 요약

된 형태로 제시하도록 하 다. 이를 해, 에 

포함된 문서들에 해 개체명 를 포함하는 문장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문장들을 우선순 에 따라 배열한다. 

우선순 는 다음과 같다. 1) 서로 다른 문서에 포함된 문

장들의 경우, 가 높은 문서에 포함된 문장들이 보

다 앞에 배치된다. 2) 같은 문서 내에 포함된 문장들의 경

우, 앞서 산출하 던 과의 언어모델 기반 유사도가 높

은 문장이 보다 앞에 배치되도록 한다.

4. 실험  평가

보안상의이유로 실제 군 데이터에 근하는 것은 제한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군 NLD와 유사하게 개념이 

명시 이면서 공 인 어휘를 사용하는 학술논문들을 활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데이터셋은 IT(추천시스템), 

국방(국방정보체계), 의료(Covid-19), 경제(GDP), 사회(고

독사) 5개의 카테고리에서 각각 20편씩 논문을 수집하여 

총 100편의 논문으로 구성하 다. 이에 해 비교  길이

가 짧고 함축 인 록(abstract) 부분을 장상황 보고 문

서로, 보다 길고 구체 인 본문 부분을 체계 내 보유 문서

로 간주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첫째로, 체 논문 록에 해 NER 기반 주요 개체 

식별을 수행하 다. NER 방법으로는 이썬 NLTK 라이

러리의 사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 다. NER의 정확도 

 식별된 개체명들은 아래 표 1과 같다.

5가지 분야에서 모두 0.7이 넘는 NER 정 도를 보여

주었다. NER 성능을 해하는 요인으로는 고유명사는 아

니지만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비교

 학술 이고 문 인 명사들(recommender, orientation, 

overcrowding 등)이 개체명으로 인식되었다는 이 있었

다. 이는 앞서 3장에서 작성된 바와 같이 충분한 양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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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술논문 록에 한 NER 용 결과

(Table 1) NER results of the abstracts of the 

academic papers  

분야 정 도 개체명 시

IT 0.8511
GNN KG POI

Yelp Amazon GCN

국방 0.7381
DoDAF MODAF INCOSE

UML DoD C4ISR

의료 0.7209
COVID Asian California

Vaccine Hispanic PDE

경제 0.7879
GDP IMF OECD

European ICT Tabscott

사회 0.7407
PLC Ageing Loneliness

Cancer Japan Asian

서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면 IDF 기반의 필터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 할 수 있다.

둘째로, 각 개체명에 해 키워드 검색  BERT 모델

을 활용하여 문서들을 발견하고, 해당 문서들이 원래의 

록과 련된 문서인지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련 

문서 발견의 정 도, 재 율  F1-Score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련 문서 발견 실험 결과

(Figure 4) An experimental result of the discovery 

of related documents

정 도, 재 율  F1-Score는 데이터셋 수집 과정에서 

미리 부여했던 Ground Truth를 기반으로 산출하 다. 실

험 결과 부분의 경우 정 도, 재 율  F1-Score 값이 

0.7을 상회했다. 다만 의료 논문의 경우 정 도 값이 낮게 

나왔는데, 의료 논문들의 경우 임상 실험 내용을 포함하

는 경우가 많아 국가명이 개체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국가명을 키워드로 가진 의학 외 논문들

이 다수 탐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장상황 보고 

문서에서는 이처럼 다수의 국가명이 포함될 가능성은 많

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그

러나 본 연구 내용을 실제 군 시스템에 반 할 경우 필요 

시 한 개체명 필터링 방법을 용해야 할 수 있다.

(그림 5) 개체명에 해 생성된 요약문 시

(Figure 5) An example of a summary generated for 

the named entity

셋째로, 인식된 개체명  고독(loneliness)에 해 요약

문 생성 과정을 진행하 고,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이는 고독과 련된 문서들로부터 고독을 포함하는 문장

들을 선별하여 생성된 것이며, 고독에 한 정보를 압축

으로 보여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방법이 장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지휘결

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압축 으로 제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는 지휘 의 신속한 장상황 인식  지휘결

심을 지원하기 해 체계 내 장･ 리하는 문서  재 

지휘 이 수신한 장상황 보고 문서와 련된 문서를 

자동 으로 탐색하고 이를 요약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는 수신한 장상황 보고 문서에 해 개체명을 

인식하고, 각 개체명과 련된 체계 내 보유 문서를 탐색

하고, 탐색된 문서들에 해 언어모델  업 필터링을 

용하여 문서를 선별하고, 이들  개체명과 련된 문장

을 추출하여 요약된 형태로 제공하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제안된 방법을 용할 경우 지휘 이 지휘결심에 필요

한 문서를 탐색하고 열람하는 시간을 임으로써 신속한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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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로, 체계 내 보유 문서 

간의 계(동일한 문서의 본과 개정본, 동일한 기능요

소에 한 기능명세서와 시험평가서 등)를 고려하지 않

는다. 그 기 때문에 제공된 문서  문장 간의 복이 존

재할 수 있으며, 한 최신화되지 않은 정보가 달될 수 

있다. 둘째로, 업 필터링 시 지휘 의 정보 이용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품 구매와는 다르게, 정보 열람의 경

우 선후 계가 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여, 추

후 연구에서는 보유 문서를 단순히 개별 문서의 형태가 

아니라, 그래  형태로 이들 간의 계를 발견  모델링

하기 한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한 업 필터링 시 세

션 기반 추천(session-based recommendation)의 개념을 차

용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정보 열람 순서 역시 련문서 

탐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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