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교육자료는 일반 교사들에게 인공지능의 개념부터 원리를 이해하고, 각 교과의 문제해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탐색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본 자료에서 설명하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기술 등은 현재의 상황이 기준이므로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문용어 사용의 제약으로 인해 명확한 의미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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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주요 

용어 및 개념 정리



8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첫걸음

인공지능 주요 용어 목록

인공지능 관련 개념은 AI4k12, 2022개정교육과정, 과학창의재단의 교재, 시도교육청별 인공지능 교육체계 분석을 통하여 고등
학교 기초 수준에서 제시되는 개념들과 고등학교 심화에 해당하나 교사들이 알아두면 좋을 개념 일부를 선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영역 내용 요소 개념목록

인공지능
개념 교육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4가지 접근방법

인공지능의 특성 인공지능의 핵심기술, 에이전트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튜링테스트, 전문가시스템, 기호주의 인공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규칙 기반 모델, 지식 그래프, 알파고, 왓슨,

 인공지능의 역사, 트랜스 휴머니즘

인공지능의 수준과 사례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교육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인공지능과 직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인공지능과 지적재산보호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및 딜레마 인공지능의 오남용, 인공지능의 윤리적 딜레마, 트롤리딜레마

인공지능과 윤리
인공지능의 공정성, 인공지능의 투명성, 인공지능의 신뢰성, 

인공지능의 책임성, 인공지능의 안정성,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

인공지능 윤리 지침 인공지능의 개발자 윤리, 인공지능의 사용자 윤리

01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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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원리 교육

학습 알고리즘 기계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분류, 회귀, 군집, 패턴

검색, 추론 알고리즘
추론 알고리즘, 추론 규칙, 데이터, 빅데이터, 

exploration, exploitation, 범주형 데이터, 수치데이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순서형 데이터, 연속 데이터, 이산 데이터

프로그래밍의 실제

데이터수집, 데이터분석,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세트,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배치, 속성, 레이블, 클래스, 가중치,

 에포크, 정확도, 오분류, 정규화, 적합, 과소적합, 과대적합,
이상치, 결측치, 특징 추출, 테스트 데이터, 학습률, 손실함수, 편향

인공지능
활용 문제
해결 교육

인식 기술의 원리 및 
문제해결

감지, 인식, 문자 인식, 센서, 이미지 인식,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객체 탐지, 얼굴 인식, 언어 인식, 동작 인식

표현·추론의 원리 및 
문제해결

탐색, 너비우선탐색, 깊이우선탐색, 최상우선탐색, 
명제논리, 술어논리, 생성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학습의 원리 및 문제해결

의사결정트리, 랜덤포레스트, 앙상블 학습법, 퍼셉트론, 인공신경망,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시그모이드 함수, 

렐루함수, 서포트벡터 머신, k-평균, k-최근접이웃, 합성곱 신경망, 합성곱, 
순환 신경망, 역전파 알고리즘, 휴리스틱, 벡터공간, 목표상태, 초기상태, 

현재상태, 정책, 추천시스템, 완전 연결 신경망, 평균 제곱 오차

상호작용의 원리 및 
문제해결

자연어 처리, 구문분석, 의미분석, 
의미망, 말뭉치, 센서, 작동기, 로봇 비전, 

인공지능 모델 사용 및 
구현한 문제해결

챗봇, 인공지능 비서, 이미지 합성, 딥페이크, 자율주행, 음성합성기술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

인공지능 모델 선택 및 평가 인공지능의 합목적성, 인공지능의 효율성, 모델, 모델선택, 모델 평가

인공지능 모델 설계 및 개발 인공지능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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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형태로 알아보는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02
chapter

1  인공지능이란 

2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3  인공지능 교육의 범위 

4  인공지능 교육의 방법 

5  인공지능의 영향력, 혁신의 도구 

6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



Ⅰ. 인공지능 주요 용어 및 개념 정리     11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는 다른 것인가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의 용어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여러 규모의 프로그램들과 데이터 등을 포함하고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한 
일은 주로 인간의 인지적인 노동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 학생에 대한 기말고사 평균을 내고 
등수별로 나열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 보다,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우리 대신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세금의 연말정산을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이고, 
엄청난 양의 문서에서 특정한 단어를 모두 찾아주거나 틀린 철자를 수정하는 것도 모두 인간의 인지적인 
노동을 대신해 소프트웨어로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폰에서 사용하는 모든 앱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러한 인지적인 노동 중에서 조금 더 지능적인 인지노동을 대신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조금 더 지능적인 작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측, 인식, 판단, 이해 등을 
말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포함하지만 어차피 인간의 인지노동을 대신해주는 같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 서비스에 인공지능 소프트
웨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지능적인 판단 및 행위
를 컴퓨터 모델로 만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그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
면 그것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전체 소프트웨어 안에 전통적인 프로그램도 들
어가 있고,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어서 서로 섞이어 최종적인 일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시험 성적과 답안을 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판단해서 지도하는 것은 아주 고도의 
복잡한 인지노동이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적을 계산하고 틀린 
답안의 영역을 찾아주는 것은 일반 프로그램이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이 부족하여 무엇을 더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는 것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서 ‘지능형 학생 진단’이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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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은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적인 판단 및 행위를 컴퓨팅 모델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능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고, 그것을 어떻게 컴퓨터로 설계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능에 대한 연구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계학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능 중 
‘학습’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현하려는 것인데, 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일반화된 예측모델을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기계학습에도 수십 가지의 다른 방법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인간의 신경망의 정보처리 
모델을 흉내 낸 신경망(뉴럴 네트워크)1) 모델이 있습니다. 그 신경망도 수십 가지의 다른 형태의 모델이 존재하는데 
얼마나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중에 신경망의 복잡도를 높여 이미지와 같은 
복잡한 개념을 학습하도록 만든 것을 일반적으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은 최근 10여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지, 영상, 음성, 언어 등의 많은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지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법 중의 하나가 기계학습이고, 기계학습을 구현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가 신경망이며, 그 신경망 기법 중의 하나가 딥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적인 판단 및 행위를 컴퓨팅 모델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간의 지능적 노동을 자동화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단순반복적인 혹은 비효과적인 인지 작업을 대신
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에 대한 모델을 연구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이터과학은 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쌓이는 데이터2)를 가공하거나 분석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은 그 정보를 사용하여 어떠한 의사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역할이 데이터 과학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정돈하고, 그것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통계적 모델, 혹은 기계학습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데이터 
시각화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데이터과학에 해당하며, 이러한 데이터
과학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유통, 보험, 금융 등 많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인공 신경망’정의. 부록 2 참조

2) ‘데이터’의 정의. 부록 3 참조

지도학습

● 회귀(연속된 숫자값을 예측)

● 분류(A냐 B냐로 구분)

비지도학습
● 군집화(N개로 나눔)

강화학습

인공지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학습, 추론, 지각, 
언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공적
으로 구현하는 학문 또는 기술

기계학습
인간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기계
(컴퓨터)가 데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배우는 것

신경망 기반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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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은 학교에서 왜 배워야 하는 것인가요? 

디지털 대전환에서는 우리의 사회, 경제, 노동, 정치, 산업, 교육 등 모든 것이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디지털 인프라는 컴퓨터나 무선인터넷과 같은 물리적 기술도 물론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지적 노동과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표현해낸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많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상의 설계는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가 할 일은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2022개정교육과정의 총론(안)을 보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의 ‘언어 소양’, ‘수리 소양’ 이외에도 ‘디지털 
소양’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읽고 쓰고 셈하는 것처럼 디지털역량을 기본 소양으로 포함하게 됨으로써 관련 교과, 
그리고 모든 교과에서의 활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6월에 McKinsey & Company에서 나온 보고서3)에서는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56가지 기본 시민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6가지 기본 역량을 다시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인지 역량, 그리고 공감 능력이나 협동심 등을 포함하는 대인관계 역량, 그리고 자기 동기부여와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자기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역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역량은 인지, 
대인관계, 자기 리더십과 같은 수준의 기본 역량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정리하자면 읽고 쓰고 셈하는 것만큼 디지털역량은 중요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3) McKinsey&Company. (2021). Defining the skills citizens will need in the future world of work, McKinsey & Company. 2021.06. 

기초 소양 개념(안)

언어 소양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매체 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산·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

수리 소양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

디지털 소양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

출처: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시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기초소양과 개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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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까요?

학교에서 산업계 직업과 관련된 특정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초등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요구하는 역량과는 다릅니다. 대학은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전문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공통교육과정인 초1-고1까지의 교육은 기본 소양과 역량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교육과정입니다. 즉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 소양, 지식, 역량을 교육 받는 것이며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직업을 염두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2-3은 진로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의 교과와 과목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지식, 역량을 위한 교육이므로,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질의응답에서 언급되었듯이 디지털 교육은 읽고 쓰고 셈하는 것과 같은 
기초 소양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디지털 역량은 인지, 대인, 자기
리더쉽과 같은 기본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업, 특정 산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의 기초 소양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공통교육과정에 교육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왼쪽부터 보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구현하여 다양한 분야에 융합하여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법은 플랫폼과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다른 2차 개발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그것을 이용하여 일반 산업에서는 소비자용 서비스나 제품이나 앱을 만들어 내게 되며, 그것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그러한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여 그들의 작업, 업무 혹은 생활에서 편리와 
효율,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왼쪽 부분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오른쪽 부분은 인공지능 소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초중등 학교에서의 교육은 소양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지식, 창의·융합적 사고, 혁신적 문제해결, 컴퓨팅 사고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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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은 컴퓨터교육, ICT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정보교육과 다른 것인가요?

디지털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이 계속 등장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용어가 새롭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용어가 중복된 의미 그리고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되면서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집니다.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기기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기기 
안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종류의 앱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통신기술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컴퓨터도 포함하지만 컴퓨터가 
아닌 부분, 즉 네트워크와 같은 통신, 통신망, 전파, 반도체 등도 포함을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로 무선인터넷 망, 스마트폰 제조, 반도체, TV 모니터 등의 
강국이지, 소프트웨어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서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힘이 하드웨어보다 훨씬 커지고 있고 사회, 경제, 문화, 산업, 삶 등 많은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역할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하여서는 SW, 인공지능, 
Data 에 기반한 사고역량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IMF 직후인 2000년에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보편적인 컴퓨터교육으로 ICT활용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사용법, 아래한글 사용법과 같은 사용자의 사용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정보통신기술지침이 
폐지되면서 컴퓨터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축소되었습니다. 

● 2014년을 전후로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2015개정 교육과정부터 코딩교육을 포함하는 SW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라는 교과와 과목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교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컴퓨터과학’이라는 과목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정보교과의 진로영역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관련 과목을 
새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인공지능 교육의 범위

2000년

2015년 내외

2022년 내외

● 컴퓨터교육

● ICT 활용 소양

● SW교육

● 컴퓨팅사고력

● SW, AI 교육

● 컴퓨팅사고력

● 데이터 소양

● AI활용 역량

컴퓨터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ict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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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은 인공지능 이해교육, 인공지능 활용교육, 인공지능 융합교육
등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적과 관점에 따라서 다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해교육, 융합교육, 활용교육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한 서로 중복됩니다.

● 먼저, 인공지능 이해교육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의 지식, 방법, 문제해결,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해 학습하고 그로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창의·융합적 사고역량 습득과 혁신적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반면에, 인공지능 활용교육은 인공지능의 도구(서비스나 제품)을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먼저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시간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구글 번역기, 발음교정기 앱, 문법 교정기 같은 도구를 영어 수업에 활용
한다면 그것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교사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 처리, 학생 진단과 처치, 학생지도, 학교 관리 등에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것도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라는 용어로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은 인공지능의 교과와 다른 교과 과목과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
에서 과목의 구분이 명확하고 교사의 표시과목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융합 교육은 쉽지 않으나 인공지능 분야
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융합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추론4)을 하는 방법은 융합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추론’의 정의. 부록 4 참조 

AI 기반의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AI 지식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융합 교육 인공지능 활용 교육

AI 기술을 '교육'의 문제 해결에 사용
그 과목 학습의 효율성 향상 위해 사용

Data 기반의 융합,
AI 기술을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

융합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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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해교육, 융합교육, 활용교육은 각 교과에서 적절하게 연계지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향상시키고 교수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이해교육은 
인공지능 개념교육과 인공지능 원리교육으로 인공지능 활용교육은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과학습 교육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은 인공지능 창의·융합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인공지능 윤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장 3절을 참고하십시오.

인공지능 이해교육은 일반적으로 정보교과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며, 거기서 습득된 인공지능 지식 및 사고역량을 
다른 과목이나 융합 주제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융합 교육에 해당될 수 있고, 만약에 인공지능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
하여 각 과목에서의 교육적 효과 및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그것은 인공지능 활용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년 전 ICT 활용 교육과 유사

다양한 교과

다양한 주제

다양한 교과

다양한 주제

AI 제품 AI 도구AI 서비스

ai 융합 교육 sW, ai, Data 교육 ai 활용 교육

정보 교과

● AI역량갖춘 학생 스스로 하거나,
혹은 융합적 역량 갖춘 교사를 통해
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융합
(생물정보학, 전산언어학 등)

● AI 지식

● 컴퓨팅사고력

● 혁신적/창의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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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과목은 정보 교과에 속해 있습니다. 정보교과는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문화 소양’, 
‘인공지능(AI) 소양’을 정보 교과의 역량으로 설정하였고, 하위 역량을 상위 역량이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중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팅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전제로 문제를 발견, 분석하여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공지능 소양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모색하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의식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는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 소양의 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된 
것은 정보 교과에만 국한된 목표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교과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표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은 정보교과에서 배운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 소양을 기반으로 각 교과의 내용을 표현하거나 교과의 문
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든 교과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2개정교육과정 정보과(2022.12, 고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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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모든 교과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 교과에서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 교육을 한 후, 다시 여러 교과와 연계하여 디지털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에서 정보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서 다음과 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초소양을 토대로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나아가 정보교과에서 배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심화 원리를 각 교과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심화 원리 학습을 위한 정보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정보 교육과정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초등학교 실과의 단원에서 시작해서 중학교 정보의 단원으로 필수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택 정보와 진로 선택과목과 융합선택 과목에서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습니다.

4 인공지능 교육의 방법

출처 :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2.11. 발표

구분
주요 내용

2015 개정 2022 개정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 (초) 교과(실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으로 개편

● (중)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 신설

● (고)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
선택 전환, SW 중심 개편

모든 교과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 (초) 실과+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34시간 이상 편성

● (중) 정보과+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

● (고) 교과 신설, 다양한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 신설
(데이터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

출처 :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확정), 2022.12. 발표

현행 교육과정 대비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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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과에서 배운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 소양의 내용을 각 교과에 적용하는 융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선택 고등학교 진로선택

실과의 정보단원 정보의 인공지능 단원 정보의 인공지능 단원
인공지능 기초 과목
데이터과학(신설)

출처 :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2.11. 발표

출처 :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2.1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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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나 도구 등에 대한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인공지능 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적용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SW) 교육에서 시작해서 그 
연장선에서 인공지능(AI)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개발된 
다양한 교육자료와 강의들이 있습니다. 

SW중심사회 사이트(software.kr)의 교육자료실에 가면 지금까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발한 다양한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는 단순 체험형부터 전문 개발용까지 다양한데, 교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많이 사용하는 도구를 중심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제시된 도구 외에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교육 영상이나 강좌를 찾아보고 싶으면 EBS에서 운영하는 이 (https://www.ebssw.kr)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교재와 영상, 무료 강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웹에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프로젝트형 수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  사이트(https://www.ebssw.kr/)

전문 개발형

모델 생성형

간단한 조작형

단순 체험형

파이썬, 텐서플로우, 케라스, Azure 등

티처블 머신, 엔트리 / 스크래치, 오렌지, 파이썬 등

티처블 머신, 엔트리 / 스크래치, 오렌지 등

퀵 드로우, 오토 드로우, 구글 두들 등

출처 : SW중심사회 (https://software.kr/home/kor/eduInfo/swedu/textbook/index.do?menuPo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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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컴퓨터와는 관련 없는 교과의 교사입니다. 
제 교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대 학문 체계에도 인공지능과 결합한 융합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전반에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컴퓨터와 관련 없는 교과의 
교사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공지능 소양을 토대로 각 교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 과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육자료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개념, 원리, 문제해결, 융합의 단계로 선생님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교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로 접근하기를 권합니다.

1. 처음 시작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체험해보고 간단하게 활용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 보거나 ‘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2.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친숙해진 다음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블록형 코딩 도구인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블록형 코딩 도구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코드를 쉽고 재미있게 작성할 수 있어서 누구나 열정만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3. 간단한 예제에 익숙해지면 선생님의 교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엔트리에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같은 사이트에 가면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
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위의 모든 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융합문제 해결 단계인데, 본 교재의 뒤쪽 부분에 있는 
프로젝트 수업의 예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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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에는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입니다. 사실 새로운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수학습 방법에서 접근하면 선생님들은 이미 여러 가지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인공지능을 가르치기 위해 혹은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모델을 소개해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발견학습법을 인공지능 교육에서 적용하려면 UMC 모델로 변형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의 인공지능 교육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Use, 놀이)해보고 수정(Modify)하는 활동을 한 후, 
재구성(reCreate) 하는 흐름으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김진숙 외. (2015). SW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KERIS.

단계명 주요 학습방법 주요 학습방법

Use
(놀이)

조작, 체험, 놀이, 
활용, 탐색

학습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를 시연해보거나 조작해 보면서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즉, 먼저 결과물을 가지고 놀아보며 친숙해지도록 한다. 혹은 직접 
교수법을 이용하여 교사의 시범을 따라 간단한 프로젝트를 제작해가며 작동시켜 
보도록 한다.

Modify
(수정)

추가설계, 수정, 
확장, 보완

간단히 제공된 프로젝트에 아이디어를 추가하거나 내용을 확장하여 설계한다. 
(새로운 스프라이트 추가 및 수정, 변수 추가, 스테이지 확장 등)

reCreate
(재구성)

재구성, 구현, 
개발, 산출

학습한 기능이나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확장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작해 
본다.

UMC 모델의 교수학습 절차

출처 : 김진숙 외. (2015). SW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KERIS.

기초 소양 교육과정 영역 관련 교육방법 CT학습모델 활동기법 예시 목표

기능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직접교수
시연중심 
D-M-M

도제식 교수학습기법

컴퓨팅사고
신장

발견학습
재구성중심 

U-M-C
페어드 프로그래밍 기법

디버깅 기법

언플러그드 기법

디지로그 기법

디자인 사고 기법

창의성 기법

제한문제 해결 기법

탐구학습
개발중심 
D-D-D

프로젝트 학습
디자인중심

N-D-I-S

문제해결 학습
CT요소중심
DPAA(P)

지식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개념형성 발견

탐구 학습모델

언플러그드 (교구, 신체활동)

스토리텔링 기법

컴퓨터과학의 지식 
이해 및 개념형성 

태도
생활과 

소프트웨어

가치갈등모델

협동학습 모델
모든 활동 과정에 반드시 포함

인성, 협력, 배려, 
의사소통의 
가치태도 함양

전통적인 교수방법과 CT 신장 교수학습모델 비교

교육사조 행동주의-인지주의-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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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프로젝트 수업의 절차는 선생님들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에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으로 무언가 작품을 만드는 학습에는 디자인기반 학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김진숙 외., 2015). 디자인 기업으로 유명한 IDEO에서는 디자인 사고란 고객의 가치와 시장의 기회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성공적인 경영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방식
(method)을 이용하는 실행 방법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IDEO’s Blog, 2008).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디자인 사고를 
교육에 적용한 D-school6) 개념을 제안하면서, ‘교육자에게 디자인 사고란 교실, 학교,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해결책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D-school의 교육방법은 공감하기, 정의하기, 상상하기,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다섯 절차를 거칩니다. 스탠포드대학의 D-school에서는 교육 분야에 디자인 사고를 적용하기 위한 활용 도구
(toolkit)을 제공하고 있습니다(IDEO & Riverdale, 2012). 활용 도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수학습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디자인중심모델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D-school에서 제시한 디자인사고과정을 따릅니다. 디자인사고과정은 탐색을 
통한 몰입의 과정을 통해 인간중심의 요구분석을 진행합니다. SW개발이 단지 기계적인 프로그램 제품 개발이 아닌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인류의 안전과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임을 인식하여 고도의 창의적 설계를 진행합니다. 컴퓨팅 
사고를 신장시키기 위한 설계와 개발의 과정을 통해 프로토타입 또는 시뮬레이션을 제작합니다. 개발된 결과를 공유와 
평가를 통해 개선의 방법을 찾는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김진숙 외., 2015).

그림출처 : IDEO & Riverdale (2012). Design Thinking for Educators. 
( http://www designth inkingfored uc at ors.com /toolkit/) 

출처 : 김진숙 외. (2015). SW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KERIS.

단계 내용

주제 선정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한다.

자료 수집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계획서 제작 프로젝트 계획서를 만든다. 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다.

과제수행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 수행 결과를 교사가 피드백한다.

결과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결과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기 성찰 공유, 평가를 진행한다.

프로젝트학습법 수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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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도구나 서비스를 활용해보고 토의, 토론하거나 개선방안을 설계, 제작해 보는 흐름으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미국 MIT에서 개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Blakeley H. Payne (2019).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 김한성, 전수진, 최승윤, 김성애 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방법

디자인 중심모델

요구분석
(Needs)

디자인
(Design)

구현
(Implementation)

공유
(Share)

프로젝트 
학습법

주어진 문제에 대한 
고찰과 사용자 중심의 

요구 분석

분해와 패턴찾기 
알고리즘의 설계

프로그래밍과 
피지컬 컴퓨팅으로 

산출물 구현

산출물 공유와 
피드백을 통한 

자기성찰

출처 : 김진숙 외. (2015). SW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KERIS.

NDIS 모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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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기능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비서일 것입니다. 
아이폰에는 ‘시리’가 있고,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인식하고 해석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비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제품으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개발한 에코나 
KT의 지니, 네이버 클로바, 구글 네스트 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홈쇼핑이나 온라인 스토어와 결합하여 추천시스템으로 구축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온라인 서점이나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할 때 여러분의 구매기록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도서나 상품을 추천하는 
것에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하기 가장 흔한 사례는 ‘유튜브 추천’ 서비스입니다. 유튜브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시청한 채널과 검색한 용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분석하여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례는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입니다. 국내 번역 서비스로는 ‘파파고’가 있고, 국제적으로는 ‘구글 번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이고, 실제 산업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5 인공지능의 영향력, 혁신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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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술에 비하여, 왜 특별히 인공지능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인가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기술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의 
경우 인간의 지적 능력인 학습, 예측, 추론,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5) 등과 같은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창의성을 대변하는 바둑에서도 인간보다 알파고(인공지능)가 더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고유한 지적 능력이 필요한 특정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강조되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성장 또는 웰빙6)이라 하고 
한다면 개인과 사회의 대부분의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목적 중 중요한 부분이‘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인데 기존의 문제해결력은 인간의 측면에서만 강조
되고 인간의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배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간의 
학습, 추론, 예측, 자연어 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의 사고와 더불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사고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협업지능(Collaborative Intelligence), 확장지능 또는 증강지능
(Augmented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더욱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자연어 처리’ 의 정의. 부록 5 참조

6) OECD. (2018). The Future We Want.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그림출처 : 자녀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여행(김수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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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문제해결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폴리아(Polya)가 주장한 ‘문제이해-계획작성-계획실행-반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문제 해결과정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과학 분야에서는 ‘문제상황-문제정의-가설수립-
가설검증-결론도출 및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추상화와 자동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자동화의 과정에서 컴퓨팅을 
활용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노벨화학상은 복잡한 화학반응을 컴퓨터로 
이해하고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험을 수행해서 촉매나 신약, 태양전지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수상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갑니다. 기존의 추상화와 자동화 과정을 거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추상화, 자동화의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인간이 알고리즘을 짜고 
프로그래밍을 한 후, 데이터를 넣으면 컴퓨터가 처리해서 출력(해답)을 줍니다.

입력 출력
알고리즘에 의한 코드(프로그램)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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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모델인 기계학습은 인간이 알고리즘을 짜지 않고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한 후,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 그림을 판별하겠다고 하면 이미지를 입력하면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알려주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1단계로 개와 고양이를 판별하는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무언가 식별하거나 예측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영역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이후 판별하고 싶은 데이터를 넣으면 1차로 만들어진 판별 모델에 의해 출력값(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별 결과)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입력

출력

정답

(신규)
입력

학습된 모델
(프로그램)머신러닝 모델

학습된 모델
(규칙)

1단계(학습)

2단계(적용)

대량의 
학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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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때문에 현재 직업의 60-8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게 되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일자리 중 의료,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운송 분야 등의 노동 
수요가 순증가 한다고 예측하고, 사무 지원, 고객 서비스 및 판매, 생산, 음식 서비스 분야 등에서 노동 수요가 순감소 
한다고 예측합니다.7)

 

또한 2016년에 발표된 미국 백악관 보고서8)에서도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측면도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도 있으므로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인 인지노동을 자동화하면서 서서히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하나의 직업에서의 업무는 수십,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인지적, 육체적 노동이 함께 합쳐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단위 작업들 중에서 일부 단순반복적인 작업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대신 도와주게 될겁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서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작업에 몰두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교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의 효율성은 올라가고 일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이 제가 말한 이 부분에 해당될 것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 분야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새롭게 연구 개발하고, 혹은 그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직업이 당분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7) 이정재(2021). 코로나19 이후 직업의 미래. KISTEP 정책 브리프, 2021-05.

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Technology.
    (2016).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림출처 : 직업변화의 전망(이정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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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이야기 하던 윤리와 인공지능에서의 윤리는 다른 것인가요?

일반적인 ‘윤리’는 보편적인 인간사회에서 인간들 간의 지켜야 할 규범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에 비하여 ‘인공지능 윤리’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사회에 들어와 함께 공존하며 협업하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인공지능의 
윤리성을 어떻게 설계하여 구현시켜 놓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인간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리성을 컴퓨팅 모델로 설계하고 구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인공지능이 이루고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에서 우리 인간의 윤리성과 
윤리적 가치는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윤리9)는 그 동안의 일반적인 인간의 윤리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9) ‘인공지능 윤리’의 정의. 부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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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인공지능 기술은 문제해결, 논리적 추론, 학습과 인식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딥러닝 기술이 발표되는데, 이것은 인공지능 역사에서 큰 분기점에 해당됩니다. 이 기술로 인하여 이미지 인식, 물체 
인식, 언어이해, 텍스트 인식, 음성 인식 등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는 강화학습
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알파고가 등장하여 바둑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최고의 인간보다도 뛰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2022-2023년에 등장하여 큰 화제를 주고 있는 GPT-3, chatGPT, GPT-4 등을 보면 
언어라는 분야에서도 일반적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각각 인간의 수준을 넘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빅 데이터에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는 것, 바둑 두는 것 등등 각각에 대해서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모든 면에서의 지능이 서로 연결되어 보편적인 지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GAI(General AI), Strong 
AI(강 인공지능)10)), 특이점 도달 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지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리 멀지않은 어느 시점에 강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xwell)은 2045년 정도에 강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
했습니다. 2018년에 연구된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23명의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16명이 강한 인공지능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 답의 평균시기는 2099년이었다고 합니다.11)

웨인 홈즈, 마야 비알릭과 찰스 파델이 집필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이란 책에서는 약한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공지능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정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6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

세계 인식 인지 발달 관계 정립 역할 수행

패턴 인식 동영상 이해 기억 추론 사회 교류 유창한 대화 조력& 협력 감독& 멘토

훈련 데이터와 탐색으로 배우기(최적화)

보고 읽으며 배우기(교육)

실행하고 책임지며 배우기(탐색)

2015 2018 2021 2024 2027 2030 2033 2036

출처: 웨인 홈즈, 마야 비알릭, 찰스 파델 (2021).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 (정제영, 이선복 역). 박영스토리. (원서 2019)

10) ‘약 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의 정의. 부록7 참조.

11) 후쿠마 도모키, 가토 고이치. (2022). 비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과서. 정용민 역. 미디어 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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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사회에 긍정적, 부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전통적으로 윤리의 영역에서 다루던 것인데, 인류가 철학을 통해서 탐구하던 문제들입니다. 
인공지능 윤리를 연구하는 김명주 교수는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다’는 책12)에서 인간의 죽음, 존재, 신뢰 등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편향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대두된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
지능(DALL·E2)나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챗봇인 chatGPT의 경우 저작권과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나 인공지능 로봇이 의료 행위를 할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선택을 할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일자리의 감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자리의 많은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전쟁에 활용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영역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존재, 신뢰, 상호작용 등의 영역에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HAI(Human-Centered 
Aritificial Intelligence; 인간중심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Embedded Ethics 강좌를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으로 최초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악용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김명주(2022).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다. 헤이북스.

출처 : 교육부(2022).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출처 : 교육부(2022).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쟁’(‘21.1.)

혐오 발언,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출시 1달여 만에 서비스 중단

영국 대입시험 알고리즘 
차별 논쟁(‘20.8.)

영국 대입 시헌에서 학습자 거주지역에 따른 알고리즘의 차별로 교육 불평등 강화 논란

미국 교사평가 알고리즘 
투명성 논란(‘17.5.)

공립학교 교사 고용에 있어 비밀 알고리즘 평가를 실시하여 교사 연맹이 소송 제기

인공지능 관련 주요 윤리적 이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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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해 온 것인가요? 간단한 역사를 알고 싶어요. 

인공지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로 두 번의 황금기와 암흑기를 거쳐서 세 번째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연대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3)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교육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1943년 워런 매컬러와 월터 피츠의 인공신경망 개념 제시 

● 1950년 앨런튜링이 ‘계산하는 기계와 지능’의 논문에서 튜링테스트 ‘튜링 테스트’14) 제시  

● 1956년 : 인공지능의 대부 존 매카시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면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학문분야로 인정  

● 1970년(첫 번째 황금기) :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탑재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에 막대한 연구자금이 투입  

● 1980년대 중반(첫 번째 암흑기) : 그러나 전문가시스템이 목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약화  

● 1985년(두 번째 황금기) :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인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의 학습방법인 오류역전파법15) 
(Error Back-propagation Method)이 지능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1997년 IBM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인간을 이김  

● 2000년대 중반(두 번째 암흑기) : 세간의 조명을 받았던 오류역전파법 역시 제한적인 데이터, 컴퓨팅 파워 부족 등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함  

● 2006년(세 번째 황금기) : 딥러닝의 등장. 인공지능의 부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는 인공신경망의 혁신적인 학습 기법인 자율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발표  

● 2011년 IBM 왓슨이 퀴즈쇼에서 승리  

● 2016년 알파고가 바둑에서 승리 

13) 추형석(2016). 인공지능의 역사와 성공요인에서 발췌 및 재구성. https://spri.kr/posts/view/21643 ?code=industry_trend

14) ‘튜링 테스트’ 정의. 부록 8 참조

15) ‘역전파 알고리즘’ 정의. 부록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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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소양 교육체계03
chapter

본 연구에서는 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소양 교육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였습니다.

Ng 외(2021) 논문에 따르면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관련한 논문 30개를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네가지 측면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Ng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지식·이해, 인공지능 활용·적용, 인공지능 평가·개발 측면에 관련된 
능력과 기술을 Bloom의 인지적 교육목표분류법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분류 체계는 6개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수준에는 
더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정돈된 사고를 필요로 하며 6개의 단계는 연속적이므로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를 숙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지식·이해는 하위 2개 단계에, 인공지능 활용·적용는 적용 단계에, 인공지능 평가·개발은 상위 
3개의 단계에 할당하였습니다.

Bloom의 목적분류법에 따른 인공지능 리터러시(Ng 외, 2021)

인공지능 리터러시 정의

인공지능 지식·이해 인공지능의 기본기능과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사용방법을 안다. 

인공지능 활용·적용 다양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지식, 개념과 응용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인공지능 평가·개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력(평가, 판정, 예측, 설계)

인공지능 윤리 사람 중심의 고려 사항(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윤리성, 안정성)

인공지능 리터러시 4가지 측면 정의(Ng 외, 2021)

개발 새롭거나 독창적인 작품 제작 | AI 애플리케이션 설계, 조립, 구성, 구축 및 개발

평가 입장이나 의견의 정당화 | AI 애플리케이션의 의사결정을 평가, 예측, 감지, 정당화

추론 아이디어 간의 연결 도출 | AI 문제를 조직, 비교, 분해 및 추상화

적용 새로운 상황에서 정보 활용 | 다양한 맥락에서 AI애플리케이션 실현, 구현, 사용 및 적용

이해 개념이나 아이디어 설명 | AI의 의미를 서술, 설명, 해석, 입증

지식 새로운 상황에 정보 활용 | AI의 개념을 복사, 재생산, 암기 &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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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형에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중 ‘인공지능윤리’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인공지능 리터러시교육과 관련하여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기본 개념을 알고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윤리를 포함하면 인공지능리터러시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다음 7가지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 요소는 단계적이고 연속적이어서 하위요소 학습을 통하여 다음 요소의 학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개념교육, 인공지능 원리교육,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교육, 인공지능 창의·융합교육이 단계성을 갖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만 인공
지능 윤리교육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도 필요하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윤리요소를 다시 한번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교과교육은 인공지능 도구를 교과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의 개념이나 원리 이해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므로 구분하기 위하여 분리 배치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요소에 따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7가지 요소 

인공지능 리터러시 요소에 따른 교육의 유형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지식

인공지능 이해

인공지능 적용, 인공지능 추론

인공지능 평가, 인공지능 개발

인공지능 윤리교육

인공지능 개념교육

인공지능 원리교육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 교육

인공지능 창의·융합교육

윤리 지식 이해 적용 추론 평가 개발

AI 윤리 AI 활용·적용 AI 평가·개발AI 지식·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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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교육 시스템은 수업 활동 도구로써 활용되는 것보다는 학생을 진단하고 학습과 관련하여 추천하고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로 인공지능 소양교육 체계와 분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교사를 위한 인공지능소양 교육

● 인공지능 개념교육 :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 사례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 인공지능 윤리교육 : 인공지능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 윤리교육 

● 인공지능 원리교육 : 데이터 리터러시를 포함한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 원리 학습 교육 

●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 교육 : 인공지능의 원리와 간단한 개발을 바탕으로 각 교과의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교과 학습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 개념을 
익히고 활용하는 교육 

●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 : 탈학문, 융합 문제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의·융합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빅아이디어 문제해결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학습 

● 인공지능 활용 교과학습 교육 : 인공지능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구(매체)로 활용하여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  

● 인공지능 기반 교육 시스템 활용 교육 : 인공지능이 탑재된 교육 시스템(예. 추천학습 시스템 등)을 
교수학습 활동(진단, 추천, 평가 등)에 활용하는 교육

인공지능 도구
(AI 스피커 등) 단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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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중영역 구성요소

인공지능
개념 교육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의 특성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의 발전과정(지식기반/데이터기반)

인공지능의 사례 인공지능의 수준과 사례

인공지능
윤리 교육

인공지능의 영향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및 딜레마

인공지능 활용 윤리

인공지능과 윤리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안정성, 설명가능성)

인공지능 윤리 지침 (정책가, 개발자, 사용자)

인공지능 
원리 교육

알고리즘

학습알고리즘 (지도, 비지도, 강화)

검색, 추론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의 실제 (인공지능/데이터과학)

인공지능
활용 문제
해결 교육

인공지능 원리 활용 문제 해결

인식 기술의 원리 및 문제해결

표현·추론의 원리 및 문제해결

학습의 원리 및 문제해결

상호작용의 원리 및 문제해결

인공지능 모델 활용 문제해결 인공지능 모델 사용 및 구현을 통한 문제해결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

인공지능 모델 선택 및 평가

인공지능 모델 설계 및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소양교육 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를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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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인공지능 활용 사례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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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스피커를 말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콘텐츠 앱 기능을 활용하고 가정 내 모든 스마트 기기를 음성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딥러닝 시스템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새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말순씨(74·여)는 투석 환자로 3일 전 투석을 받은 이후로 몸이 으슬으슬하고 한기를 느꼈다. 
물 한 모금 삼키기도 힘들던 이씨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꼈다.

혼자 생활하고 있는 이씨는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하던 찰나에 찾은 것은 인공지능(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
였다. 이씨는 침대에 누워 소리쳐 방문 앞에 설치된 아리아를 불렀다. 아리아는 이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신고를 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신고를 받은 경남소방본부는 급히 출동하여 이씨를 데리고 이씨가 투석을 받는 사천의 한 병원까지 
이송했다. 

기저질환 등을 앓고 있던 이씨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리 과정을 거쳐 치료를 받고 현재 건강을 되찾았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기를 
활용하여 움직임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돌봄서비스를 비롯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보호자와 119와 연락하여 
주민건강지도자가 방문하는 긴급 SOS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하여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감성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출처: 강대한. "아리아, 살려줘"…인공지능스피커 70대 할머니 위급상황 해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23880)

2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https://www.flickr.com/photos/142305740@N05/33433114246/)

1 인공지능 스피커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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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피커가 음성 명령을 듣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뉴스롬. 음성인식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_국경과 언어를 넘는 소통의 단초가 되다.
(https://news.samsungdisplay.com/32419)

1. 음성 입력: 호출어와 함께 기기에 내장된 마이크와 같은 센서를 통하여 음성으로 된 명령어를 입력받습니다.

2. 음성 인식: 기계는 사람의 음성을 STT기술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STT: Speech-to-text)

3. 자연어 처리: 기계는 입력된 텍스트를 NLP기술을 통해 분석하고 언어의 뜻을 이해합니다. 
(NLP: Natural Language Prosessing, 자연어처리기술)

4. 인식 결과(음성합성): 최적의 결과를 찾아 TTS기술로 처리한 텍스트를 오디오로 변환합니다. (TTS: Text-to-speech)

5. 출력: 오디오를 사용자에게 송출합니다.

3 인공지능 스피커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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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하는 장치로 지도를 보여주거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시스템 및 장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장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대중화된 것은 GPS위성 신호를 활용하면서부터인데 GPS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내비게이션은 교통정보와 길을 안내하였으나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길을 찾아
줍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 요일, 날짜에 따라 소요시간을 예측하고 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일수록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비게이션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른 경로를 제안하기도 
하고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티맵의 경우, 미납고속도로 요금을 결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 
드라이빙스루 점포와 같이 다양한 곳에서 등록한 차량정보와 카드 정보를 통하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운행 정보를 분석하여 안전 운전 점수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일정 점수가 넘으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운행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도심 교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내비게이션은 전기차 충전소를 추천해주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협력계약하였습니다. 또한 GPS 위성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터널 및 지하에서 
통신망을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보안하였습니다. 또한 세차와 정비, 중고매매와 같은 ‘내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장소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지도는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2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픽사베이(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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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F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봅시다.

1. 시작점인 A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B와 C까지의 직접 경로를 계산합니다.

장현태. 길만 찾는 내비?… 통행료 결제하고 세차관리까지 해줘요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5/20/ZGLVQ4KFHNE55AUL6BTX6YZKGI/?utm_source=naver&utm_

medium=referral&utm_camp인공지능gn=naver-news)

      

1. 출발 경로를 선택

2. 사용하지 않은 경로 중 최단 거리 경로를 선택

3. 선택한 경로를 거쳐 다른 노드로 가는 시간을 계산

4. 위 과정을 반복함

<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해결방법 >

A B C D E F

0 2 8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에츠허르 다익스트라가 
고안한 알고리즘으로 최단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갈림길이 있을 때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하는 최단경로를 완성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경로에 걸리는 시간 혹은 노력을 비용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길을 탐색하다가 더 비용이 낮은 길을 찾으면 
경로를 업데이트합니다. 

3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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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에서 B를 거쳐 C까지의 직접 경로를 계산하고 위의 C까지의 경로와 비교합니다. A에서 B를 거쳐 C를 갈 경우 7이 걸리므로 
C까지의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A B C D E F

0 2
8

7

3. A에서 B, C를 거쳐 D까지의 경로와 A에서 B, C를 거쳐 E까지의 경로를 계산합니다.

A B C D E F

0 2 7 10 13

4. A에서 B, C, E를 거쳐 D까지의 경로와 A에서 B, C, D를 거쳐 E까지의 경로를 계산합니다. A에서 B, C를 거쳐 D까지의 경로와 
A에서 B, C를 거쳐 E까지의 경로와 비교합니다. A에서 B, C를 거쳐 E까지의 경로는 12로 원래의 값 13보다 작으므로 업데이트
합니다.

A B C D E F

0 2 8
10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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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에서 B, C, D를 거쳐 F까지의 경로와 A에서 B, C, D, E를 거쳐 F까지의 경로를 계산합니다. A에서 B, C, D를 거쳐 F까지의 
경로는 17이고 A에서 B, C, D, E를 거쳐 F까지의 경로는 16이므로 A에서 B, C, D, E를 거쳐 F로 가는 것이 최단경로입니다.

A B C D E F

0 2 7 10 13
17

16



46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첫걸음

3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용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센서를 통하여 주변의 교통 흐름, 장애물, 신호등을 인지하여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2010년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계획의 발표를 시작으로 산업계, 학계는 물론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뛰어난 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자율
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가장 앞장서 있는 테슬라도 자율주행 오작동 사고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캘리
포니아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햇빛과 트레일러의 흰색을 구분하지 못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기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코네티컷에서 고장난 차를 확인하던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과 관련한 사고들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 보고서16)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 88건 중 완전자율
주행모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중 자율주행 자동차의 과실은 1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7건은 
상대방 차량, 보행자, 자전거 라이더 등 사람의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모드 정차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과실은 0건으로 모두 사람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술의 도움을 받아 직접 운전한 경우에는 1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6건이 자율주행자동차, 13건은 사람의 과실이었으며 정차 중 발생한 7건은 모두 사람의 과실이었습니다.  

이러하듯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사람의 과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람 운전자가 함께 
운전할 때 사람 운전자의 암묵적인 신호를 파악하지 못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허용하거나 임시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판교에서 
로보셔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탑승객이 앱을 통하여 차량을 호출하면 차량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호출한 위치로 
차를 이동하는 서비스입니다. 세종시에서 특정노선에 한하여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는 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현재 
운전자와 안전요원이 탑승해 있으나 운전자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탑승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적용은 비단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없이 움직이며 
경작하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비롯한 능기계, 상수도 파이프를 돌아다니며 균열이나 부식을 파악하는 상수도관 탐지 로봇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142305740@N05/33433114246/)

1 자율주행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2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16) https://www.axios.com/2018/08/28/california-people-cause-most-autonomous-vehicle-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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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명칭 비자동화 운전자 보조 부분 자율주행 조건부 자율주행 고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함

운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함

운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함

운전자가 
시스템 요청 시 

운전함

운전자가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음
시스템이

모든 도로와 
조건 하에 

운전함

시스템이 운전자의
가./감속 조향을

보조함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등)

시스템이 운전자의 
가./감속 조향을 

보조함 

(고속도로 주행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시스템이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함 

(교통혼잡시
저속주행,

고속도로 주행, 
자동차로 변경 등)

시스템이
정해진 
도로와 

조건하에
운전함

자동화 항목 없음 조향/속도 조향/속도 조향/속도 조향/속도 조향/속도

운전 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시스템 
요청 시

전 구간 
불필요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없음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예시
사각지대

경고
차선 유지 및 
크루즈 기능

-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지역 

무인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일반 네비게이션용 지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선과 관련된 정보, 도로 시설, 표지시설 정보를 
정확도가 높게 제작한 전자지도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정밀 도로지도를 이용하면 자율주행차의 센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도로 환경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 자동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출처: 미국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 레벨. 산업통상자원부

<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 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



48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첫걸음

4 추천 알고리즘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사용자가 반응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개인 맞춤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콘텐츠 제공자는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날 여기로 이끌었다.”

유튜브 사용자가 어떤 영상을 선택하면 관련 영상들이 펼쳐집니다. 이 관련 영상을 하나씩 보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시청했던 영상과 ‘좋아요’, ‘구독’과 같은 이용자의 반응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유튜브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는 콘텐츠 피드의 
방식으로, 그리고 온라인 서점과 같은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는 상품 추천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이 유명합니다. 

이러한 추천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는 검색을 하는 수고로움을 거치지 않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쉽게 접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거나 추천상품 구입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추천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넷플릭스 
프라이즈’ 입니다. ‘넷플리스 프라이즈’는 넷플릭스가 추천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개최했던 대회로 추천 알고리즘의 
성능을 10% 끌어올리면 상금 100만달러를 제공하였다. 이 대회를 통하여 수많은 협업 필터링이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추천 시스템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영상을 보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추천영상을 보게 되는 중독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터버블’이란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필터버블로 인하여 사용자는 콘텐츠를 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왜곡되거나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1 추천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2 추천 알고리즘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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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알아야 하는데 사용자 선호도는 사용자가 콘텐츠에 머무르는 시간, 사용자가 
콘텐츠를 조회하는 행동, 사용자가 콘텐츠에 보이는 반응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천시스템에서는 콘텐츠를 추천하는데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은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 그리고 둘을 적절하게 섞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5 챗봇

픽사베이(https://pixabay.com/)

인공지능의 모델이 적용되어 메신저를 통하여 사용자와 소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메시지를 
입력하면 발화를 출력하는 단순한 챗봇에서부터 상대방의 발화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에 가까운 챗봇까지 다양한 챗봇이 있습니다.

3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1 챗봇은 무엇일까요?

사용자 기반 방식 콘텐츠 기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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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에서 챗봇은 심심치 않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각종 논란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이루다가 다시 출시
되었습니다. 2020년 20대 여대생 콘셉으로 등장한 이루다는 각종 혐오를 학습하여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적법성 문제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로 3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등장한 ‘이루다2.0’은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나는 인종에 상관 없이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라는 답변했습니다. 또한 이전 버전의 이루다는 
특정 은행 계좌번호와 아파트 주소 등을 유출하였으나 새 버전의 이루다는 개인정보에 대해 물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챗봇의 시작은 MIT의 ‘일라이자’로 불 수 있는데 일라이자는 상대방의 말을 따라서 하되, 살짝 바꾸어 답변하거나 단순한 규칙에 
따라 대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사람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보일 뿐 입력에 따라 단순한 결과만 출력하였기 
때문에 금방 챗봇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개발된 ‘테이’는 대화를 통하여 학습하는 
능력을 지녔고 이를 통해 더욱 대화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차별, 혐오, 욕설, 사실왜곡 등을 학습하여 서비스를 중단
하였습니다.  

이루다는 기존의 검색 기반 챗봇처럼 만들어놓은 답변이 아니라 실시간 대화를 이해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유머와 감정을 담은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기업 오픈 AI에서는 ‘ChatGPT’가 발표하였습니다. ChatGPT는 인간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말투를 
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코드를 짜는 것도 
가능하며 시와 소설 같은 창의력이 필요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사례로 ChatGPT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하거나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ChatGPT에 적용된 GPT-3는 방대한 양의 학습을 통해 1,700억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해야 했던 많은 일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많은 분야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챗봇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형 챗봇이 답하는 방식은 규칙 기반 모델과 검색기반 모델, 생성기반 모델이 있습니다. 

규칙기반 모델은 정형화된 구조적 지식 베이스에서 정의된 답변을 찾아 출력해주는 방식입니다. 대회의 각 프로세스마다 명확히 
정의된 의사결정트리 형태로 답변을 찾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때 체계적으로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 기반 모델은 사용자의 말을 자연어 처리나 기계학습 모델, 신경망을 이용해서 해석하고 말뭉치에서 그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여 답변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답변의 적합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생성 기반 모델은 기존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학습 능력을 갖고 있어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답변을 만들어 낸다. 
외부 정보망의 링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과거의 담화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2 챗봇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3 챗봇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용자의 입력

챗봇의 출력

사용자 입력을
기계어로 번역

사용자의 
의도 파악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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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얼굴인식

컴퓨터 비전 기술의 하나로 이미지에서 얼굴의 형상을 찾아내어 눈, 코, 입 등 특이점을 찾아내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얼굴을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은 컴퓨터비전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휴대기기에서 얼굴 인식을 통하여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얼굴인식 기술의 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얼굴인식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인식의 경우, 얼굴인식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얼굴인식기술의 활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콘서트장에 설치된 CCTV에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시켜 콘서트에 입장한 수배범을 체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특정지역에서는 지하철역에서 얼굴인식을 활용하여 
지하철 검표 시스템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적하기도 하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변보호 요청자를 대상으로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CCTV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CCTV는 
신변보호 요청자와 가족 등 등록된 얼굴 정보를 대조하여 외부인인지를 판단하고 이 외부인이 이상행동을 할 경우 요청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얼굴인식 기술을 실생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법 마련을 통하여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할 때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얼굴 인식은 무엇일까요?

2 얼굴 인식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픽사베이(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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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은 컴퓨터 비전의 응용기술의 하나로 이미지에서 얼굴의 형상을 분별하고 얼굴의 위치 및 각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보이는 과정’, 얼굴에서 눈, 귀, 코, 입, 피부의 특징과 표정, 안경 착용 여부 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알아보는 과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누구인지’ 인식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은 사진과 
동영상 모두에서 개인 식별 또는 개인 그룹화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얼굴 인식은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인식할 때와 마찬가지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는 얼굴 특징을 캡처하고 
얼굴을 식별하거나 그룹화하는 데 사용하는 얼굴 특징 패턴을 생성합니다. 

얼굴 인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는 주요 얼굴 특징 사이의 거리를 보고 이미지에서 얼굴의 기하학적 
구조를 읽고 고유한 얼굴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얼굴 템플릿은 알려지거나 저장되거나 사용 가능한 얼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됩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항목이 발견되면 인식된 결과를 반환합니다. 

3 얼굴 인식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보이는 과정 알아보는 과정 인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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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 수업 사례02
chapter

1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 교육(초등학교) 
● 사례: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 만들기

2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 교육(중학교) 
● 사례: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과 인공지능 학습모델 만들기 

3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 교육(고등학교) 
● 사례: 행복지수 만들고, 나의 행복점수 측정해보기  

4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초등학교)  
● 사례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관광 가이드북’ 프로그램 만들기

● 사례2: 인공지능 일기예보 만들기 

5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중학교) 
● 사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기오염 예측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기 

6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고등학교) 
● 사례1: 바다쓰레기 수거 로봇 제작하기

● 사례2: 심혈관 질환(CVDs) 예측하기



54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첫걸음

1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 교육(초등학교)

태권도는 손과 발을 주로 사용하는 현대 무술로서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심신수련을 통해 인격을 기르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이다.

태권도의 기본자세와 동작을 정확하고 바른 자세로 꾸준히 반복 수련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 태권도 기본 자세와 동작을 정확히 알아본다.

● 태권도 기본 자세와 동작을 판단하는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본 자세와 동작을 익힐 수 있다.

● 학생들의 SW·인공지능 소양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 한 모둠에서 너무나 많은 동작을 학습시키기보다 2~4가지 정도로 동작을 학습시킨다.

● 여러 모둠이 서로 다른 동작을 학습하게 하면 한 학급에서 다양한 동작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초등학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교육 수업지원 프로그램(2021, 구글코리아) 
변형 (https://drive.google.com/file/d/1yXU5VAemTW4mZdv18HV-pTH0tJg-216d/view)

1 교수학습과정안 사례: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 만들기

1. 개요 

2. 학습목표 

4. 유의사항 

5. 출처  

3. 학습흐름 

태권도 기본 자세와
동작 알아보기

태권도 기본 자세와
동작을 판단하는 
학습 모델 만들기

태권도 기본 자세와
동작을 판단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태권도 수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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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유형 인공지능 활용 교과교육 적용 난이도 상

학교급(학년) 초등학교 6학년

과목 체육

단원명 2. 멋지게 휙휙, 태권도

차시명 태권도의 공격과 방어기술 익히기

학습목표

● 태권도 기본자세와 동작을 정확히 알아본다.

● 태권도 기본자세와 동작을 판단하는 학습모델을 만들 수 있다.

●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본자세와 동작을 익힐 수 있다.

성취기준

[6체02-06] 표적/투기 도전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성공 수행을 높일 수 있는 기본자세와 
동작을 이해하고 도전 상황에 적용한다.

[6체02-07] 표적/투기 도전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측정 및 점검하여 그 과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한다.

단계 내용 비고

도입

● 동기 유발

 - 태권도 소개하기

 - 인공지능 운동 코치를 활용한 홈트레이닝 안내

● 학습문제 제시

 

● 동기유발자료 :
인공지능 코치에 가상 체육관
까지…코로나 장기화에 '홈트'도 
진화 [MBN 종합뉴스]
https://www.youtube.
com/watch?v=connvripUNI

전개

● 태권도 기본자세와 동작 정확히 알아보기

- 그림, 사진, 영상 자료를 통해 태권도 기본 자세와 동작 알아보기

- 태권도 동작 따라해보며 간단하게 익히기(지르기, 차기, 막기 등의 동작)

● 태권도 기본 자세와 동작을 판단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 프로그램 설계 및 만들기  

- 프로그램 테스트하기

● 모둠활동을 통해 역할을 
나눠 수행 

● 티쳐블머신
https://teachablemachine.
withgoogle.com/ 

● 스크래치 인공지능
https://stretch3.github.io 

● 프로그램 작동 예시 영상
https://www.youtube.com/
watch?v=_7h__h0zUc8 

● 학생들의 SW/인공지능 소양과 
학습여건에 따라 정밀하고 
다양한 기능(포즈의 정확도에 
따른 피드백, 동작 횟수 카운팅, 
단계별 수련 등)을 추가하도록 
안내. 

정리
●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련하기

●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 개선하기

6. 교수학습과정안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본자세와 동작을 익힐 수 있다.

1 프로그램 시작

2 포즈 요청

3 만약, 포즈가 인식된다면

3-1 - 발차기를 했다면: 화면에 성공 메시지 출력

- 막기를 했다면: 화면에 성공 메시지 출력

3-2 만약, 잘못된 포즈가 인식된다면

- 화면에 실패 메시지 출력

4 프로그램 마치기 

< 프로그램 흐름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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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평가 및 관찰평가

7. 평가

8.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예시): 티쳐블머신, 스크래치(인공지능 확장)

1. 인공지능 포즈 학습 모델 만들기

2. 상호 평가

1-1 티처블머신 인공지능 포즈 프로젝트 선택

평가내용 상 중 하

태권도 발차기와 막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바르게 이해했나요?

티쳐블머신에 필요한 포즈 데이터의 종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나요?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나요?

친구 이름
티쳐블머신을 잘

 사용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은 잘 
작동하나요?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나요?

친구 작품의
좋거나, 아쉽거나 흥미로운 점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적용 교과 체육, 정보 사용 가능 학년 초등 4학년 이상

개요

태권도와 같은 투기 종목의 경우 정확한 동작과 반복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태권도 동작을 알아보고, 
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진 기계학습으로 정확한 태권도 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활용해 태권도 수련을 
해봅시다.  

추가로,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수준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게 
안내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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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하기

1-2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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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공지능 모델 내보내기

2.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 만들기

2-1 스크래치 인공지능 확장 모듈 추가하기

2-2 비디오 화면 작동 및 포즈 인식 모델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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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디오 화면 작동 및 포즈 인식 모델 가져오기

3. 테스트 및 개선하기

사용 시 유의점

●  정확한 태권도 자세 데이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지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시다.

●  티쳐블머신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확장 모듈이 가능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https://stretch3.github.io/)

●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의 훈련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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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문제해결 교육(중학교)

1 교수학습과정안 사례: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과 인공지능 학습모델 만들기

암석을 이루는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광물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과학 과목과 정보 과목을 연계하여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한다. 

1. 개요 

● 수업 도구로는 엔트리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되, 티처블 머신이나 엠블록 등을 사용하여 실습을 할 수도 있다.

4. 유의사항 

●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을 표현할 수 있다. 

● 광물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만들 수 있다. 

2. 학습목표 

3. 학습흐름 

광물(금,황철석,황동석)
구분 방법 표현하기

광물(금,황철석,황동석)
이지미 데이터 모으기

광물 분류 AI 
학습모델 만들기

광물 분류 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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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유형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교육 적용 난이도 중

학교급(학년) 중학교 1, 2학년

과목 과학-정보 연계

단원명 [과학] 광물, [정보] 프로그래밍

차시명 광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습목표
●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을 표현할 수 있다. 

● 광물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만들 수 있다.

성취기준
[9과01-03] 조암 광물의 주요 특성을 관찰하고, 암석이 다양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사용 도구 엔트리(Entry) - 인공지능

단계 내용 비고

도입

● 동기 유발

- 암석을 이루는 광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고 있는 광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 금, 황철석, 황동석을 각각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둠별로 이야기해 봅시다

● 학습문제 제시

전개

● 금, 황철석, 황동석 구분 방법 표현하기

- 세 광물 구분 방법 토의하여 표현하기

- 조흔색을 통한 광물 구분 방법 정리하기

● 금, 황철석, 황동석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학습모델 만들기

- 세 광물 이미지 데이터 모으기

- 이미지 분류 인공지능 학습모델 만들기 

엔트리-인공지능학습모델
‘분류:이미지’ 활용하기

정리

●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 겉보기 색, 가루 색깔, 염산 반응 등 

- 광물 또는 암석을 구분하는 인공지능은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해 보기

금, 황철석, 황동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광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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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포즈 학습 모델 만들기

2. 광물 분류 인공지능 학습모델 만들기

이미지 검색 및 이미지 저장하기 [구글 이미지 검색 예시] 

세 광물 이미지 데이터 입력하여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6. 도구사용법: 엔트리-인공지능         

적용 교과 과학, 정보 대상 중학 1학년 이상

개요
세 가지 광물 금, 황철석, 황동석을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엔트리 
인공지능 기능 중 하나인 ‘분류:이미지’ 학습 모델을 만들어 광물을 분류해 보고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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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데이터 입력 후 광물 분류 결과(%) 확인 

3. 새 데이터로 광물 분류 결과 확인하기 

사용 시 유의점

●  세 광물의 이미지 데이터 수집 개수는 각각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지 데이터 검색 시에 검색어로 ‘gold(금), pyrites(황철석), chalcopyrite(황동석)’과 같이 영어로 검색하면 더 많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광물 분류 결과(%)가 다소 낮은 성능을 보일 때에는 입력할 데이터의 양을 더 늘리거나 해당 광물에 초점을 둔 이미지들을 
수집하여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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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문제해결 교육(고등학교)

1 교수학습과정안 사례: 행복지수 만들고, 나의 행복점수 측정해보기

통합사회 교과 1단원의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은 학생들이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단원이다.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들에 대해 탐구해보고, 자신의 행복 정도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성찰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행복한 삶에 대해 성찰해보며 ‘삶을 이해’해 볼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탐구하며 ‘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친구들과 행복지수 모델을 비교해보며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1. 개요 

● 행복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양한 통계 자료와 행복 지수를 통해 행복한 국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탐구한다.

●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알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

2. 학습목표 

3. 학습흐름 

여러 지표로 알아본 
행복 지수

행복지수 모델
만들어보기

나의 행복지수
계산 해보기

나만의 행복지수
모델 만들어보기

● 행복한 삶의 보편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 하지만 자신이 처한 지역적,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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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유형 인공지능 활용 문제해결 교육 적용 난이도 중

학교급(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목 통합사회

단원명 1-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차시명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행복을 성찰할 수 있다.

학습목표

● 행복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양한 통계 자료와 행복 지수를 통해 행복한 국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탐구한다.

●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알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

성취기준

[10통사01-02]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사용 도구 Colab

단계 내용 비고

도입

● 동기 유발

 - OECD 기준 우리나라 순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 학습문제 제시

나는 현재 행복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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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 여러 지표로 알아본 행복 지수

- 우리나라 순위가 낮은 이유를 토대로 OECD 행복 지수는 어떻게 계산된 것일지 
조사해보도록 한다. 

- 행복지수를 계산하는 다양한 지표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 결측치란?

결측치는 데이터 중에서 값이 
비어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결측치는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결측치의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원인에 따라 
적절한 값을 찾아야 합니다. 
결측치를 삭제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중간값이나 모델에서 
예측하여 값을 채워넣을 수도 
있습니다. 

● 표준화란?

표준화는 데이터의 값이 지나
치게 크거나 작아 값을 예상
하는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으로 데이터이 속성 값을 평균0, 
분산1의 정규분포를 갖도록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복지수 모델 만들어보기

- 여러 행복지수 속에서 우리나라는 행복한 국가에 속하는지 토의해보도록 한다. 

-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통해 개발한 행복지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http://happykorea.re.kr/  

- 위 데이터를 토대로 행복을 계산해볼 수 있는 행복지수를 개발해보도록 한다. 

-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 국민행복지수 데이터를 수집한다.  

- 수집한 결과를 csv 파일로 저장한다. 

- 수집한csv파일

- 수집한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도록 결측치제거, 라벨 속성 스케일링
(표준화, 정규화) 등 전처리를 한다.

● OECD의 ‘행복지수(Better life Initiative: BLI)

● UN의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부탄의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NH).

● SDSN의 세계 행복보고서 속 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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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 선형회귀 모델17)을 활용하여 국민행복지수를 유추해보고, 오차를 계산해본다.

- 개발한 행복지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토의해보도록 한다. 

● 나의 행복 수준 고민해보기

- 내가 속한 나라, 지역의 행복지수를 살펴보고, 내가 느끼는 행복정도와 
비슷한지 성찰해본다.

- 내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점수로 표현해본다.

● 나의 행복지수 계산해보기

- leisure, relations, education, economy, environment, safety, health 
순서로 값을 넣어 나의 행복지수를 계산해본다.

- 내가 느끼는 행복정도와 계산한 행복지수 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 나만의 행복지수 모델 만들어보기

- 주어진 지표 외에 추가되면 좋겠는 지표에 대해 토의해본다.

- 지표를 추가하여 나만의 행복지수 모델을 만들어본다.

● 정규화란?

정규화는 데이터의 범위를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0~255의 
범위를 갖고 있는 값을 0~1범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값을 
255로 나눠 변환처리를 합니다.18)

정리

● 행복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면 좋을까?

- 행복지수 모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각 지표가 행복을 결정짓는데 비슷하게 영향을 끼칠까?

- 선형회귀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은 무엇일까?

https://colab.research.google.com/drive/1THRp94CyNxgyq ejDJp8 SO81CPTmsNgU-?usp=sharing
* 실습 제작자료

17) 선형회귀모델’의 정의. 부록 10 참조

18)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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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초등학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 압도적인 1위는 ‘여행’ 이었다.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여행지나 관광지는 많이 없을뿐더러 관련된 정보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런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를 ‘열린관광지’라고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에게 ‘열린관광지’를 
소개하고 간접경험 할 수 있도록 안내 콘탠츠를 만들고자 한다.

● 대표적 관광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

● 인공지능을 기계학습기술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여행가이드북’을 만들어 본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해 본다.

1 교수학습과정안 사례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관광 가이드북’ 프로그램 만들기

1. 개요 

2. 학습목표 

3. 학습흐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관광 가이드북에
필요한 정보 조사하기

관광지 음성 인식 
학습 모델 만들기

관광지음성인 인식 모델을 
활용한 음성인식 

'여행가이드북' 프로그램
만들기

● 프로그램 사용자인 시각장애인 관점에서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정보와 애로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한다.

● 학생들의 SW·인공지능 소양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발전 시킬 수 있게 한다.

4. 유의사항 

초등학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교육 수업지원 프로그램(2021, 구글코리아)
변형(https://drive.google.com/file/d/1yXU5VAemTW4mZdv18HV-pTH0tJg-216d/view)

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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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유형 인공지능 융합 교육 적용 난이도 상

학교급(학년) 초등학교 4-6학년

과목 융합 프로젝트 (사회, 윤리, 국어)

단원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행가이드북’

학습목표

● 대표적 관광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해 봅시다.

● 인공지능을 기계학습기술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여행가이드북’을 만들어 봅시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해 봅시다.

사용 도구 티쳐블머신, 스크래치 

단계 내용 비고

도입

● 동기 유발

- 열린관광지에 대해 알아보기

- 시각장애인에게 여행이 주는 의미 살펴보기

● 학습문제 제시

● 동기유발자료 : 
한국장애인 관광, 어디까지 왔나?
https://www.yna.co.kr/view/
AKR20140417043900805

● 시각장애인에게 여행이란?
https://fb.watch/9zzRR7RyBm/

전개

● 시각장애인에게 여행이 주는 의미 조사하기

-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 시각장애인이 여행 정보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여행 관광 가이드북’에 필요한 정보 조사하기

-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 조사하기

-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여행지 정보 조사하기

● 여행지 음성 인식 학습 모델 만들기

- 학습시킬 여행지 선정하기

- 여행지 음성 인식 학습시키기(티쳐블머신 활용)

- 학습된 모델을 작동 테스트하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관광 가이드북 프로그램 설계하기

● 티쳐블머신
https://teachablemachine.
withgoogle.com/

● 스크래치 인공지능
https://stretch3.github.io

● 음성인식모델 만들 시 주의점:
외부 소음에 민감하니 조용한 
곳에서 데이터 수집할 것.

인공지능을 기계학습기술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여행가이드북’을 만들 수 있다.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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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 프로그램 테스트 하기

● 프로그램 예시 설명 영상
https://www.youtube.com/
watch?v=_igVO-focS8&t=4495s
(1‘28’‘05부터)

정리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여행 관광 가이드북’ 프로그램 개선하기

1. 자기 평가 및 관찰평가

7. 평가

2. 상호 평가

평가내용 상 중 하

음성 관광가이드북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바르게 이해했나요?

티쳐블머신에 필요한 오디오 데이터 종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나요?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나요?

친구 이름
티쳐블머신을 잘

 사용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은 잘 
작동하나요?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나요?

친구 작품의
좋거나, 아쉽거나 흥미로운 점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1 프로그램 시작

2 관광지 음성인식 요청

3 만약, ( )관광지 음성 인식된다면

3-1 - A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음성으로 출력한다. 

- B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음성으로 출력한다. 

3-2 만약, 잘못된 포즈가 인식된다면

-다시 인식할 준비를 한다.

4 프로그램 마치기 

< 프로그램 흐름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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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포즈 학습 모델 만들기

1-1 티처블머신 인공지능 포즈 프로젝트 선택

1-2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하기

8. 티쳐블머신, 스크래치(인공지능 확장)

적용 교과 융합 사용 가능 학년 초등 4학년 이상

개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봅시다. 대표적 
관광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해보고 인공지능을 기계학습기술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여행가이드북’을 만들어 봅시다.

* 음색, 높낮이, 속도를 달리해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입력한다.

* * 오디오 파형을 보고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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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공지능 모델 학습 및 테스트

1-4 인공지능 모델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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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 장애인을 위한 ‘여행 관광 가이드북’ 프로그래밍

2-1 스크래치 인공지능 확장 모듈 추가하기

2-2  사운드 인식 모델 가져오기

텍스트 음성 변환, 이미지-사운드 인식 모듈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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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각 장애인을 위한 ‘여행 관광 가이드북’ 프로그램(예시)

3. 테스트 및 개선하기

사용 시 유의점

●  소리의 경우 데이터가 섬세하기 때문에 데이터 재처리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학습모델 단계에서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  티쳐블머신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확장 모듈이 가능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https://stretch3.github.io/)

●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여행 관광 가이드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합시다.

* 각각의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말하기’블록을 활용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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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과정안 사례2: 인공지능 일기예보 만들기

인공지능의 성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은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도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그럼 기상예보는 어떨까? 대본이 있고 그 대본을 바탕으로 정해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는 무척 쉬운 일이지만, 인간에겐 대본을 잘 쓰고 실수 없이 읽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차시에서는 엔트리 데이터 기능을 이용하여 날씨 정보를 쉽게 받아오고, 또 Text To Speech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기상캐스터를 표현한다.

● 기상캐스터가 하는 일을 알고 인공지능 기상 캐스터의 모습을 예상해봅시다.

●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예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1. 개요 

2. 학습목표 

● 실제 기상예보에 나오는 대사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한다.

●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예상하여 고칠 수 있도록 한다. 

● 엔트리 날씨 확장 블록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범용적인 일기예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한다.

4. 유의사항 

3. 학습흐름 

인공지능 기상캐스터와 
인간 기상캐스터 비교하기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정보 알기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프로그래밍 하고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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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유형 인공지능 융합 교육 적용 난이도 상

학교급(학년) 초등학교 5~6학년

과목 융합(과학, 국어)

단원명 3. 날씨와 우리 생활

학습목표
● 기상캐스터가 하는 일을 알고 인공지능 기상캐스터의 모습을 예상해봅시다.

●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예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사용 도구 엔트리

단계 내용 비고

도입

● 동기 유발

-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해본 경험 나누기

-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활 속 정보를 알게 된 경험 말하기

● 학습문제 제시

● 동기유발자료:
https://youtu.be/58rSj1Ph
WI8?t=130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물어보는 사례

전개

● 인공지능 기상캐스터와 인간 기상캐스터 비교하기

- 인공지능 기상캐스터와 인간 기상캐스터를 구분 가능성 생각하기

- 인공지능 기상캐스터와 인간 기상캐스터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하기

●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프로그래밍 준비하기

- 기상캐스터가 기상예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조사하기

- 엔트리 확장 블록(날씨) 익히기

- 엔트리 인공지능 읽어주기 블록 기능 익히기

●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대본 만들기

-  인공지능 기상캐스터에서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 찾아보기

-  바뀌는 부분을 변수로 처리하여 발표 프로그램 만들기

● 프로그램 제작하기

- 프로그램 제작하기

- 프로그램 수정하기

● 사람 기상캐스터 영상
https://news.kbs.co.kr/news/list.
do?mcd=0048&ref=pSiteMap#1

●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영상
https://youtu.be/9Mbo1e-2fcU
https://youtu.be/SeFgK5x8wR4

정리 ●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프로그램 개선하기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예) (3월 1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 밤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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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과 융합 사용 가능 학년 초등 5학년 이상

개요

대본이 있고 그 대본을 바탕으로 정해진 정보를 전달하는 기상예보는 인공지능에게는 무척 쉬운 일이지만, 
인간에겐 대본을 잘 쓰고 실수 없이 읽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차시에서는 엔트리 데이터 기능을 
이용하여 날씨 정보를 쉽게 받아오고, 또 Text To Speech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기상캐스터를 
표현합니다.

6. 평가

7.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만들기

평가내용 상 중 하

인공지능 기상캐스터와 인간 기상캐스터를 비교할 수 있나요?

엔트리 읽어주기와 날씨 데이터 제공 블록을 잘 사용할 수 있나요?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나요?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나요?

1.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준비하기

1-1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관찰하기

자료: https://youtu.be/SeFgK5x8wR4, 추가자료: https://youtu.be/9Mbo1e-2fcU

1-2 기상 예보 대본 만들기

https://news.kbs.co.kr/news/list.do?mcd=0048&ref=pSiteMa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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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 예보 보고 서로 같은 부분, 다른 부분 표시하기

주말인 오늘(10일) 전북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곳에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 쌀쌀했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 밤 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2. 인공지능 말하기 블록 실습하기

2-1. 인공지능 →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 → 읽어주기 → 불러오기

2-2. 다음 두 코드를 각각 실행해보고 비교해봅시다.

2-3. 다음과 같이 코드를 연결해서 실행해보고 비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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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날씨 확장 블록 가져오기

3-1. 확장 → 확장 블록 불러오기 →  날씨 →  불러오기

3-2. 다음과 같이 코드를 만들어 실행해봅시다.

4. 프로그램 제작하기

5. 인공지능 기상캐스터 프로그램 개선하기

사용 시 유의점

●  소리의 경우 데이터가 섬세하기 때문에 데이터 제처리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학습모델 단계에서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  티쳐블머신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확장 모듈이 가능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https://stretch3.github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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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중학교)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대기오염 예측과 경고를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융합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한다. 

● 대기오염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 대기오염 정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 수업도구로 엔트리의 데이터분석과 인공지능을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숫자 예측 모델이란?

예측에 필요한 속성의 숫자 데이터(측정연도)와 예측하려는 속성의 데이터(오존 농도)를 통하여 학습한 후, 
새로운 데이터(측정연도)를 입력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예측(그해의 오존 농도)이 가능합니다.  

1 교수학습과정안 사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기오염 예측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기

1. 개요 

2. 학습목표 

4. 유의사항 

5. 더 알아보기 

3. 학습흐름 

도시의 대기오염의 
악영향 인식하기

도시의 대기오염 
데이터 수집 및 

그래프로 시각화하기

오존(O2)농도 예측
AI 학습모델 만들기

AI 학습모델을 
연동한 코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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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유형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 적용 난이도 중

학교급(학년) 중학교 1, 2학년

과목 지속가능발전목표-정보 연계

단원명 [정보]자료와 정보, 프로그래밍

차시명 도시의 대기오염 정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학습목표
● 대기오염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 대기오염 정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사용 도구 엔트리(Entry)-데이터분석·인공지능

단계 내용 비고

도입

● 동기 유발

- 현재 세계 각국 도시의 대기 오염 정도는 어떠할까요? 도시의 대기 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 학습문제 제시

전개

● 서울시 연도별 대기오염 관련 데이터 수집 후 그래프로 시각화하기

- 연도별 오존 농도 (꺾은)선 그래프로 그려보기

● 오존(O₃)농도 예측 인공지능 학습모델 만들기

- 숫자 예측 모델(선형회귀)을 사용한 연도에 따른 오존 농도 예측 모델 생성

●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연동한 코딩하기

- 미래 오존농도 예측 및 ‘나쁨’ 등급의 오존농도 예상 연도 예측을 위한 
블록코딩하기

● 엔트리 - 데이터분석
‘테이블, 차트’ 활용하기

● 엔트리 - 인공지능학습모델 
‘예측:숫자(선형 회귀)’ 
활용하기

정리

●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 대기오염과 폐기물 관리 등 도시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해결 방안 필요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예측과 개선을 위한 노력 

서울시 대기오염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도시(구)의
오존농도를 예측하여 경고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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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과 과학, 정보 대상 중학 1학년 이상

개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의 세부목표 ‘대기질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기’ 관련하여, 서울시의 연도별 평균 대기오염도 데이터 내의 오존농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고 미래의 오존농도를 예측하여 경고하는 인공지능 숫자예측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6. 도구 사용법: 엔트리-인공지능 

1. 오존(O₃) 데이터 수집하기

2. 데이터 시각화하기

3. 오존(O₃)농도 예측 인공지능 학습모델 만들기

서울시 연도별 평균 대기오염도 데이터

엔트리-데이터분석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 연도에 따른 오존농도 그래프

핵심 속성(측정년도), 클래스 속성(오존농도) 설정 후 인공지능 숫자예측 학습모델 만들기

서울시 동작구의 오존농도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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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연동한 코딩하기

5. 오존 ‘나쁨’ 등급 예상 연도 예측하기

특정 연도의 예상 오존농도 예측 ‘나쁨’ 등급의 오존농도 예상 연도 예측

사용 시 유의점

●  본 수업의 예시 코드에서 변수 설정은 ‘연도’와 ‘예측값’을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  역시 예시 코드에서 오존농도 0.091ppm 이상으로 예측되는 연도(예:2118년)를 출력하는 이유는 0.091ppm이 대기
오염도 예보의 ‘나쁨’ 등급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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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고등학교)

SDG의 14번째 Goal인 Life Below Water은 지구 해양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3/4를 덮고 
있으며 부피로는 지구상의 99%를 차지할 만큼 미래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해양은 세계 최대 단백질 
공급원이자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을 책임지고 있으며, 수백만의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다. 하지만 현재 오염
으로 인해 연안해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기능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바다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바다쓰레기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제작해보며, 제작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며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식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구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 바다쓰레기 수거 인공지능 제작 시 유의점을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다.

● 데이터 수집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1 교수학습과정안 사례1: 바다쓰레기 수거 로봇 제작하기

1. 개요 

2. 학습목표 

4. 유의사항 

3. 학습흐름 

해양 오염의 심각성
이해하기

바다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토의

바다쓰레기 수거
인공지능 제작

바다쓰레기 수거
인공지능 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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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유형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 적용 난이도 중

학교급(학년) 고등학생

과목 융합(사회, 과학, 윤리, 정보, 인공지능 등)

학습목표
● 지구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 바다쓰레기 수거 인공지능 제작시 유의점을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다.

사용 도구 오렌지3

단계 내용 비고

도입

● 동기 유발

- 쓰레기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발문한다

- 쓰레기섬과 관련된 영상을 본다. 

쓰레기섬1 , 쓰레기섬2

- 영상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토의해본다.

● 학습문제 제시

전개

●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 해양 쓰레기는 얼마나 심각할까?

-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에서 해양쓰레기 연도별 통계를 확인한다.

 

● 해양쓰레기 해결 방법

- 해양쓰레기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해양쓰레기를 해결하는 쓰레기통에 대한 영상을 보며 아이디어를 구성하도록 한다.

- 재활용 쓰레기를 구별하는 인공지능로봇에 대한 영상을 보며 아이디어를 구성
하도록 한다.

-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에 대한 영상을 보며 아이디어를 구성하도록 한다.

바다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보자.

해양쓰레기통 -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재활용 로봇 -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해양쓰레기 자율 수거 로봇 -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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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 해양쓰레기 구분 인공지능 제작

(데이터 수집1)

- 바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본다.

- 해양쓰레기 외에 걸러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예 : 물고기 등)

● 해양쓰레기 구분 인공지능 제작

(데이터 수집2)

- 웹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보도록 한다.

- 수집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야할지 토의 하도록 한다.

- 수집된 데이터들을 정제한다 (잘못된 사진 제거 및 수정)

● 해양쓰레기 구분 인공지능 제작

(알고리즘 제작)

- 오렌지3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한다.

● 해양쓰레기 구분 인공지능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해양 쓰레기와 물고기 데이터를 넣고 잘 구분하는지 확인한다.

● 웹 크롤링이란?

웹크롤링이란 웹에 있는 정보를 
자동화 된 방법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수거 로봇 효율 향상 아이디어

- 쓰레기를 잘 구분하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를 나눈다.
(알고리즘 변경하기, 정교한 데이터 수집하기)

● 로봇 제작 아이디어

- 실제 수거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추가로 필요할지 
토의해본다.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모터, 수거함 ..)

● 학습 수준에 따라 오렌지3 대신 티처블 머신이나 코랩(파이썬)으로 도구를 바꿔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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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의 3번째 Goal인 Good Health and Well-Being은 모든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료
시스템의 발전으로 복지가 증진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인 사망 원인 1위이며, 매년 약 1,79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다. 
이는 무려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1%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은 흡연, 식습관, 알코올 등 행동
위험요소를 해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관리를 통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2가지 지표를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보도록 한다.

2 교수학습과정안 사례: 심혈관 질환(CVDs) 예측하기

1. 개요 

● 행복의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이 가진 의의를 이해한다.

●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분류해낼 수 있다.

2. 학습목표 

3. 학습흐름 

질병 예방의
 중요성 이해하기

데이터 시각화 및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병 관리하기

로지스틱 회귀 모델로
모델링하기

의료 데이터 
분석과 이해

모델 학습 결과 분석하기



88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첫걸음

4.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유형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 적용 난이도 상

학교급(학년) 고등학생

과목 융합(사회, 과학, 윤리, 정보, 인공지능 등)

학습목표
●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이 가진 의의를 이해한다

●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분류해낼 수 있다.

사용 도구 colab

단계 내용 비고

도입

● 동기 유발

- 코로나19로 자가진단을 해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 만약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 학습문제 제시

전개

● 질병 예방의 중요성

- 치료보다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 A형 간염, 말라리아, 독감 인플루엔자 등 예방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한다. 

- 미리 병에 걸릴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병 관리하기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를 관리했던 사례를 살펴본다. 

- 확진자 동선 추적, 예방접종자 분석, 실시간 확진자 및 사망자 분석 등이 어떻게 
도움되었는지 토의해보도록 한다.

● 의료 데이터 분석과 이해

- 심부전증에 대해 설명한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1%를 차지) 

- 캐글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https://www.kaggle.com/datasets/andrewmvd/heart-f인공지능
lure-clinical-data 

- 심부전증을 예측하기 위한 12가지 지표에 대해 설명한다.
(age: 환자의 나이, anaemia: 환자의 빈혈증 여부 (0: 정상, 1: 빈혈)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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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수집1)

- 각 지표에 따라 다른 시각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데이터 전처리

- 수치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출력 데이터를 구분한다.

- 입력 데이터별 자료형을 통일하고, 범주형 데이터를 원핫인코딩을 통해 
인덱스화 한다.

● 원핫인코딩이란?

원핫인코딩은 범주형 데이터와 
같이 숫자의 크기와 상관없는 
데이터의 속성을 분류하기 위해 
0,1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

입니다.

● 로지스틱 회귀 모델로 모델링하기

-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 설명한다

- 로지스틱 회귀를 활용하며 모델을 만든다.

● 모델 학습 결과 분석하기

- 분류모델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에 대해 설명한다.
(Precision(정밀도),Recall(재현율),Accuracy(정확도), F1)

- 학습한 결과를 평가한다.

● 나의 진단 결과

- 나를 비롯하여 부모님의 건강상태 데이터를 입력해보고 심부전증을 진단 
해보도록 한다.

정리

● 심부전증을 예측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토의해보도록 한다.

● 심부전증 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을지
토의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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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03
chapter

1  OpenAI ‘Dall-E 2’ - 텍스트를 이미지로 그려요. 

2  네이버 ‘스마트 렌즈’ - 이미지로 검색하세요. 

3  네이버 ‘파파고’ - 인공지능 번역기 

4  구글 두들-바흐 - 멜로디를 바흐 스타일의 화음으로 

5  Scroobly - 나를 따라 움직이는 낙서 애니메이션 

6  라이팅젤 -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글짓기 

7  Reface - 딥페이크 영상 만들기 

8  구글 딥드림 제너레이터 - 한 이미지로 만드는 다양한 스타일 

9  크롬 뮤직랩 ‘칸딘스키’ - 그림을 연주해요. 

10  크롬 뮤직랩 ‘rythm’ - 리듬 합주 작곡 

11  크롬 뮤직랩 ‘SongMaker’ - 멜로디 작곡 

12  구글 ‘블롭 오페라’ - 네 개의 목소리로 만드는 오페라 

13  구글 ‘페인트 위드 뮤직’ - 붓으로 만드는 음악 

14  OpenAI ‘ChatGPT’ - 인공지능이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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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교과 미술 사용 가능 학년 초등 3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텍스트로 그림을 묘사하면 이에 맞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사실적인 이미지나 
다양한 화풍을 반영하여 세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이미지를 입력하면 이미지의 특성을 반영해 
주변의 추가적인 그림을 그려주거나 다른 이미지와 합성도 가능합니다.

1. 크롬에서 달리2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openAI.com/dall-e-2/를 입력한다.

2. 우측 상단에 ‘LOG IN’을 눌러 로그인을 한다.

1 openai ‘Dall-e 2’ - 텍스트를 이미지로 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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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들고 싶은 그림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영어로) 적은 후 ‘Generate’를 누른다.

4. 만들어진 그림 중 하나를 골라 일부를 지우거나, 추가로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등의 추가 기능을 사용해 본다.

사용 시 유의점

●  영어로 만들고 싶은 그림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물건의 이름과 그 위치, 스타일 등을 입력하여 한 문장 정도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람을 포함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생성해내는 이미지가 편향이 되어있을 수 있으며, 
폭력, 성 등의 선정적인 이미지를 그리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한 후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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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기기에서 ‘네이버’ 어플을 실행시킨다. 

2. 네이버 어플을 실행 시킨 후, 초록색 동그라미를 클릭한다.

3. 그린 닷 메뉴 중 ‘렌즈’를 선택한다.

2 네이버 ‘스마트 렌즈’ – 이미지로 검색하세요.

적용 교과 과학, 실과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스마트기기

개요
이미지로 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렌즈를 사용하여 QR코드 및 바코드 검색, 글자 인식 및 번역, 이미지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스마트렌즈를 
통하여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미지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여 관련 이미지를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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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메라로 식물을 비춘 뒤 하얀색 원을 누르고 식물이 인식 될 때까지 기다린다.

4. QR/바코드, 스마트렌즈, 쇼핑렌즈 등 다양한 메뉴 중 스마트렌즈에 오도록 드래그를 통해 조절한다.

사용 시 유의점

●  한번에 여러개의 꽃을 찍으면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식물에 근접하여 한 개의 꽃만 찍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물 외에도 동물도 가능합니다. 동물 검색에도 사용해 보세요.

●  구글 렌즈나 다음 꽃 검색을 통해서도 식물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비교하며 사용해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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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기기에서 ‘네이버 파파고’ 어플을 설치 후 실행시킨다.

2. 텍스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언어로 번역한다.

3 네이버 ‘파파고’ - 인공지능 번역기

적용 교과 외국어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스마트기기 (PC 버전도 사용 가능)

개요
15개 이상 나라의 언어를 한국어로, 혹은 그 반대로 번역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번역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번역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음성 인식을 통해 대화형 통·번역을 하거나, 이미지, 문서 등
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번역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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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 또는 대화 버튼을 눌러 원하는 언어로 말한다.

4. 이미지 버튼을 눌러 카메라로 텍스트를 비춘 뒤 전체 번역을 누른다.

사용 시 유의점

●  음성 통·번역, 이미지 번역 기능 이외에도 웹사이트 전체를 번역하거나 문서를 번역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  번역이 매끄럽지 않거나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번역한 텍스트는 한번 더 확인합니다. 이때 “좋아요/싫어요”를 누르거나 
혹은 “GYM”에서 파파고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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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 브라우저로 두들 바흐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상단의 타이틀 그림을 누른다.

3. 음에 임시표를 포함한 2마디의 멜로디를 입력하고 ‘화음 넣기’를 누른다.

4 구글 두들-바흐 – 멜로디를 바흐 스타일의 화음으로

적용 교과 음악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구글이 바흐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만든 작곡 두들 콘텐츠입니다. 바흐의 합창 화음을 학습한 머신 러닝 모델로, 
사용자가 두 마디 멜로디를 작곡하면 바흐의 음악 스타일로 화음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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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든 멜로디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화성이 완성된다.

5. 만든 작품을 링크로 공유하거나 MIDI파일로 공유한다.

사용 시 유의점

●  기본적으로 다장조의 8분음표 단위로 작곡이 가능합니다. 작곡이 익숙한 사람은 왼쪽의 하얀 별 버튼을 눌러 다양한 작곡을  
시도해 보세요. 조표의 변경과 더불어 16분음표까지 작곡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 버튼을 누르면 박자 변경이 가능하며, 
오른쪽의 라디오 버튼을 누르면 음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두들 바흐가 학습한 데이터가 무엇일지 찾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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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 브라우저에서 ‘scroobly’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한다.

2. ‘Start’ 버튼을 누른 후, 튜토리얼을 읽고 ‘Next’를 누른다.

5 scroobly – 나를 따라 움직이는 낙서 애니메이션

적용 교과 국어, 미술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움직임에 따라 화면에 낙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계학습 모델 기반의 사이트입니다. 웹캠을 통해 사람의 
얼굴과 포즈를 인식한 후 내가 그린 그림에 맵핑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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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 사용 권한에 ‘허용’을 누른 후, 카메라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하단에서 마음에 드는 낙서 그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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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왼쪽 하단의 ‘+’를 누른 후 직접 낙서 그림을 그려 화면에 나타낸다.

사용 시 유의점

●  낙서 캐릭터를 만든 후 녹화(최대 15초)하여 움직이는 이미지(.gif) 파일로 저장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얼굴, 어깨, 팔꿈치, 손, 골반, 무릎, 발 등을 인식하므로 테스트할 때 카메라와 조금 떨어진 채 몸 전체를 인식해보세요.

●  하단의 AR 표시가 있는 이미지들은 현실에 가상의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증강현실 기능입니다. 
AR이 없는 기능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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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 브라우저에서 ‘라이팅젤’을 검색 후 접속한다.

2.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로그인을 한다.

6 라이팅젤 –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글짓기

적용 교과 국어, 외국어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gpt-3 기반의 글쓰기 창작 서비스로 주제와 키워드를 입력하면 짧은 글이 완성됩니다. 글을 쓰기 전 글감을 
찾을 때, 글을 쓰고 있는 도중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메일, 자기소개서, 찬반 논설 문 등의 글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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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는 글쓰기 작업을 선택한다.

4. 동화쓰기: 주요 인물, 장소, 시간, 주제, 주요 사건을 입력한 후 ‘글쓰기’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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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가사) 쓰기: 시(가사)의 제목과 3개의 주제를 입력한 후 ‘영어 가사 쓰기’를 누른다.

6. 상품 소개 문구 & 상품 후기: 제품 종류, 이름, 특징을 입력하고 ‘상품소개 문구 작성’이나 ‘상품 후기 작성’을 누른다.

사용 시 유의점

●  영어 학습량이 많으므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기 전 주제, 사건 등을 
입력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또한 생성된 글은 문맥을 한번더 다듬어야 하며 사람이 글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화쓰기나 1:1릴레이 소설은 문장을 인공지능과 사람이 글을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기능이니 한번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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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기기에서 ‘Reface’ 어플을 설치 후 실행시킨다.

2. ‘Get Started’를 눌러 자기 사진을 찍거나 증명사진을 불러온다.
(이후 PRO 업그레이드 화면이 나오면 X를 눌러 화면을 닫는다)

7 reface – 딥페이크 영상 만들기

적용 교과 국어, 미술 사용 가능 학년 초등 3학년 이상

사용기기 스마트기기

개요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는 이미지(gif) 또는 영상으로 바꿔주는 이미지 딥페이크 앱입니다. 얼굴이 들어간 
이미지를 다른 얼굴과 합성하거나 음악/소리에 맞게 표정과 입모양을 바꾸는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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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 하단의 ‘AI Tools’를 누르고 원하는 기능을 누른다.

4. ‘Reface에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동의한다’에 체크하고 ‘Continue’를 누른다.

5. Revoice: 목소리를 녹음하여 영상 속 인물의 입 모양을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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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wap Faces: 두 얼굴을 합성해 준다.

7. Animate Face: 이미지를 입모양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사용 시 유의점

●  얼굴을 인식하거나 음성을 인식하는 등의 앱 기능을 이용할 때는 ‘카메라’, ‘녹음’, ‘파일’ 에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정치적 혹은 선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음을 알고 윤리적으로 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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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 브라우저에서 ‘딥 드림 제너레이터’를 검색 후 접속한다.

2. ‘LOG IN’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한 후 체험할 수 있다.

8 구글 딥드림 제너레이터 – 한 이미지로 만드는 다양한 스타일

적용 교과 미술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여러 모델을 이용해 그림을 만들어 주는 사이트입니다. 텍스트를 그림으로 만들어주거나 그림을 또다른 스타일의 
그림과 병합하여 보여줍니다. 그림 비율, 얼굴 보정, 노이즈, 품질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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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단의 ‘Generate’ 버튼을 누른다.

4. Text 2 Dream: 원하는 그림을 묘사하여 (영어)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그림을 만든다.

5. Deep Style: 내가 원하는 그림을 업로드하면 원하는 스타일로 그림을 바꿔준다.

※ Aspect Ratio: Square(1:1), Landscape(16:9), Portr인공지능t(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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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eep Dream: 내가 원하는 그림을 업로드하면 초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준다.

사용 시 유의점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18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Text 2 Dream과 Deep Style은 한번 사용할 때마다 5 에너지가 
차감되며, Deep Dream은 2 에너지가 차감 되므로 그림을 만들 때 참고하세요.

●  Text 2 Dream에서 그림을 만들 때는 폭력, 성 등의 선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생산해내지 않도록 텍스트 입력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  Text 2 Dream에서 만약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그림을 만들고 싶다면 Face Enhance(얼굴 보정)을 체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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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롬뮤직랩’을 검색 후 접속한다. 

2. 7번째 그림인 ‘KANDINSKY’를 누른다.

9 크롬 뮤직랩 ‘칸딘스키’ - 그림을 연주해요.

적용 교과 음악, 미술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칸딘스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그림을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이다. 선, 도형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기계학습을 이용해 그림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음이 만들어집니다. 또, 색에 따라 음색을 
달리하여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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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붓의 색(악기 음색)을 정하고, 그림을 그린다.

4. 재생 버튼을 누르면 왼쪽부터 차례대로 음을 만든다.

사용 시 유의점

●  원을 그리면 안에 눈, 코, 입이 생기며 아카펠라가 만들어지는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  캔버스 크기를 바꾸면 붓의 굵기가 달라져 알아보기 힘든 그림이 될 수 있으니, 캔버스 크기(창 크기)는 고정한 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  캔버스의 아래부터 위로 갈수록 음의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이를 참고하여 그림을 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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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롬뮤직랩’을 검색 후 접속한다.

2. 2번째 그림인 ‘RHYTHM’를 누른다.

10크롬 뮤직랩 ‘rhythm’ - 리듬 합주 작곡

적용 교과 음악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간단한 클릭 작업으로 리듬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화면에 나타나는 눈금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눈
금에 표시가 되며 , 이를 이용해 세 가지 소리의 악기를 활용하여 간단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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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섹션 별로 3종류의 악기를 적절히 선택해서 박자를 만들 수 있다. 

4. 다른 섹션의 악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악기 종류와 패턴을 조합해 마음에 드는 악기를 찾는다.

사용 시 유의점

●  간단한 조작과 생각보다 다양한 조합으로 박자치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박자를 만들었다면 신체활동 및 주변

악기를 사용하여 실제로도 그 박자를 쳐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Ⅱ. 인공지능 활용 사례     115

2. 2번째 그림인 ‘SONG MAKER’를 누른다.

11 크롬 뮤직랩 ‘songMaker’ - 멜로디 작곡

적용 교과 음악, 미술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간단한 클릭 작업으로 작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화면에 나타나는 칸을 터치하면 음계에 따라 칸이 
색칠되며, 이를 이용해 간단한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롬뮤직랩’을 검색 후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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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는 칸을 터치하고 좌측 하단의 재생 버튼을 눌러 멜로디 악기의 소리를 낼 수 있다.

4. 아래쪽에 박자 악기 소리를 추가할 수 있다.

5. 멜로디 악기나 박자 악기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 시 유의점

●  학생의 사전 수준에 따라 도구 사용 목표가 달라집니다. 화음을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2칸(약 3도), 5칸(약 5도)을 띄워 화음을 
만들기 실습을 할 수도 있고, 동형진행, 하향진행 등 간단한 화성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  학생들은 대개 시각적인 형태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모든 시각적 형태가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니니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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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 브라우저에서 ‘블롭 오페라’을 검색 후 접속한다. 

12구글 ‘블롭 오페라’ - 네 개의 목소리로 만드는 오페라

적용 교과 음악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네 개의 오페라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재생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명의 오페라 가수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기계학습 모델에 학습시킨 후 마우스 드래그로 오페라 소리를 재현합니다. 내가 만드는 것 이외에도 여러 
도시의 민요나 클래식을 부르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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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롭(캐릭터)를 위아래/좌우로 드래그하여 음정을 바꾼다.

3. 블롭(캐릭터)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오페라의 모음 소리를 변경한다.

5. 왼쪽 하단의 녹화 버튼을 눌러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다.

4. 튜토리얼이 끝나면 오른쪽 하단의 지구본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배경(도시의 명소)으로 바꾼다.

사용 시 유의점

●  가장 높은 음역(소프라노>메조소프라노>테너>베이스)이 화음을 주도합니다. 따라서 음정 및 모음 소리를 변경할 때는 
움직이고 싶은 블록의 가장 높은 음역을 드래그 해야 합니다. 그 아래 성부들은 가장 높은 성부의 음에 맞춰 화음을 만듭니다.

●  블록 위 스피커 버튼을 눌러 일부 성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샘플 민요/클래식을 들을 때 일부 성부를 차단하여 오페라를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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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 브라우저에서 ‘페인트 위드 뮤직’ 에 접속한다.

2. 원하는 캔버스를 선택한다.

13구글 ‘페인트 위드 뮤직’ - 붓으로 만드는 음악

적용 교과 음악, 미술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회화와 작곡을 예술적 표현 형식으로 연결하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사이트입니다.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음악을 만들어 줍니다. 캔버스에 따라 분위기를 바꾸어 작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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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왼쪽 하단에서 원하는 붓(음색)을 선택한다. 

4. 붓으로 타이밍에 맞춰 그림을 그린다.

사용 시 유의점

●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음높이 가이드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의 위로 올라갈수록 음높이가 다름을 알고 작곡해볼 수 
있습니다.

●  왼쪽 하단에는 악기 말고도 스탬프가 있습니다. 캔버스에 따라 스탬프를 찍었을 때 특수 음향 달라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만든 캔버스와 음악을 URL 링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든 작품을 서로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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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TGPT(https://chat.openAI.com)에 접속한다.

2. ‘Sign up’을 눌러 회원 가입을 한다(핸드폰 인증 필요).

3. 아래 채팅창에 궁금한 것을 입력한다.

14openai ‘chatGpt’ - 인공지능이 답해드립니다.

적용 교과 국어, 외국어 사용 가능 학년 초등 1학년 이상

사용기기 PC

개요
gpt-3기반의 챗봇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입력하면 대답해주기도, 간단한 번역이나 
수학 계산 등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체감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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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답이 마음에 안들면 Try Again을 누른다.

5. 대답을 더 길게 듣고 싶다면 “이어서 말하기”, “더 말해줘” 등으로 입력한다.

사용 시 유의점

●  다양한 질문을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경우, 질문을 바꾸어 다시 물어보세요.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서 다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이 필요한 경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  ChatGPT로 작성되는 글이나 코드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로 자동 생성된다고 알려질 뿐, 생성된 출력물에는 별도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 창작물에 대한 표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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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공지능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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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인공지능에서의 학습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분류, 군집, 연관 등의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답을 찾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강화학습에서는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시도를 통하여 스스로 최적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학습에 포함됩니다.19)

학습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징을 찾아내어 모델을 만들어 냅니다. 각 도형에 빨강과 파랑이라는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면 같은 
색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기와 숫자의 연관성을 찾아내어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알맞은 숫자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도형의 틀을 주고 틀을 통과하였을 때 보상을 준다면 특정 성질을 갖고 있는 모양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바흐를 기념하여 바흐의 음악스타일로 작곡하는 인공지능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바흐의 306개의 합창곡의 화음을 학습하여 
바흐 음악의 특징인 4부 화음을 익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흐 두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멜로디에 화음을 추가하여 바흐의 
스타일의 곡을 완성합니다.

바흐두들 ( https://www.google.com/doodles/celebrating-johann-sebastian-bach )

1 개념

2 설명

3 사례

19) KERIS와 시작하는 인공지능 교육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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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 신경망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낸 기계학습 방법으로 인공신경망은 다수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층은 뉴런이라고 부르는 여러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런은 그 자체만으로도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 모델이며 이러한 뉴런 여러개가 결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20)

아래의 왼쪽 그림처럼 인간의 신경망(뉴런)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서 인공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뉴런이 여러층이 연결되어 
신호을 받아들이고 출력하는 것처럼 인공신경망도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도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가지돌기에서 신호를 받아들인다.
② 신호가 축삭돌기를 지나 축삭말단으로 전달된다.
③ 축삭돌기를 지나는 동안 신호가 약해져서 축삭말단까지 전달되지 않거나 강하게 전달되기도 한다.
④ 축삭말단까지 전달된 신호는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로 전달된다.
⑤ 수억 개의 뉴런 조합을 통해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물체를 판별하는 등 다양한 조작과 판단의 수행이 가능하다.

1 개념

2 설명

20) 인공지능의 기초 지도서. 천재교육
21) By 영어 위키백과의 Quasar Jarosz,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7616130

21)

그림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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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개별적인 사실, 신호, 개념, 명령 등의 의미 단위를 말합니다. 데이터에는 불필요한 잡음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데이터를 의미 있게 정리하면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형식에 따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23)

1. 범주형 데이터 

색깔, 지역, 직업, 설문결과, 계급, 학력 등 범주화, 식별, 서열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범주 또는 항목의 형태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범주형 데이터에는 명목형 데이터와 순서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명목형 데이터는 순서가 없고 
단순 분류를 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순서형 데이터는 성적이나 난이도와 같이 순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범주 간 정확한 
간격이 있어 크기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범주형 데이터의 특징으로는 범주형 데이터 자체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주에 속하는 개체의 수(도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24)

2. 수치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가 수치로 측정이 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수치형 데이터에는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는 키, 몸무게, 체중, 나이, 온도와 같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연속형 데이터는 범위 내의 
모든 숫자가 데이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산형 데이터는 불연속형 이라고도 하며 셀 수 있는 값을 갖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자매의 수, 안경을 쓴 
사람의 수, 자동차 사고 건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산형 자료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간격 등의 정해진 값만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수치형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2 설명

22) https://easytoread.tistory.com/entry/%EB%8D%B0%EC%9D%B4%ED%84%B0-%ED%83%80%EC%9E%85-Data-type-
%EB%8D%B0%EC%9D%B4%ED%84%B0-%EB%B6%84%EC%84%9D-Data-analysis-%EB%8D%B0%EC%9D%B4%ED%84%B0-%EC%9C%A0%ED%98%95 

23) 인공지능 기초 지도서. 천재교육

24) http://www.ktword.co.kr/test/view/view.php?no=615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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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론 규칙

추론규칙은 이미 알고 있는 논리(논리식)들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논리(논리식)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추론 규칙은 긍정논법, 부정논법, 삼단논법 등이 있습니다.25)

추론 규칙에는 정당성과 완전성이 있습니다. 정당성은 주어진 논리식들이 있을 때, 추론 규칙에 의해 성성된 논리식이 논리적으로 
귀결하는 것이면, 그 추론규칙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측, 추론 규칙이 만들어 낸 것은 항상 참임을 의미합니다.

추론 규칙의 완전성은 주어진 논리식들이 있을 때, 논리적으로 귀결하는 것들을 추론 규칙이 생성할 수 있으면 그 추론규칙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개념

2 설명

25)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사용자가 어떤 사실을 입력하면 추론엔진에서 지식베이스를 탐색하여 규칙의 IF부분과 일치하는 정보가 있는지 찾는다. 
입력된 사실이 IF 부분의 조건 또는 전재와 일치 하는 규칙이 있다면 규칙의 THEN 부분을 수행하여 추론을 시작한다.

규칙을 이용한 추론 방법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
체기가 있으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고 
미열이 있다.

IF 1) 체기가 있다.
AND 2)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3) 미열이 있다.
THEN  충수염을 진단한다.

IF 충수염이 있다.
THEN 충수염 수술을 빠르게 한다.

출력

체기가 있으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고 
미열이 있다고 하니 충수염으로 진단됨.

따라서 충수염 수술을 빠르게 하겠음

지식 인터페이스

●  긍정 논법 ●  부정 논법 ●  삼단 논법

p→q 동물이다 → 죽는다

p 동물이다

q 죽는다  

p→q 동물이다 → 죽는다

 ~q 죽지 않는다

~p 동물이 아니다

p→q 사람이다 → 동물이다

q→r 동물이다 → 죽는다

p→r 사람이다 →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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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5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자연어로 인간과 소통하고 자연어로 작성된 문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자연어로 인간과 의사
소통함으로써 사람들은 컴퓨터와 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는 자연어로 작성된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도구들을 언어학, 인지 심리학, 신경과학과 조합하여 언어와 용법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개선합니다.26)

1 개념

한국어, 영어 등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Natural Language)라 하고, 자연어의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처리하는 
일을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라 합니다. 사람이 한 말을 소리 센서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데이터를 
해석하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음성 인식을 통해 자연어를 인식한 후,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성 데이터로부터 
핵심 정보를 추출합니다. 인공지능이 이미지 인식을 위해 이미지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음성 인식에도 
사용됩니다. 인공지능은 전체 문장에서 패턴 인식을 통해 핵심 정보를 추출하여 검색, 추론 등의 작업을 합니다.

2 설명

인공지능 스피커에 “발라드 노래를 틀어주겠니?”라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음성 데이터를 입력받은 후 ‘발라드’, ‘노래’, 
‘틀어’라는 핵심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후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추론하여 발라드 노래를 재 생하는 행동을 합니다. 
음성 명령에 비슷한 핵심 정보가 담겨있다면 다양한 문장으로 말해도 인공지능 스피커는 동일하게 출력합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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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공지능 윤리기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년 12월에 인공지능 시대에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을 말합니다.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서, 그간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으며 11.27 초안 발표 이후 12.7 공개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10대 요건 제시하였습니다. 

3대 원칙은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❶ 인간의 존엄성 원칙, ❷ 사회의 공공선 
원칙, ❸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핵심요건으로는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
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① 인권 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안전성, ⑩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2022년 8월에 교육부에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1 개념

2 설명

3 사례

출처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교육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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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은 1980년 존 설(John R. Searle) 교수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약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를 
구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 전반이 구현되어 마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수준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인공지능으로 추론, 암기력 등 지적 능력 전반에서 우수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고 사회성, 공감 능력 등도 인간보다 뛰어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영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작동범위나 구현의 정도에 따라 구별할 수 있으며 현재 기술은 약인공지능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의 특정한 일을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인공지능입니다. 특정한 목적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규칙에 따라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알파고는 바둑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과업만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반면 강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과 같은 제약을 넘어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학습하고 
사고하는데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 속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27)

초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입니다. 마블 영화에서 나타나는 비전이라는 캐릭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며 직접 행동합니다. 또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합니다.

1 개념

2 설명

27) 난생처음 인공지능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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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튜링테스트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한 간단한 테스트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며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인간과 컴퓨터를 구별할 수 없도록 가린 상태에서 각각에게 질문을 제시합니다. 인간과 컴퓨터는 질문에 대해 글로 답을 합니다. 
인간 심판관이 위의 대화를 보고 인간과 컴퓨터를 구별할 수 없다면 컴퓨터는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1 개념

2 설명

나는 사람이야

누가 사람일까?

나도 사람이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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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전파 알고리즘

역전파 알고리즘은 가중치와 절편(Bias)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방향 학습을 통해 가중치와 절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향의 학습결과를 보고 뒤로 가면서 가중치와 절편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역전파는 신경망의 오차를 출력층부터 입력층으로 
거꾸로 전파시켜 각 층의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 합니다.28)

초기의 인공신경망에서는 순방향으로 학습하여 가중치와 절편을 수정했는데, 계산해야 하는 층이 많아지고 요소들이 많아지면 
앞에서부터 다시 학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력값과 목표값의 차이를 계산해서 
미분의 연쇄법칙(Chain Rule)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1 개념

2 설명

28) 난생처음 인공지능 입문

29) 난생처음 인공지능, 인공지능 현대적접근방식

10 선형회귀모델

선형회귀에서는 데이터들이 직선의 관계를 갖고 있어 입력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면 결괏값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직선을 찾는 것을 선형회귀라고 합니다.29) 

회귀는 연속되는 값의 두 데이터 간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분석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형회귀는 두 데이터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 데이터의 값이 증가할 때 다른 데이터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
하게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1 개념

2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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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지스틱 회귀 모델

로지스틱 회귀는 독립변수의 선형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통계기법입니다. 로지스틱 회귀의 
목적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함수로 나타내어 예측모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독힙변수의 
선형결합으로 종속변수를 설명한다는 관점에서는 선형회귀분석과 유사하나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분석과는 다르게 종속변수를 
범주형 데이터 대상으로 하여 입력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분류로 나뉘게 됩니다.30)

로지스틱회귀는 결괏값이 합격과 불합격, 정상과 불량 등과 같이 범주형 결괏값을 가질 때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공부한 양에 따른 합격 여부를 예측하고자 할 때, 결괏값은 합격의 확률로 0에서 1사이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값이 0.5보다 크면 합격으로 0.5보다 작으면 불합격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2 설명

30) 인공지능 기초 지도서. 천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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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사람의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주어진 데이터에서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대량의 양질 데이터를 준비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 마다 기계 스스로 이를 반영하여 규칙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칙을 정해주지 않아도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2 설명

학습

강아지

강아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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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칙 기반 인공지능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작동방식에 맞게 기호와 규칙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주로 논리식을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분기하여 작동하는 구조로 개발합니다. 알고리즘에서는 조건문(If - Then)을 이용하여 나타납니다.

규칙 기반 모델은 사람이 하는 판단을 기계에게 맡기는 모델로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행동을 구현해줍니다. 특정 조건을 비교해서 
처리할 일을 나누는 것을 조건 분기라고 하는데 규칙 기반 모델에서는 이러한 조건 분기를 이용하여 규칙을 구현합니다. ‘If 조건 
Then 행동: 만약 (조건)이라면 (행동)한다.’의 형태를 가지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정의합니다.31)

Data로 학습된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는 규칙으로 쉽게 변환될 수 있습니다.

1 개념

2 설명

31) 난생 처음 인공지능

32) https://brunch.co.kr/@cookery/9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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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사결정트리

결정 트리는 의사 결정 규칙과 그 결과들을 트리 구조로 도식화한 의사 결정 지원 도구의 일종입니다. 결정 트리는 운용 과학, 
그 중에서도 의사 결정 분석에서 목표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찾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33)

의사 결정 트리( Decision Tree )는 의사 결정 트리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예측 가능한 규칙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우리가 ‘스무고개’ 게임에서 질문을 주고 그에 맞는 답을 하듯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네 종류의 동물 비둘기, 닭, 사슴, 개를 구분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동물 중 비둘기와 닭은 날개가 있고 사슴과 개는 날개가 
없으므로 첫 질문으로 날개의 유무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와 닭 중에 비둘기만 날 수 있으므로 비행의 가능성을 
그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또한 사슴과 개 중에 사슴만 뿔이 있으므로 뿔의 유무를 질문으로 선택합니다. 이런 식
으로 잘 분류할 수 있는 질문들을 위에서 아래로 하나하나 설정하는 것이 결정 트리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규칙의 조합을 표현했을 때 
그 모양이 나무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의사 결정 트리’라고 합니다.

1 개념

2 설명

33)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wiki/결정_트리)

날 수 있나요?

비둘기 사슴

날개가 있나요?

뿔이 있나요?

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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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공지능의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는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2개 이상의 가치가 충돌하여 어느쪽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지능 에이전트는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일을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읕 실행하거나 통제하므로 사회구성원이 
공감하는 가치를 찾아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34)

트롤리 딜레마는 철학자들이 고안한 사고실험으로 트롤리 전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오른쪽과 왼쪽의 철로에는 각각 한명의 
사람과 다섯명의 사람이 있을 때 어느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할 때 인공지능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문제를 인공지능은 어떻게 결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영역을 인공지능의 윤리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1 개념

2 설명

그림출처 : 위키백과

34) 인공지능 기초 지도서. 천재교육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할 때, 어떤 윤리적 결정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사고실험 사이트가 
있습니다. Moral Machine 이라는 사이트인데, 접속해서 시나리오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면 마지막에 전세계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제공되므로 학생들과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moralmachine.net/hl/kr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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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자인식

인공지능 모델이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쇄된 글씨나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해줍니다.

텍스트 이미지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양식 또는 영수증을 스캔하는 경우 컴퓨터는 
스캔본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미지 파일에서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단어를 편집, 검색하거나 단어 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 인식 기술을 사용하면 이미지를 텍스트 문서로 변환하여 내용을 텍스트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손으로 적은 숫자 이미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손으로 적은 숫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래 mnist데이터는 총 70,000개의 숫자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 60,000개는 학습용 데이터이고 10,000개는 테스터용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문자 인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문자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대출 서류, 수표 입금 및 기타 금융 거래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확인합니다. 
이 확인 작업을 통해 사기를 예방하고 거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의료 분야에서는 문자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치료, 검사, 입원 기록 및 보험료 지불과 같은 환자 기록을 이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사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텍스트 검색시 사진에 있는 문자를 인식해 검색 결과로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물류 분야에서는 패키지 라벨, 인보이스, 영수증 및 기타 문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 회사
에서는 기존에 고객이 입력한 배송 주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할때 수작업으로 입력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인식 기술로 고객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2 설명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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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숙, 한선관, 김수환, 정순원, 양재명, 장의덕, 김정남, 류미영, 이진태, 전수진, 김상홍(2015). 수탁연구 CR 2015-35. SW교육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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