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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초초    록록록록    

본 연구는 국내 대형 SI 업체의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의 도입과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1990년대에 소프트웨어의 개발 

패러다임이 객체지향 방법론(object-oriented 

paradigm)으로 옮겨갔고, UML은 객체지향 분석과 

설계를 위한 모델링 언어로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소프트웨어업체가 UML을 

활용한다는 사실은 그 업체가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모델의 기본 

목적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추상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모델은 

사용자 요구의 정확한 반영, 개발팀원간의 업무분담, 

개발비의 추정, 유지보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뷰와 설문지를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연구의 결과는 국내 소프트웨어업계에서의 UML 

활용수준의 벤치마크로 쓰일 수 있으며, 새로이 

UML을 활용코자 하는 소프트웨어업체의 UML 

도입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111. . . . 서서서서    론론론론    

 

UML을 사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 

기대가 있다.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UML이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 간의 연구는 개발 방법론, 개발 툴 

및 개발 프로세스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7]. UML 활용에 관한 

연구로는 Brian Dobing이 OMG(Object Management 

Group)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가 있다. 

이는 UML의 기술적 활용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설문 

조사이다 [10]. 

본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UML이 어떻게 도입되고 얼마나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가름해보고자 하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개발자들이 UML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 대형 SI 업체(앞으로 “A사”로 칭함)의 UML 

도입 과정과 활용 수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A사는 많은 수의 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 SI업체이기 때문에, A사에서의 UML 

활용수준은 국내 소프트웨어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벤치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는 인터뷰와 설문지를 병행하였다. 인터뷰는 

A사의 중견관리자들과 이루어졌으며, 주로 A사의 

기술혁신추진 방향과 UML의 도입배경이 주된 

내용이었다. 설문은 소프트웨어 개발경험이 있는 

A사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UML의 사용빈도, 소프트웨어 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UML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UML의 도입동기, UML의 확산방안, UML활용의 

장애요소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소프트웨어업계에서의 UML 활용수준의 벤치마크로 

쓰일 수 있으며, 새로이 UML을 활용코자 하는 

소프트웨어업체의 UML 도입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사가 국내의 대표적 SI업체임을 

고려해 볼 때, A사의 UML 활용수준은 국내 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UML 

활용수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사의 

사례는 UML을 새로이 도입하려 활용하려는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도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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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다. 

 

2. 2. 2. 2.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모델링의모델링의모델링의모델링의    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    

 

UML이 모델링을 위한 언어(language)인 

점을 고려해볼 때,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UML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그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모델링, 즉 

소프트웨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모델링 언어가 UML뿐만 있는 것은 

아니며 UML이 가장 우수한 표기법(notational 

system)이냐 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UML 활용이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위한 

것임은 명확하다. 따라서 UM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은 소프트웨어 모델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델은 실 세계(real world)의 객체, 현상의 

간략한 표시(simplified representation) 또는 

닮은꼴(analogy)이라고 정의된다 [11]. 일반적으로 

모델의 목적은 세 가지, 정보 표현(information 

presentation), 계산(computation), 탐구와 

예측(investigation and prediction) 으로 나눈다 [9]. 

이중에서 소프트웨어 모델의 주된 목적은 정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프트웨어 모델은 구축할 

소프트웨어를 추상적인 수준에서 표현하여줌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모델은 

탐구와 예측에도 사용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모델에서 소스코드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생성하여 

만든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함으로써 구축될 

소프트웨어의 행태(behavior)를 분석하고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 단계나 유지보수 

단계에서 코드를 수정하면 이러한 변화가 

소프트웨어 모델에 반영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가능하고, 개발 

툴에서 구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UML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툴인 

투게더(Together)는 코드를 변화시키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갱신하고, 갱신된 클래스 

다이어그램들간의 일관성(consistency)의 일부를 

체크한다 [1]. 

소프트웨어 모델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앞으로 구축할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를 보여주는 설계 사양(specification)으로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8]. 분석 설계 단계의 

산출물인 소프트웨어 모델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모델을 사용하여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축할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클수록 코딩이전에 보다 

추상적인 수준의 형상화된 모델이 필요하다.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쉬운 작은 단위로 분할하고, 작은 

단위간의 개념적 연계와 유기적 상호작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주는 모델이 필요하다 [6]. 

구축할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고 클수록 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각 개발자는 작은 

부분을 맡아 개발하되, 타 개발자가 개발한 부분들과 

통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모델을 사용하여 

개발팀원간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모든 개발자가 설계 사양으로서의 소프트웨어 

모델에 맞추어 개발을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모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개발팀원간에 소프트웨어 

모델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통의 모델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복적 개발 프로세스(iterative 

development process)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발 후 

유지보수나 확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 요구 

사양(requirement specification) 과 소프트웨어 

모델이 확보되어 있어야 변경할 부분을 쉽게 

찾아내서 고치고, 또한 변경된 결과를 다시 요구 

사양과 소프트웨어 모델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모델은 개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및 확장에도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모델은 일단 설계 

사양으로서의 역할을 한 후에는 무시되고 버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4]. 왜냐하면 코드의 변경이 



2005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2005 5 월 13 일~14 일, 충북대학교 

 

 

 - 296 - 

모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되더라도 

소프트웨어 모델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드 레벨에서의 유지보수는 

오류가 축적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소프트웨어 구축에 필요한 공수(man-

month), 인력, 예산을 체계적으로 추정하려면 구축할 

소프트웨어의 모델이 필요하다. 구축할 소프트웨어의 

큰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아키텍처 설계에 포함된 

구성 요소 별로 견적을 해야 하며, 과거에 수행한 

프로젝트들에서 축적해 온 유사 요소들에 대한 공수 

및 원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견적(estimation)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사용자의 요구가 설계에, 또한 구축된 

소프트웨어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요구 

사양에서 설계 사양으로, 설계 사양에서 

소스코드로의 변환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설계 사양으로서의 소프트웨어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점은 

모델링 표기법은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Brooks가 지적하였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공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2].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모델링 

표기법을 여러 가지 동시에 사용하면, 개발팀원간의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투입되는 공수가 

급격히 증가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UML이 de facto 표준이란 점과 더불어 고려해 볼 

때, 조직 내에서 모델링 표기법을 UML로 통일하여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져서 투입되는 공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3. 3. 3. 3. UMLUMLUMLUML의의의의    등장배경등장배경등장배경등장배경    

 

1990년대에 걸쳐 소프트웨어 방법론이 

구조적 방법론(structured paradigm) 에서 객체지향 

방법론으로 바뀌었다. 구조적 방법론은 1970년 

전후에 등장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그 주요 

내용은 종전의 goto 명령문을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의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control structure)로 순차(sequence), 

선택(selection), 반복(iteration) 만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지향하는 것이다.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방법론의 문제점 들, 예를 들면 

대형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하지 못한 점,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이 

인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구조적 방법론이 

연산과 데이터를 분리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연산과 데이터를 

함께 갖는 객체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인 

객체지향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UML은 세 명의 소프트웨어 방법론 

전문가인 Booch, Rumbaugh, Jacobson 이 객체지향 

분석과 설계를 위해 1996년에 제시한 모델링 언어로, 

그 다음해에 OMG에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객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언어들, 예를 들면, Smalltalk 및 C++ 

등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객체지향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래밍언어 외에도 분석과 설계를 위한 

효과적인 기법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전후에 객체지향 방법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로 다수의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간에 차이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점에서도 표기방식은 전혀 달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객체지향 

방법의 표준화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소위 세 명의 

친구들(the Three Amigos)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세 명의 전문가들, Booch, Rumbaugh, Jacobson이 

객체지향 방법의 process로는 Rational Unified 

Process(RUP)를, 그리고 모델링 언어로는 UML을 

제시케 되었다 [5]. 

UML은 소프트웨어의 모델을 

명시적으로(specify), 가시적으로(visualize) 

문서화(document) 하는데 사용된다.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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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설계를 포함한다. 

UML의 등장배경이 객체지향개발방법의 모델링을 

위한 것임을 고려해볼 때, 자연스럽게 C++, Java 등 

객체지향 언어 및 개발환경에 잘 맞추어 쓸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Fortran, 

COBOL과 같은 비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UML이 가장 적합한 모델링 

언어라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UML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델링 표기법으로는 1970년대 중반에 이미 IBM의 

HIPO, Gane & Saron의 Structured Analysis & 

Design 등 소프트웨어 사용자 요구의 분석과 설계를 

위한 표기법들이 성숙되고 있었고, 그 이후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걸쳐 ERD(Entity-Relationship 

Diagram), 정보공학(IE: Information Engineering) 

및 객체지향 분석 설계(OOAD: Object-Oriented 

Analysis & Design) 가 등장하고, 90년대에 UML이 

객체지향 분석 설계를 위한 표준 표기법으로 

개발되면서 ERD나 정보공학 표기법의 장점들도 

일부 흡수하여 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종래의 

OOAD 표기법을 통합, 개선하였으며, UML의 

창시자들인 3 Amigo의 표기법들이 실시간/임베디드 

소프트웨어(real-time/embedded SW)를 당초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제는 정보시스템영역에서도 

ERD나 IE 표기법에 비해 우월한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위한 ERD는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Class Diagram)으로 

손색없이 대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공학에서는 

취약했던 비즈니스 이벤트의 분석, 프로세스 모델링, 

모듈/클래스/컴포넌트들간의 동적 연관구조 정의 

등이 사용 케이스 다이어그램(Use Case Diagram), 

액티비티 다이어그램(Activity Diagram), 협조 

다이어그램(Collaboration Diagram) 및 순차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 등을 통해 크게 

보완되었다. 

컴포넌트 기반 개발(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및 SODA 플랫폼의 주류를 

이루는 J2EE나 .Net을 타깃으로 한 소프트웨어 

모델링 툴들이 한결같이 UML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나 SODA를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UML을 도입해야 

할 이유가 된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모델링 표기법이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표기법이 

출현하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UML이 지닌 바람직한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는 소프트웨어 모델링 

표기법으로는 UML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할만한 

모델링 언어라고 할 수 있겠다. 

 

4. 4. 4. 4. 활용활용활용활용    사례사례사례사례    

    

A사에서 UML의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우선, UML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되도록 많은 UML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의 문법을 

잘 아는 것이 한국어로 좋은 시를 쓰는 것의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조건은 아닌 것과 같이, UML 

문법을 잘 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사에서는 UML 표기법이 

지향하는 방법론적 원칙을 이해하고, UML을 써서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멘터(mentor)의 도움 하에 최소한 서너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해야 효과적인 UML 모델링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보고 있다. 

A사에서는 UML의 확산 초기에 소수의 

UML 전문가를 조직 내에 확보하여 방법론의 개발에, 

교육에, 멘터 역할에, 설계 감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TtT(Train the Trainer) 방식의 확산 방법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세스, 방법론, 

기술을 도입할 때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다. 소프트웨어 조직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변화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의 

인사 및 재무 시스템이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A사에서는 UML 교육을 

받은 직원이 지속적으로 UML이 활용되는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UML 역량을 축적해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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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역량 중심의 인사 체제(competency-based HR 

practice)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선진 IT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P-CMM(People 

Capability Maturity Model)도 역량 중심의 인사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초기에 양성된 UML 

전문가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A사는 UML 전문가들을 기술지원 

조직으로 편성하였고, 이 조직의 기능은 소프트웨어 

모델링이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나 모델링 

전문가들을 여러 프로젝트에 필요한 단계에 

투입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술지원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문가의 용역비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비티 기반 원가(Activity-Based Costing)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투자로부터의 수익을 재무적으로 

측정하여야만 경영성과로 이어져 성공적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지원 조직에 UML 

전문가들을 모아 놓은 것만으로는 이들의 적절한 

활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A사에서는 사내의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단계별로 

아키텍트나 모델링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창출해야 할 산출물을 정의하고 표준 프로세스가 

사용되도록 규범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UML 사용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모델의 재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UML로 작성된 요구 사양, 설계 사양, 사양에 맞추어 

개발된 컴포넌트들이 재사용되기 시작하여야만 

상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모델을 구축할 때 분석 패턴 

및 설계 패턴을 적용하고, 프로젝트들의 소프트웨어 

모델 산출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아키텍처 

참조 모델(Architecture Reference Model)로 

자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5.5.5.    결결결결    론론론론    

    

UML 사용의 근본 목적은 소프트웨어 

모델의 구축과 활용이라고 보겠다. 소프트웨어 

모델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 위해 쓰이며, 

또한 사용자 요구의 정확한 반영, 개발팀원간의 

업무분담, 개발비의 추정, 유지보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인 

A사의 UML 도입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A사에서는 UML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이들을 기술지원 조직에 풀로 

모아, 프로젝트에 적시에 투입코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사 및 재무 시스템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인 개발 비용의 절감, 

소프트웨어 품질의 향상의 효과는 소프트웨어 

모델과 컴포넌트의 재사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표준 프로세스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고, 프로젝트에서 산출물로 

나온 소프트웨어 모델과 컴포넌트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재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인터뷰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작성되는 시점에 앞에서 언급한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설문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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