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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학교에서 시간표 작성 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

인 시간표 모듈에 하여 논의한다. 시간표 모듈에 따라서 시간블록의 할당방법도 달라진다는 에 주목하

고 먼  4 블록 단 로 구성된 칭  시간표 모듈 6종을 제시하고 3블록 단 로 구성된 것에 비하여, 수요

자 에서는 아무 손실 없이 그리고 공 자 에서는 공간사용율 상한선 감소를 감안하면, 더 많은 

장 을 가진다는 을 보인다. 제시된 모델들에 잠재 으로만 결정된 잠재블록 개념을 도입 응시키고 

운용 략을 제시함으로써, 최종 으로 학시간표 작성 시 유연성과 제어성을 동시에 얻는 방법을 완성한다.

■ 중심어 :∣시간표 작성∣시간표 모듈∣대칭성∣유연성∣제어성∣예측성∣군형성∣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effective timetable modules in order to easily satisfy various user 

requirements during scheduling timetables in universities. Noticing that the methods for 

allocating time blocks change according to the timetable modules, we suggest six models of 

symmetric timetable modules composed of 4 blocks, and show that our models have more 

benefits without any loss from the viewpoint of customers, if the suppliers consider the 

decreasing upper bound of ratio utilizing space resources. By adapting a concept of potentially 

determined blocks and suggesting their management strategies, finally, we accomplish a method 

for supporting flexibility and controllability when the universities timetables are sched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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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간표작성(timetabling)은 주어진 제한들(constraints)

하에서 원하는 목 들(objectives)에 가능한 한 가까운 

방법으로 시공간에 자리한 객체들에 자원들(resources)

을 할당하는 문제[1]로 정의된다.

학교  병원 그리고 각종 산업분야에서는 주어진 요

구에 맞는 시간표를 정기 으로 작성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부분의 시간표작성 문제는 

간단한 경우에도 시간복잡도가 NP-hard이다[2]. 즉, 최

해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 크기의 다차 제곱에 

비례하는 알고리즘을 찾지 못하여 (못 찾는다고 증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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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지도 않음) 문제가 일정크기이상이 되면 재의 컴

퓨터기술로는 실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오래 부터 고 이면서 요한 문제이

면서도 지 까지도 차선의 해를 찾기 하여 컴퓨터이

론이나 산업공학  경 과학 분야에서 지속 으로 연

구되고 있다.

학시간표 작성 문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증가하는 

학생과 시설 등 다양한 경우들 때문에 더 어려워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해결 방법들[3]이 제안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동 으로 시간표를 작성

해주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일부 용되는 경우

들도 있으나 다수의 연구들[4-24]은 한 과에 복수 클

래스와 다수의 강좌 개설이라는 선택 변수와 폭이 큰 

경우로 보다 일반화하고 형식화하여 NP-hard 문제를 

경험 (heuristic)으로 해결하는 학문 이고 이론  성

과에 집 하고 있고, 공간 같은 자원의 효율 인 활용 

등 주로 공 자의 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은 이런 자원의 효율  활용을 한 일반화된 시간

표작성의 어려운 NP-hard 문제의 원천 인 경험

(heauristic)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부류의 연구에 속하

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는 시간표 모듈이라는 틀을 

만들고 아직도 사람 손에 의한 반자동  시간표를 작성

하도 있는데 본 논문은 시간표 모듈의 구성이 가장 우

선 인 제한(constraint)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시

간표작성 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난이도

가 크게 달라진다는 에 주목하고 효과 인 시간표 모

듈의 구성에 해 고찰하려고 한다. 일반화된 시간표작

성 문제에서 모듈이 제한(constraints)의 일부로 표 될 

수도 있으나 모듈은 다른 제한과는 달리 가장 기본 이

고 모든 학교에서 실제 으로는 매우 요한 개념인

데도 이에 하 고찰이 별도로 다루어진 연구를 찾아보

기 어렵다.

보통 학교에서는 모듈을 먼  정하고 아직도 사람 

손에 의한 반자동으로 시간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이것이 더 실용 일 수도 있는 이유는 시간표 

작성 문제가 일반화된 경우라기보다는 한 과에 단일 클

래스로 구성되고 강좌도 단일 공에는 공선택이 거

의 의미가 없는 최소한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부분이

고 학기마다 학과에 따라 가변 으로 다른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제한(constraints)로 표 하여 자동화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확정블록과 미정블록으로 구

성된 시간표 모듈 신 확정블록과 반드시 사용될 필요

는 없는 잠재 으로만 결정된 잠재블록을 포함하는 

칭  시간표 모듈들과 이들의 운용 략을 제시하여 이 

모듈들의 장 들에 하여 비교 분석한다. 여기서, 블록

은 한 시간으로 유닛(unit)이라고도 하며 모듈은 보통 

한 교과목에 하여 2~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다. 

Ⅱ. 대칭적 1모듈-4블록 모델 

1. 기존의 1모듈-3블록 모델

국내 학교 교과과정에서 1과목은 개 2시간 3시간 

는 4시간의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시간인 교

과목들이 부분이다. 한 시간표 모듈은 1시간과 2시

간 단 로 구성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일부 학에서

는 1.5시간 단 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 아래 [표 1-표 3]은 국내 학교에서 실제

로 사용되고 있는 시간표 모듈들인데 공통 은 1과목3

시간을 기 으로 1모듈-3(1+2))블록 방식이고 확정블

록과 미정블록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이다. [표 3]에서 

화 목요일에는 변형된 1모듈-3(1.5+1.5)블록을 가지고 

있다. 표에서 색칠되어 있거나 문 알 벳이 있는 부

분은 확정블록이라고 백색으로 알 벳이 없는 것은 미

정블록에 해당한다. [표 1]과 [표 2]는 보통 규모의 사립

로 실제 8교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표 3]은 비교  

규모가 큰 국립 의 경우로 10교시까지 모듈이 지정되

어 있다.

[표 3]에서는 식시간(a b c d)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며 학시간표에는 부

분 [표 1]과 [표 2]의 경우와 같이 식시간이 별도로 지

정되어있지 않고 수강자들이 4 는 5교시  하나를 비

우는 방식으로 수강신청하고 각 학과에서도 공을 개

설할 때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의 식시간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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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들을 시간표에 배치한다. 즉 학시간표에서는 

4~5교시를 연속해서 수강하거나 강의하는 일은 불가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없으므로 기본 으로 4~5교시에 

연속 으로 설강된 2교과목이 있다면 수강신청시 상호

배타 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 으로는 동일시간 에 

편성된 교과목과 다를 바가 없다.

월 화 수 목 금
1 A B C D
2 A B C D
3 C D A B
4 E F H
5 E F H
6 G H E F
7 G
8 G

표 1. S University

   

월 화 수 목 금
1 A E A E I
2 A E I F I
3 B F B F J
4 B C J J
5 C G G K
6 C G K
7 D H D K
8 H D H

표 2. W University

월 화 수 목 금
1 A I B J E
2 A E E

J I3 B A F
4 B b F d F
5 a K c L e
6 C D G

L K7 C H G
8 D M G N H
9 D C H

N M10

표 3. N University

   

2. 대칭적 1모듈-4블록 모델

본 논문에서는 먼  1개의 모듈이 4개의 확정블록으

로만 구성되는 칭  1모듈-4블록 시간표 6 종류를 

[표 4-표 9]과 같이 제시한다. 보통 규모의 학에서 일

반 으로 수업하고 있는 월~ 까지의 하루 8교시로 구

성된다고 가정했다. 표에 있는 1모듈-4블록 모델들에서

는 월과 수, 화와 목, 그리고 오 과 오후를 칭

으로 구성하 다, 만약 토요일 수업이 있으면 과 토

를 칭 으로 하고 오후를 제외시킬 수도 있다.

[표 4-표 6]은 기본  모델로 각각 수평(horizon), 교

차(cross), 셔 (shuffle) 방식으로 칭을 이루게 모듈

을 배치한 것이고, [표 7][표 8]는 오 과 오후에 각각 

다른 기본  모델을 응용한 셔 +수평 콤보(S+H 

combo)와 셔 +교차 콤보(S+C combo) 방식이며, [표 

9]는 세 기본  모델을 혼합시킨 셔 +수평+교차 혼합

(S+H+C hybrid) 방식이다.

월 화 수 목 금
1 A E A E I
2 A E A E I
3 B F B F I
4 B F B F I
5 C G C G J
6 C G C G J
7 D H D H J
8 D H D H J

표 4. Horizon

   

월 화 수 목 금
1 A E B F I
2 A E B F I
3 B F A E I
4 B F A E I
5 C G D H J
6 C G D H J
7 D H C G J
8 D H C G J

표 5. Cross

월 화 수 목 금
1 B F A E I
2 A E B F I
3 A E B F I
4 B F A E I
5 D H C G J
6 C G D H J
7 C G D H J
8 D H C G J

표 6. Shuffle

   

월 화 수 목 금
1 B F A E I
2 A E B F I
3 A E B F I
4 B F A E I
5 C G C G J
6 C G C G J
7 D H D H J
8 D H D H J

표 7. S+H Combo

월 화 수 목 금
1 B F A E I
2 A E B F I
3 A E B F I
4 B F A E I
5 C G D H J
6 C G D H J
7 D H C G J
8 D H C G J

표 8. S+C Combo

   

월 화 수 목 금
1 B E B E I
2 A E B F I
3 A F A F I
4 B F A E I
5 D H C G J
6 D G D G J

7 C G D H J
8 C H C H J

표 9. S+H+C Hybrid

3. 1모듈-3블록과 1모듈-4블록의 비교

간단히 계산하면 1모듈-4블록 모델이 1모듈-3블록 

모델에 비교하여 배치될 수 있는 교과목 수가 어든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평면 으로 배치할 수 있는 모듈 

수는 일주일에 각각 10과 13이다. 그러나 식시간이라

는 거의 필수 인 조건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수강신청

하거나 학과에서 한 학년의 공을 배치할 수 있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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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사용 가능한 모듈의 수는 [표 10]과 같이 달라진다. 

평면적 배치
[공급자 관점]

동시 사용 가능 [수요자 관점]
= 평면적 배치 – (충돌 – 중복)

최소 최대

1모듈
-3블록

8시간×5일÷3블록
≃ 13

13 – (5 - 0)
= 8

13 - (5 - 5÷2)
= 10

1모듈
-4블록

8시간×5일÷4블록
= 10

10 – (0)
= 10

10 – (0)
= 10

표 10. 3시간-1과목의 배치 및 사용 가능 모듈 수

[증명: 표 10의 계산] 1과목이 3시간이고 4 5 교시  

하나를 식시간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제를 하면 1모

듈-4블록 모듈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모듈 하나

라도 사용 못하게 하지는 않으면서 식시간을 확보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1모듈-3블록 모델에서는 4 5

교시를 각각 포함하는 두 모듈은 상호배타 이므로 동

시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를 충돌한다고 정의

하자. 를 들어 [표 1]의 (C E) (D F) (B H)와 [표 2]의 

모듈 (B C) (J G) (J K)는 충돌하는 모듈 이다.

1모듈-3블록 모델에서 일주일에 충돌 횟수는 월~  5

번이다. 그러나 하나의 동일한 모듈의 블록들이 4 5교

시에 복하게 나오게 함으로써 실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모듈을 일 수 있다. 에를 들어 [표 2]에서 모듈 

이 (B C) (J G) (J K)인데 모듈 J가 2번 복되므로 

모듈 J를 식시간으로 사용하면 모듈 J와 K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충돌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모듈 수는 3

개에서 2개로 하나 어든다. 1모듈-3블록 모델이 1+2

블록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4 5교시에 모

두 다른 모듈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복 배치하여 

충돌로 사용 불가능한 모듈을 일 수 있는 횟수는 최

 5÷2≃2번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모듈의 개수는 [표 10]과 같이 계산된다. (Q..E.D.) 

동시 사용 가능한 모듈 개수가 1모듈-4블록 모델의 

경우 항상 10이지만, 1모듈-3블록 모델은 최 의 경우 

10으로 같고 최소의 경우는 8로 오히려 어든다는 의

외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더 요한 것은 오  오후 각

각 4시간 시간표에서는 칭 으로 모듈의 블록들의 

배치하는 것이 1모듈-3블록에서는 어려우며 임시방편

(ad-hoc)으로 배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이다. 

따라서 [표 1]과 같은 경우 식시간 확보가 어렵고 [표 

3]의 경우 1시간의 식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상이 발생한다.

1모듈-4블록의 칭성의 장 에 해서는 다음 장에

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평면 으로 3과목을 더 배치

하여 공간의 활용률을 높이거나 식시간 없이 강의선

택폭을 높이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모듈-3블록보

다는 1모듈-4블록이 유연성과 제어성을 가지고 식시

간을 조 하는 등 장 이 월등히 많다.

공 자 에서 공간 활용률을 비교할 때 상한선

(upper bound)이 100%인 1모듈-3블록에 비하여 1모듈

-4블록은 상한성이 75%로 어든다는 것이 유일한 단

이다. 1모듈-3블록이 평면 으로 더 많은 과목을 배

치해도 어차피 식시간 때문에 충돌하는 두 과목은 동

일한 모듈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평면

으로 3과목 더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의 장 이 수요자 

에서는 특별히 없는 것이다.

Ⅲ. 잠재블록을 가진 대칭적 1모듈-4블록 모델

앞 장의 [표 1-표 3]까지의 시간표 모듈은 확정블록, 

비정블록, 사용불가블록으로 구성된다. 이 장에서는 확

정블록만으로 구성된 [표 4-표 9]의 칭 인 1모듈-4

블록에서 하나의 모듈 당 확정블록 하나를 잠재블록으

로 응시켜 얻을 수 있는 장 들과 그 운용 등에 해

서 논한다. 여기서 잠재블록이란 특정모듈에게 우선권

이 있으나 다른 모듈로도 사용될 수 있는 블록을 말한

다.

[표 11-표 16]은 [표 4-표 9]를 잠재블록과 모듈 괴 

시 일차 으로 권고사항으로 응시킨 것으로 잠재블

록들은 바탕이 흰색으로 권고사항은 소 호 <>로 표

되어있다. 잠재  블록은 주로 식시간 는 상담시간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된 것이며, 권고사항 <>은 

월~목의 경우 3시간 연강을, 외 인 요일의 경우 

오 에 모듈 I J에 2블록씩 할당하고 그  월~목 사이에 

1블록씩 할당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좋은 요한 특성은, 1과목 3시간을 가정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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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어느 잠재블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그 잠재블

록이 속한 모듈의 선택권이라는 유연성이 없어지는 것

이지만 그 모듈은 여 히 사용 가능하다는 이다. 역

시 권고사항 <>으로 다른 모듈로 사용된 확정블록이 

있어도 본래 그 확정블록이 속한 모듈이 사용되지 못하

도록 완 히 괴되는 것은 아니다.

월 화 수 목 금
1 A E A E I
2 A E<F> A<B> E I
3 B<A> F B F<E> I< J>
4 B F B F I
5 C G C G J
6 C G <H> C <D> G J< I>
7 D<C> H D H<G> J
8 D H D H J

표 11. Adapted Horizon

월 화 수 목 금
1 A E B F I
2 A E B F I
3 B<A> F<E> A<B> E<F> I< J>
4 B F A E I
5 C G D H J
6 C <D> G <H> D<C> H<G> J< I>
7 D H C G J
8 D H C G J

표 12. Adapted Cross

월 화 수 목 금
1 B<A> F<E> A<B> E<F> I
2 A E B F I
3 A E B F I< J>
4 B F A E I
5 D H C G J
6 C G D H J< I>
7 C G D H J
8 D<C> H<G> C <D> G<H> J

표 13. Adapted Shuffle

월 화 수 목 금
1 B<A> F<E> A<B> E<F> I
2 A E B F I
3 A E B F I< J>
4 B F A E I
5 C G C G J
6 C G<H> C <D> G J< I>
7 D<C> H D H<G> J
8 D H D H J

표 14. Adapted S+H Combo

월 화 수 목 금
1 B<A> F<E> A<B> E<F> I
2 A E B F I
3 A E B F I< J>
4 B F A E I
5 C G D H J
6 C <D> G<H> D<C> H<G> J< I>
7 D H C G J
8 D H C G J

표 15. Adapted S+C Combo

월 화 수 목 금
1 B<A> E B E<F> I
2 A E B F I
3 A F<E> A<B> F I< J>
4 B F A E I
5 D H C G J
6 D<C> G D G<H> J< I>
7 C G D H J
8 C H<G> C <D> H J

표 16. Adapted S+H+C Hybrid

1. 모델별 요구 수용성 비교

[표 17]은 학시간표를 작성할 때 요구되는 사항들 

에 기본 인 몇 가지를 나열하고 제안된 모델들이 모

듈을 깨지 않으면서 이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비교한 것이다. 단 모든 모델에서 동일한 요일을 제

외하고 월~목요일을 기 으로 한 것이다. 수용성이 좋

을수록 더 짙은 회색으로 표 되어 있다.

잠재  식시간은 별도로 식시간이 없으므로 가

장 요한 요구사항이고, 2+2 블록으로 구성된 모듈은 

실험실습이 있는 이공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1과목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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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수업을 한 것으로 역시 모듈 괴를 방지하기 

해서는 모델의 요한 수용성이다. 한 연속 인 3

블록을 사용할 때 다른 모듈을 깨지 않는 것도 필요한 

수용성이다. 나마지 동일 시간 와 선호 시작시간은 주

로 교수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다.

2. 모듈 할당 전략 및 동적 운용

제안된 시간표 모델들에서 교과목들에 비어있는 모

듈들을 할당하면서 시간표를 작성할 때 모듈 괴를 최

소화하면서 식시간 등 여러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

는 것은 본래 NP-hard 문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

화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경험 (heuristic)으로 좋은 

해가 상되고 사람 손으로 수행하거나 소 트웨어로 

구 하기 쉬운 그리디(greedy) 방법 하나를 제시한다.

잠재
식시간

2+2 블록 
모듈

연속
3 블록

동일 
과목
동일 
시간

선호 
시작시간

1 
교시

2 
교시

S Univ 확정적 1일
오전 1개
오후 4개

오후 3개 × ○ ×

W Univ 확정적 2일
오전 1개
오후 2개

오후 1개 ○ ○ ×

N Univ 확정적 4일 오후 1개
오전 1개
오후 1개

× ○ ×

Adapted
Horizon

4교시 2일
5교시 2일

오전 4개
오후 4개
(동시 6개)

오후 4개 ○ × ×

Adapted
Cross

4 5교시 4일
오전 4개
오후 4개
(동시 4개)

오전 4개
오후 4개

× ○ ○

Adapted
Shuffle

4 5교시 4일 0개
오전 4개
오후 4개

× ○ ○

Adapted
S+H 

Combo

4교시 2일
4 5교시 2일

오후 4개
오전 4개
오후 4개

오후 
○

○ ○

Adapted
S+C 

Combo
4 5교시 4일 오후 4개

오전 4개
오후 4개

× ○ ○

Adapted
S+H+C
Hybrid

4 5교시 4일
오전 2개
오후 2개

오전 4개
오후 4개

○ ○ ×

표 17. 수요자 요구사항의 수용성 비교 (월~목)

이 그리디 방법에서는 모듈을 할당하기 어려운 교과

목부터 먼  처리하고 잠재블록보다 확정블록을 우선

으로 할당하는 략을 가진다. 이 략의 근거는 모

듈 괴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모듈들의 선택

권을 가능하면 유지하기 한 것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학교에서 보통 1과목이 일주

일에 2, 3, 4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2, 2+1(or 3), 2+2

의 시간(믈록)으로 나 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일단은 

먼  비어있는 크기 2인 확정블록을 선택하고 나머지 

블록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추가가 가능한 비어있

는 블록이 없으면 그 교과목의 할당은 다음 처리 단계

로 미룬다.

즉, [표 18]의 처리 ①~④, 후처리 ⑤~⑦, 그리고 

외처리 ⑧의 순서 단계로 교과목들을 처리하는데, 처

리와 후처리는 일단 크기 2인 확정블록이 있다고 가정

하고 추가될 수 있는 블록을 탐색함으로써 모듈 할당이 

이루어진다. 이 표에서 1블록과 2블록은 가각 크기가 1

과 2인 모듈 블록을 의미하며, 3~6교시 의 블록은 상

하에 있는 잠재블록  어도 하나가 이미 할당되어있

지 않아야 비어있다고 간주한다.

단계
시간
구성

추가 블록

전
처
리

① 2+2 동종 1확정블록 + 동종 1잠재블록

② 3 <>로 표시된 이종 1확정블록

③ 2+1
동종 1확정블록

(없으면 동종 1잠재블록)

④ 2 (추가 없음)

후
처
리

⑤ 2+2
이종 1확정블록

+ 이종의 동종 1잠재블록

⑥ 3
이종 1잠재블록

(이종 1확정블록: ②에서 처리됨)

⑦ 2+1
이종 1잠재블록

(없으면 이종 1확정블록)

예
외
처
리

⑧

2+2
3
2+1
2

임시방편적(ad-hoc)으로 처리

표 18. 교과목별 모듈 할당 순서 및 방법

[표 18]에서 ①~⑦까지 처리 후에 남는 교과목들의 

수는 요구사항들에 복잡함과 비례할 것인데 이와 같은 

그리디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는 남는 교과목들은 모듈

을 최소한으로 괴하도록 임시방편 (ad-hoc)으로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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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표 4-9]의 칭  1모듈-4블록 모델 에 교

차(cross)와 셔 (shuffle)  S+C 콤보(combo)의 경우

에는 칭성이 강하다는 을 이용하여 시간표 모듈 자

체를 요구사항에 따라 탄력  는 동 으로 운 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를 들면 수강자  교수자 등의 1교시 는  8교시

 기피가 많으면 [표 19][표 20][표 21]과 같이 4교시

의 잠재블록을 각각 1교시 로 환하거나 5교시  잠

재블록을 8교시 로 환할 수 있다.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1 A E B F I 1 A E B F I
2 A E B F I 2 A E B F I
3 B F A E I 3 B F A E I
4 B F A E I 4 B F A E I
5 C G D H J 5 C G D H J
6 C G D H J 6 C G D H J
7 D H C G J 7 D H C G J
8 D H C G J 8 D H C G J

표 19. Other Adapted Crosses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1 B F A E I 1 B F A E I
2 A E B F I 2 A E B F I
3 A E B F I 3 A E B F I
4 B F A E I 4 B F A E I
5 D H C G J 5 D H C G J
6 C G D H J 6 C G D H J
7 C G D H J 7 C G D H J
8 D H C G J 8 D H C G J

표 20. Other Adapted Shuffles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1 B F A E I 1 B F A E I
2 A E B F I 2 A E B F I
3 A E B F I 3 A E B F I
4 B F A E I 4 B F A E I
5 C G D H J 5 C G D H J
6 C G D H J 6 C G D H J
7 D H C G J 7 D H C G J
8 D H C G J 8 D H C G J

표 21. Other Adapted S+C Combos

   

특히 셔  모델은 완 한 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를 이용하여 교수자들의 1교시 는 2교시 시작 선호가 

편 되어있을 때 잠재블록을 동 으로 교체(swap)하거

나 충돌을 최소화하기 하여 일차 으로 그 선호를 배

제하고 할당한 후 잠재블록의 교체로 그 선호를 충족시

킬 수 있는지 후처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고 부분  충족만이 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략으로, 를 하나 들면, 어느 학과

에 2교시 시작 선호에 편 되어 있으면 모두 만족시키

는 것은 어려우므로 4교시와 5교시 을 잠재  블록 

행으로 하고 일차 할당을 수행한 후 같은 요일의 1교시 

행과 4교시행간에 맞바꿈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후처

리하여 가능한 것은 1교시 시작에서 2교시 시작 선호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3. 적응형 대칭적 1모듈-4블록 모델의 장점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제시된 응형 칭  1모

듈-4블록 모델이 가지는 칭성과, 여기에 더하여 잠재

블록으로 응시킨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장 들을 분석

하여 정리하면 [표 22]과 같다.

장 가능한 사항

유연성
(flexibility)

- 중식시간 확보
- 1과목3시간에 선택권 부여
- 1과목4시간도 수용
- 1과목2시간에도 적합
- 1 2교시 시작 선호도 고려

제어성
(controllability)

- 잠재블록의 동적 운영
- 정해진 중식시간의 유도
7 8교시 연강 (외딴 8교시 배제)
1 2교시 연강 (외딴 1교시 배제)
1 2교시 시작 선호도 제어

예측성
(predictability)

대칭성으로 인한 동일한 이동 예측

균형성
(balance ability)

중식 전후로 3 4시간 동일한 배분

표 22. 적응형 대칭적 1모듈-4블록 모델의 장점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칭  1모듈-4블록 시간표 모델들을 

제시하고, 식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모듈-4블록 

모델은 1모듈-3블록 모델에 비하여 수요자의 에서 

아무런 손실이 없거나 더 좋다는 을 비교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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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공 자 에서는 이론 으로는 공간 활용률의 

상한선(upper bound)이 100%가 아닌 75%로 감소한다

는 단 이 있다.

제안된 칭  1모듈-4블록 시간표 모델에 잠재 으

로 결정된 블록과 권고사항을 도입시켜 응시킨 효과

인 모델들과 운용 략을 제시함으로써, 수요  

에서는 아무런 손실 없이 그리고 공 자 에서는 공

간사용률 상한선의 감소를 감안하면, 여러 장 들을 얻

을 수 있음을 설명하 다. 표 인 장 으로는 시간표 

작성 시 유연성(flexibility)과 제어성(controllability)이

며 측성(predictability)과 균형성(balance ability)도 

더불어 제공된다.

본 논문에서 하루 8교시로 구성되는 월~목을 심으

로 하여 제안된 시간표 모듈 모델들은 학교의 시간표

를 구성할 때 실제 환경을 고려하여 직  는 변형하

여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향후의 연구로는 

제안된 모듈 연구를 본래 시간표작성 문제의 해결방식

의 하나로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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