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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 1.1� 인공지능� 헬스케어� 개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

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 디지털 기술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혁명

은 우리의 생활방식과 산업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인류문명에 주는 충격도 엄청나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좀 더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로 전망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핵

심 경쟁 원천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능력, 학습능력, 추론능력, 이해능력 등과 같이 인

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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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의미한다[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헬스케어 산업에 적용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을 통해 미래 헬스케어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하여 질환 발현 시기를 예측하거나, 개인 맞춤

형 진단 및 생활 습관 정보 제공을 통해 질병 발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이

는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유전정보, 진료정보, 생

활습관정보 등)의 출현과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 기술로 부각됨에

따라 영상진단, 질병 예측 및 치료, 신약개발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시스템은

여러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 로봇의

개발, 질병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

술이 의료산업 분야에 급속히 도입이 되면서 조만

간 의료 시설과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로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3].

� 1.2� 인공지능� 헬스케어� 교육의� 필요성

인공지능은 기반 기술 성격이 강하여 여러 산업

에 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더불어 타 산업으로의 적용을 통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등 파급효과가 발

생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열풍은 특정 분야를 넘어

이미 전 산업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경제

및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할 범용기술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문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4].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이 핵심 과제

로 떠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기반 교

육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교육 저변

을 확대해 국민이 보유한 인공지능 잠재력을 극대

화 할 것으로 생각하며, 최근 4차 산업혁명과 CO

VID-19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

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초·중·고교에서는 AI

과목을 2025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하였

고, 대학에서도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을 통하여 다

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5].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 국가를 지향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충분

하지 않고, 동시에 국내외 우수 인재의 유치·활용

규모도 작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R&D 중심의 인력양성 정책을 우선적으

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 및

타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및 적

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6].

따라서, 국가 수준 및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

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

해서는 인공지능 인력에 대한 단계별 명확한 정의

와 현 분류체계 내 각 산업과의 연계성, 직무,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 대상의 인력 수요 통

계의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인력양성 정책 및 전략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인력양성의 초기 단계에서 석ㆍ박사

급의 고급 인력의 집중 양성은 인공지능 분야의

확산에 필수적 사항이지만, 초·중·고교 학생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기초

수준의 이해와 인식 제고 역시 그 중요성이 낮지

않다. 또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공고히 확산되

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한 중급 수

준의 인공지능의 실무 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병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인공지능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은 혁

신과 발전을 이루고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의

료 진단, 예방, 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활용은

전문가의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며, 신뢰성과 안전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헬스케어 전문가들

은 인공지능의 동작 방식과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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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해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헬스케어는 많은 양의 데이

터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 정제, 모델링, 예측 등을 위

한 효과적인 관리 및 분석 기술에 대한 교육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인

공지능의 윤리적인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를 검

증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

스 및 기술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문대학 수

준의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내 의료(헬스케어)서비스

및 기술, 산업 현황, 인공지능 인력양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문대학 수준의 헬스케어 인

공지능 인력양성에 대한 방향을 제안한다.

2.� 본론

� 2.1�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및� 기술

인공지능 기술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활용되

고 있고, 특히, 헬스케어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투

자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50건 이상의 투

자가 이루어졌으며 총 투자금액은 약 71억 달러에

달했다[7]. 헬스케어 인공지능이란 질병을 진단 또

는 예측함에 있어 인간의 지능(학습능력, 추론능

력, 지각능력, 이해능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

발된 기술을 의미한다. 2016년 구글의 자회사 딥마

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인간을 능가하는 연산능

력을 보여준 사건은 인공지능이 충분히 많은 의료

데이터를 축적·학습한다면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

한 의료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Fig. 1]과 같이 인공지능과 헬스케어의 융합은 의

사결정 지원·프로세스 효율화 등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8].

ICT의 획기적인 발달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

드 등의 기술로 인해 인간의 모든 활동이 PC, 모바

일, 웨어러블 기기등으로부터 수집되어 데이터화

되고 있으며, 전문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료기

록(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병원

정보시스템(HIS) 등에 의해 대규모 의료데이터 축

적환경이 대학병원 등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및 클라우딩 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축적된 데이터

를 통해 [Fig. 2]와 같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

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었다[9].

  [Table 1]과 같이 헬스케어 인공지능과 관련하

여 국내 스타트업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용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은 질병을 예측, 진단 및 치

료·처방에 이르는 의료프로세스 전주기 과정에서

[그림� 1]�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적용� 방식

[Fig.� 1]� AI-based� healthcare� application� method�

[그림� 2]�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Fig.� 2]� AI-based� health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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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질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활용성

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된다.

Corp. Contents

Vuno

Clinical� diagnosis� through� medical� image�

(X-ray,� CT,� MRI)� recognition� and�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algorithm�

technology

Lunit

Clinical� diagnosis� of� medical� imaging� (chest�

X-ray,� mammography)� and� development� of�

image� recognition� and� deep� learning�

algorithms

Standigm
Using� Machine� Learning� Technology� to�

Develop� New� Drugs

Diotek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medical�

recording� system� that� converts�

doctor-patient� conversation� speech� into� text

Syntekabio

Development� of� a� platform� for� discovering�

new� antigens� based� on� cancer� genome�

analysis� and� AI� deep� learning� technology

Selvas

Support� for� voice� recognition,� voice�

synthesis,�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ased� on� deep� learning� technology

Phenomx

Development� of� medical� diagnostic� products�

through� deep� learning-based� medical� image�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able� 1]� Current� status� of� domestic� startup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healthcare

[표� 1]�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 국내� 스타트업� 기업� 현황  

또한 [Table 2]와 같이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기계학습, 딥러닝 알고리즘의 개발, 의료용어 자연

어 처리, 영상인식 및 음성인식 등의 기술 개발은

세계적으로 스타트업기업들이 획기적이고 도전적

인 기술개발을 이끌어 온만큼 우리나라의 중소기

업들이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분야이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대

한 양의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 등에 따른 규제들이 헬스케어

관련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한 개인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10].

� 2.2� 인공지능� 헬스케어� 인력양성� 현황

국내 500대 기업 대상 인공지능 도입 현황 및 계

획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의 57%가 인공지능 기술

을 실제 업무에 적용중이며, 그중 93%가 추가 도입

예정에 있다. 도입 분야로는 상품개발, 고객서비스,

업무개선, 영업, 인사 등에 적용중이며 인공지능 도

입 기업들의 80%가 업무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

하였으며, 93%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인공지능 인재 부족의 가장 큰 문제

점으로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

두되고 있다. 주요국 대비 인공지능 인재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인

구수 대비로 비교해도 OECD 주요국 대비 열악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분야 핵심 연구자 상위 500명을

기준으로 한국은 1.4%에 불과하며 대학생 수 대비

Tech. Contents
Application� to� health

care

Machine�

learning

/

Deep�

learning

A� computer� program�

that� allows� you� to�

learn� on� your� own�

based� on�

programmed� logic� or�

formal� rules� when�

new� data� is� given

Self-analyze� data�

based� on� healthcare�

big� data� to� help�

develop� new� drugs,�

medical� imaging� and�

voice� recognition,�

and� medical� service�

decision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he� field� of� study� of�

knowledge� and� skills�

so� that� computers�

can� understand�

human� language

Text-bas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BM�Watson� has� the�

world's� best�

technology

Image�

recognition

Iidentifying� and�

locating� the� object�

in� the� image� such� as�

a� photo,� video,� etc.�

is� given

It� helps� doctors�

diagnose� and�

prescribe� through�

medical� image�

analysis

Voice�

recognition

The� process� by�

which� the� computer�

listens� to� and� maps�

acoustic� signals� to�

textual� information

Providing� help� to� the�

healthcare� industry�

through� medical�

recordings� and�

real-time�

conversation�

interpretation

[Table� 2]� Maj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Healthcare

[표� 2]� 헬스케어� 분야� 주요� 인공지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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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에 불과해 절대적인 숫자나 상대적 비교로도

인공지능 선도국에 대비하여 뒤처지고 있다. 인공지

능 분야의 고도화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주도

정책이 발표ㆍ시행되면서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인력의

양과 질 모두에서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취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11][Fig. 3].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기업의 AI 활용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283개사중 53%는 A

I 도입 및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적합한 기술을 보

유한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꼽아 인공지능 도입

및 융합을 위해서 체계적인 인공지능 전문인력 확

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인

공지능 중소･벤처기업은 인공지능 인재난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력 한계요인

으로 자금보다 인재 부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

였다[12].

인공지능 분야 인력 수요를 특정하여 전망한 연

구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소프트웨

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유망 SW 분야의 미래

일자리 전망’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증강ㆍ

가상현실의 4개 분야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

년까지 5개년 동안의 신규 SW기술 인력에 대한

수준별 수급을 전망하였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상승하

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

세 속에서 인공지능에 관련한 전문화된 일자리와

직업군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프트웨

어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Table 3]과 같이

2018년 인공지능 분야 SW인력 수요는 1,695명으

로, 2018~2022년의 기간동안 총 14,139명의 인공지

능 SW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석ㆍ박사

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비중이 9,049명으로 6

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3].

또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학력별 구성 및 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4년제 대졸인

력이 구성 및 채용 인원 모두에서 50% 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문대졸의 경우 현재 7.

1%가 현재 종사 중인 반면 채용 규모는 3.7%인

것으로 나타났다[1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으로는 ‘실무중심 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맞춤형 대학 데이터 교육 확대’

가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재직

자 데이터 기술·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제공’ 54.3% 순으로 조사되었다[15].

구분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석사 박사 소계

N % N % N % N % N %

AI

기술

전체 77 7.1 592 54.3 300 27.5 121 11.1 1,090 100.0

SW 77 7.5 564 54.9 272 26.5 115 11.2 1,028 100.0

HW 0 0.0 28 45.2 28 45.2 6 9.7 62 100.0

채용

규모

전체 14 3.7 204 54.0 127 33.6 33 8.7 378 100.0

신입직 12 6.0 114 56.7 62 30.8 13 6.5 201 100.0

경력직 2 1.1 90 50.8 65 36.7 20 11.3 177 100.0

[Table� 4]� Artificial� Intelligence� SW� manpower� demand�

forecast

[표� 4]� 인공지능� 전문인력� 학력별� 채용� 규모� � � � (단위:명,� %)

[그림� 3]� 주요� 국가별� AI� 도입� 비율

[Fig.� 3]� AI� adoption� rates� around� the� world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초급 153 221 246 301 351 1,273

중급 458 664 739 904 1,053 3,818

고급 1,085 1,574 1,752 2,143 2,496 9,049

전체 1,695 2,459 2,737 3,348 3,900 14,139

[Table� 3]� Artificial� Intelligence� SW� workforce� demand�

forecast

[표� 3]� 인공지능� SW� 인력�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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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시책으로 다양한 산

업 분야의 인공지능 R&D 및 인공지능 융합이 가

속화 될 예정이지만 해당 산업분야에서는 인공지

능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 부족으로 지속적인

애로사항 발생 및 인공지능 융합 지연 발생이 예

상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공지능 전문인

력양성 사업으로 학사, 석․박사 등 고급전문인력

의 충분한 수급․제공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인공지능 사업

추진현황 및 R&D 지원현황 등을 감안하고 산업분

야별 효과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

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핵심

기술인 만큼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연계를 고려해

야 하며, 국가 수준의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현 분류체계 내 각 산업과의 연계

성, 직무,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 대상의

인력 수요 통계의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

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인력 양성 정책 및 전략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특정 분야 데

이터를 확보·학습시킨 인공지능은 특정 산업 영역

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타 기술·산

업의 혁신에도 적용 가능하다[16]. 특별히 헬스케

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정형·비정형의 수집한 데이터를 가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헬스케어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량

의 의료 데이터 수집 보다는 수집한 데이터를 학

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의료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헬스케어

분야의 필요성에 따라 많은 교육 및 연구 기관에

서 이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

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프로그램에서는 의료 정보

학, 의료 이미징, 생체신호 처리 등과 같은 인공지

능 헬스케어 관련 전공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교육 기관이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학과

(전공)
1학년 2학년 3학년

인공지

능�

융합학

과

(3년제)

∙영상보안기초

∙C프로그래밍

∙하드웨어실습(1)

∙리눅스실습

∙네트워크기초실

습

∙영상보안정보능

력

∙데이터통신

∙하드웨어실습(2)

∙ 서버구축�및�

운용실습

∙데이터베이스기

초

∙센서시스템

∙ 
영상보안수리능

력

∙이미지프로세싱

기초

∙임베디드시스템

∙현장실습(1)

∙데이터구조

∙네트워크운영�및�

구축

∙네트워크보안

∙자바프로그래밍(1

)

∙영상관제(1)

∙웹프로그래밍

∙현장실습(2)

∙자바프로그래밍(2

)

∙영상관제(2)

∙영상네트워크소

프트웨어�

실습(1)

∙ICT실무분석

∙현장실습(3)

∙창업프로젝트실

무

∙지능형영상보안(1

)

∙소프트웨어디자

인

∙이미지프로세싱

실습

∙영상네트워크소

프트웨어�

실습(2)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4)

∙지능형영상보안(2

)

∙영상보안프로젝

트실습

∙영상보안응용시

스템

∙데이터베이스응

용

인공지

능�

컴퓨터�

정보과

(2년제)

∙인공지능수학이

해

∙AI파이썬프로그래

밍기본

∙AI파이썬프로그래

밍활용

∙컴퓨터구조&운영

∙DB모델링&구현

∙자바프로그래밍

기본

∙2D컨텐츠제작

∙인공지능SW코딩�

드론실습

∙ 운영체제

∙자바프로그래밍

활용

∙ Linux운영

∙SQL프로그래밍

∙HTML&CSS

∙자료구조&알고리

즘

∙AR/VR컨텐츠제작

∙인공지능SW코딩

로봇실습

∙ 네트워크�및�

통신

∙JSP&Servlet
∙네트워크운용보

안

∙UI/UX기획설계

∙Javascript&Jquery
∙모바일앱개발응

용

∙AI파이썬활용머신

러닝

∙AI파이썬빅데이터

수집

∙Spring활용실무

∙AWS웹인프라운

영

∙UI/UX제작실무

∙Node.js활용실무

∙모바일앱개발실

무

∙AI파이썬빅데이터

분석�실무

∙AI오픈소스기반�

딥러닝응용

∙취․창업연계캡스

톤디자인

∙취․창업연계캡스

톤구현

[Table� 5]� A� Comparison� of� Curriculums� in�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Departments� in� College

[표� 5]� 전문대학�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육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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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인공지능 헬스케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데이터 과학,

기계 학습,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과 같은 인공지

능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전 학습을 포함하고 있

고, 의료 데이터의 이해와 개인정보 보호, 윤리 및

법적 측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만 헬스케어 인공지

능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전문대학에서는 일반적

인 인공지능학과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헬스케

어 관련 특화된 대학은 없는 실정이다. [Table 5]

는 전문대학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육과정을 나타

내며, [Table 6]은 2019년 3월(2개 학급 52명) ‘서

울뉴칼라스쿨’로 개교한 세명컴퓨터고등학교(인공

지능소프트웨어과 3년)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인

공지능융합과)의 연계·통합한 교육과정을 나타낸

다.

초ㆍ중ㆍ고 학생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

공지능 분야에 대한 기초 수준의 이해와 인식 제

고 역시 그 중요성이 낮지 않으며, 산업 전반에 인

공지능이 공고히 확산되기 위해서는 석ㆍ박사급

의 고급 인력에 대한 집중 양성도 필요하지만, 중

급 수준의 인공지능 활용ㆍ실무 인력 양성 역시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7].

� 2.3� 전문대학� 헬스케어� 인공지능� 직무

인공지능 기술은 지식을 확보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학습지능, 시각, 청각, 언어 등과 같은 한

종류의 입력을 가지고 지식을 확보하는 단일지능

과 여러 형태의 입력을 통합하여 이를 판단하는

복합지능 기술을 포함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

집, 분석, 정제하는 작업과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하는 라벨링 작업도 필

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핸

들링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학문적인 영역보

다는 컴퓨터 언어 기반의 스킬이 중요하고, 이러한

스킬을 가진 인력은 전문대학에서 효율적인 양성

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수학, 컴퓨터공학, 통계학

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머신러닝, 딥

러닝이 가능한 석·박사급 이상의 전문가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위해 연

구에 사용될 질 높은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좋은 데이터

에서 시작한다.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좋은 데이터

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은 원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준비, 그리고 저장으로 진행된다[18][Fig. 4]. 실세

계에 있는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의 형식으로 디지

털화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인간의 전문지식을 활

용해 구조화된다. 중간단계는 데이터에 라벨의 추

가, 검토 및 업데이트를 포함한다. 이 단계는 학습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

작하는 과정이며 실제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세명컴퓨터고)

인공지능융합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프로그래

밍(C)

∙컴퓨터시

스템�

일반

∙응용프로

그래밍화

면구현

∙자료구조

∙데이터베

이스�

프로그래

밍

∙응용프로

그래밍개

발

∙빅데이터�

석

∙응용프로

그래밍개

발

∙스마트문

화앱�

콘텐츠�

제작�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설계

∙디지털공

학

∙프로그래

밍�

∙OS
∙DB기초

∙정보통신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래

밍�응용�

∙컴퓨터�

구조

∙객체지향

프로그래

밍� �

∙컴퓨터�

네트워크

∙DB프로그

래밍

∙임베디드

프로그

래밍

∙객체지향

프로그

래밍�

응용

∙인공지능

기초�

∙네트워크

설계

∙빅데이터

분석�

∙캡스톤디

자인

∙컴퓨터비

전

∙IoT네트워

크�실습

∙웹서버�

구축�

∙인공지능

설계�

∙현장실습

[Table� 6]� Curriculum� of� Seoul� New� Color� School

[표� 6]� 서울뉴칼라스쿨의� 교육과정



JHCLS,� Vol.11,� No.1,� July.� 2023

-� 74� -

수학적으로 정의한 모델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처

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림� 4]�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과정

[Fig.� 4]�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onstruction�

Process

시장 조사 기업인 커그니리타카에 따르면, 인공

지능 프로젝트 시간의 약 80%가 모델 개발에 사

용할 데이터의 수집, 정제, 주석과 관련된 작업에

소비되고, 약 20%만이 알고리즘 개발, 모델 학습

및 튜닝에 사용된다. 인공지능 데이터의 학습에 필

요한 라벨을 추가하고 구조화시키는 것은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데 핵심이며, 학습 모델과 분석 결

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데이터에 대

한 수많은 논의에서 고품질 데이터는 원칙적 수준

에서 중요성이 언급되지만,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에서

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출(detection), 분할

(segementation), 정규화(normalization), 추론엔진

(Inference Engine), 내용기반 질의 등 딥러닝 기

술을 통해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로 검증

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텐서플

로우로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시계열 데이터

를 분석하는 개발자는 많겠지만, 데이터에 정확한

라벨을 붙이고 정제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분야

의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Table 7]. 도메인

에 상관없이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 전

처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19-20]. 따라서 데이

터베이스 및 프로그래밍 언어능력을 기본으로 갖

추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시스템 활용 스킬을 갖

춘다면 전문대학 졸업 후 데이터를 수집, 적재, 관

리, 정제하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엔지니어 직무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학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고난이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보다는 상용화되고 보편화

된 알고리즘과 패키지들을 해당 분야에 맞게 응용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학문

적인 능력이 뛰어난 인재보다는 실전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경험과 스킬을

가진 전문대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데

이터 분석 툴(파이썬 등), 시각적 표현, 데이터의

수집․정제․저장 관련 역량을 갖추면 전문대학

에서 충분한 취업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컴퓨

터 프로그래밍을 위해 필요한 기본 수학 및 통계,

각종 라이브러리 및 매뉴얼 이해를 위한 영어능력

이 필요하며, 활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툴은 계

속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는 파이썬이나 R 등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어떤 새로운 언

어나 스크립트가 활용될지 모르지만, 최근 많이 사

용하는 언어나 툴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새로운 언

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론․개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R, 파이썬과

구분 종사자� 규모

대분류 중분류 1-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합계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수집 259 139 19 23 5 445

DBMS 93 15 4 3 4 119

데이터분석 153 66 15 5 0 239

데이터관리 595 362 72 56 14 1,099

데이터�보안 65 54 15 12 4 150

데이터�

플랫폼
54 22 0 2 0 78

데이터

구축/�

컨설팅

소계 1,219 658 125 101 27 2,130

데이터구축 1,239 719 135 117 42 2,252

데이터컬설팅 260 127 17 12 3 419

소계 1,499 846 152 129 45 2,671

[Table� 7]� 데이터산업� 종사자� 규모� 현황

[표� 7]� Data� Industry� Worke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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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교육은 단순 교과서 위주

의 교육이 아닌 현업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으로 짧은 기간이

더라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담 부서가 운영되

는 기업체와 연계하여 현업의 데이터를 실제로 보

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열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직무를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의 적용해 보면 [Table 8-10]

와 같다. 우선 전문대학 수준의 빅데이터분석 직무

와 DB엔지니어링 직무, 그리고 헬스케어 도메인

이해를 위한 의료정보관리 직무를 각 세분류(직

무) 수준에 제시된 직무 정의, 환경 분석, NCS 능

력단위 및 학습모듈, 경력개발경로 등을 참고하였

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입직수준의 직

무를 재정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분류

체계

◦(대분류)20.정보통신� -� (중분류)01.정보기술� -�

(소분류)02.정보기술개발� -�

(세분류)04.DB엔지니어링

직무

정의

◦업무�요구사항을�달성하기�위하여�전사�

데이터아키텍처�정책과�원칙을�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설계,�구축하고�성능을�

관리하는�일

능력

단위

◦데이터베이스�요구사항�분석(Lv.8)

◦개념데이터�모델링(Lv.7)

◦논리�데이터베이스�설계(Lv.6)

◦물리�데이터베이스�설계(Lv.6)

◦데이터베이스�구현(Lv.4)

◦데이터베이스�성능�확보(Lv.6)

◦SQL�활용(Lv.3)

◦SQL�응용(Lv.5)

◦SQL�작성(Lv.2)

경력

경로

◦DB프로그래머(Lv.3)�→� DB구현담당자(Lv.4)�→�

DB엔지니어(Lv.5)�→�데이터모델러(Lv.6)�→�

데이터분석가(Lv.7)

[Table�9]�Key�Contents�of�NCS�for�DB�Engineering�Job

[표� 9]� DB엔지니어링� 직무의� NCS�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분류

체계

◦(대분류)06.보건·의료� -� (중분류)01.보건� -�

(소분류)01.의료기술지원� -�

(세분류)14.의료정보관리

직무

정의

◦개인건강기록과�진료정보가�정확하고�무결성이�

유지될�수�있게�데이터를�수집� ·�분석� ·�

관리하여�환자진료,�건강증진,�진료비상환,�

교육,�연구�및�정책분석에�필요한�정보와�

통계를�생성하여�이를�활용할�수�있도록�

지원하고,�데이터�질�향상을�지속적으로�

유지하며,�의료정보�이용에�대한�법적�준거성과�

적용기술의�신뢰성을�확인하여�개인정보를�

보호하는�업무�등을�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기여하는�일

능력

단위

◦의료정보�전사(Lv.3)

◦진료정보�지원(Lv.3)

◦의료정보� DB�관리(Lv.4)

◦의료정보�생성·지원(Lv.5)

◦병원통계생성·활용(Lv.5)

경력

경로

◦의료정보�전사(Lv.3),�진료정보�지원(Lv.3)�→�

의료정보� DB�관리(Lv.4)�→�의료정보�

생성·지원(Lv.5)�→�병원통계생성·활용(Lv.5)

[Table�10]�Key�Contents�of�NCS�for�health�and�medical�

Job

[표� 10]� 보건·의료� 직무의� NCS�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분류

체계

◦(대분류)20.정보통신� -� (중분류)01.정보기술� -�

(소분류)01.정보기술전략․계획� -�

(세분류)05.빅데이터분석

직무

정의

◦대용량의�데이터�집합으로부터�유용한�정보를�

찾고�결과를�예측하기�위해�목적에�따라�

분석기술과�방법론을�기반으로�정형/비정형�

대용량�데이터를�구축,�탐색,�분석하고�시각화를�

수행하는�일

능력

단위

◦통계기반�데이터분석(Lv.6)

◦덱스트�데이터�분석(Lv.6)

◦빅데이터�분석�결과�시각화(Lv.5)

◦분석용�데이터�구축(Lv.5)

◦탐색적�데이터�분석(Lv.5)

경력

경로

◦데이터분석가(Lv.5)�→�빅데이터분석전문가(Lv.6)

◦빅데이터시각화�전문가(Lv.5)�↔�

데이터분석가(Lv.5)

[Table� 8]� Key� Contents� of� NCS� for� BigData� Analysis�

Job

[표� 8]� 빅데이터분석� 직무의� NCS�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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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의 활용은

우리 일상의 현실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사물인터넷

이나 빅데이터 등과 결합해 기업의 모든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

ion)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물류, 제조, 의료, 교육, 서

비스, 쇼핑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혁신 전략과 대책이 필요

하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고도화된 지식기

반 산업사회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이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반 4년제

대학교와 비교하여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관련 산업체와 밀접한 현장실무 중심의 특성화

된 전문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헬스케어 인공지

능 교육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개선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공지능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헬스케어 분야

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다양

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헬스케어에 관한 지식,

멀티모달 의료 데이터(음성, 영상, 텍스트 등), 다

양한 소스(연령, 성별, 인종, 기계 등)에 대한 전반

적인 환경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

째, 전문대학에서는 이론적인 교육 보다는 산업 현

장과 협업을 통해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실

무 프로젝트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자

체의 개발보다는 이미 보급된 알고리즘이나 라이

브러리 활용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

입장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별히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은 기본적인 문법 교

육 후,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캡스톤 디자인,

종합설계 등의 교과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산학

연계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술적

인 완성도가 높은 고난이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보다는 상용화되고 보편화된 알고리

즘과 패키지들을 헬스케어 분야에 맞게 응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될 것이다. 셋째, 전문대학에서

인공지능 인력 수요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과 관

련된 분야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베

이스 및 프로그래밍 언어능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시스템 활용 스킬을 갖춘다면,

전문대학 졸업 후 데이터를 수집, 적재, 관리, 정제

하는 초급 빅데이터 엔지니어 직무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즉, 대학교 및 대학원은 머

신러닝, 딥러닝 중심의 교육과정이 현실적이라면,

전문대학은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 및 인력양성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인공지능의 교육

은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역

량을 갖추면 학력과 상관없이 취업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넷째, 데이터 처리 분야는 특정

학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선

하기 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와 관련

된 산업체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력 요구사항을 정확히 정의하여 교육과정

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발굴

된 산업체가 반드시 교육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

여(학생선발, 교육, 현장체험, 현장실습, 평가, 취

업, 재직자 교육 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

대학에서는 실무내용 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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