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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GIT의 커밋 메시지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활동 세 가지로 분류하는 연구를 분석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들을 분석하였고 관련 모델 중 커밋메시지와 변경된 소스를 같이 활용하는 연구들은 변경된 소스

를 분석하기 위해 도구들을 대부분 활용하는데 대부분 특정 언어만 분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소스 변경 데이터를 추출할 때 언어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 GPT를 이용해 변경된 소스의 요약을 추출

하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언어 제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된 모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본 연구 모델의 구현 및 검증을 진행하고 이를 이용해 프로젝트 진행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연구까

지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키워드: 커밋 메시지(Commit Message),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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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보수 활동을 위해 소스 코드의 형상 관리는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유지보수 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의 개선 행위, 

버그 조치 행위, 신규 기능 추가와 같은 다양한 유지보수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소스 

코드가 변경됐는지 왜 변경됐는지 버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소스 

코드 형상 관리이다. 이를 도와주는 도구로 2000년대 초에 리누스 

토르발스(Linus Torvalds)가 개발한 깃(GIT)이란 도구가 현재 주류

를 이루고 있다.

깃의 도구에서는 소스 코드를 변경하고 버전을 변경하는 시점을 

커밋(Commit)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커밋이란 이전 버전부터 현재 

적용하는 버전까지의 모든 변경된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커밋 메시지

(Commit Message)를 작성해 변경된 이유와 무엇을 변경했는지 

요약내용을 함께 저장한다.

저장된 커밋을 분석하면 프로젝트의 계획, 리스크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시간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1]. 이러한 

이유로 커밋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고 커밋을 유지보수 활동 

유형으로 분류하는 연구는 그러한 연구 중 하나이다.

지난 연구에서 다양한 분류 모델들[2-4]을 조합하여 복합 분류 

모델을 설계 및 개발하여 정확도(F1-Score)는 95%까지 향상하고 

손실율(H-Loss) 0.04 결과를 도출하였다[5].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소스변경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한 도구는 특정 언어에 한정되어 

있어서 해당 언어 외의 프로젝트 소스는 분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언어의 제약 없이 어떤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라도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활동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을 연구하고 분류 모델의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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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세 가지 분류

다음 Table 1. 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6].

Category Action Summary

Corrective Software Bug Fix Action

Perfective Software Improvement Action

Adaptive
The act of introducing a new function 

to the software

Table 1. Software Maintenance Category

코렉티브(Corrective 유형은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되는 버그를 

고치는 조치 행위로 분류되는 커밋 유형이고,

퍼펙티브(Perfective) 유형은 소프트웨어를 보완하기 위해 개선하

는 행위로 분류되는 커밋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어댑티브(Adaptive) 유형은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

능을 도입하는 행위로 분류되는 커밋 유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커밋 메시지를 위와 같은 세 가지 유지관리 활동으로 

분류하고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언어 제약 없이 소스 

코드 분류가 가능한 모델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커밋 메시지를 분류하는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고 

자연어 생성 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이용해 특정 언어의 제약을 없애는 분류 모델을 설계하였다. 분류 

모델의 프로세스는 다음 Fig. 1. 과 같다.

Fig. 1. Proposed Classification Process

첫째, 깃헙(Github)에 공개된 신뢰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한다. 

프로젝의 선별 기준은 깃헙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평점이 높고 

프로젝트를 이용 수가 많은 프로젝트를 선별한다. 이용 수는 깃헙에서 

포크(Fork)한 수가 많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다. 이전 연구에서 

자바(JAVA) 언어에 한정된 소스 코드 분류만 가능했지만 제안하는 

모델은 자바 언어 외 어떠한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도 분류가 

가능하므로 비교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 선정했던 자바로 작성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자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프로젝트

도 추가 선택한다.

둘째, 선별된 프로젝트를 크롤링하여 프로젝트의 커밋 메시지 목록

과 커밋에 포함된 소스 코드를 수집한다.

셋째, 배치코드를 이용해 커밋에 포함된 소스 코드를 GPT를 이용해 

소스 코드 요약 내용을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GPT에 다양한 형태의 

질의를 실험하고 원하는 응답값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 템플릿을 

정의한다.

넷째, 커밋 메시지와 GPT를 통해 추출된 소스 코드를 전 처리하고 

세가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활동 유형으로 레이블링(Labeling)한다.

다섯째, 데이터셋을 훈련세트와 검증세트를 8:2로 분류하여 과적합 

현상을 방지한다.

여섯째, 버트(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모델을 이용해 훈련세트를 훈련시켜 분류 모델

을 만들고 검증세트를 이용해 분류 정확도를 측정한다.

일곱째, 이전 분류 모델과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제안한 분류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정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자바 외의 프로젝트에

서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지 검증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깃의 커밋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활동으로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제시한 커밋 분류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활용하

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90% 이상의 

분류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게 모델을 설계하였지만, 특정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만이 분류가 가능한 한계가 있어 언어 제약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프로세스에서 자바 코드를 분석해서 

소스 변경 데이터를 추출했던 과정을 제거하고 GPT를 이용해 소스변

경 내용 요약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특정 언어만 분류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실제 구현하고 모델을 검증하고 이를 이용해 소프트

웨어 프로젝트 진행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연구까지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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