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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

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에 의하여 ‘인간의 학습 능력과 지능의 특징들을 정

확하게 기술하면 이것을 모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데, 그것이 인공지능이다’라고 언급한 데서 유래한다. 오늘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의료기술 등처

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의 학습 능력, 사

물인지 능력, 글이나 말의 의미 인식 능력 등과 같은 인간의 지

적 능력을 모방하여 컴퓨팅 기술로 실현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통해 초·

중·고 교육과정에서 디지털·인공지능 소양 함양 교육 강화, 

교육과정 전 과정에 걸친 인공지능 융합을 다룰 것을 제시하

였다[1].

이와 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적 흐름 속에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미

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2], 

이는 대학에서 방사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

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도 X-선 등의 의료

영상과 진단자료를 딥러닝(deep learning) 등의 인공지능 기

술로 환자의 병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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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 이강현·김준혁[3]에 따르면, IBM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Watson for oncology의 경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방사선 임상 적용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실제 환자에게 도움

이 되기 위해서는 과장이 아닌 실체적 접근이 필요[4]하기에, 

김상현 등[5]은 현직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따

른 역할과 인식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대학에서 

의료 인공지능 기술 관련 수업 개설이 71%로 가장 높은 응답률

을 보였다. 나아가 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병원에서 방사선사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거의 50%의 응답자

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불안

감을 나타낸 결과로 풀이되며,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하여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 최신 기술에 대한 방사선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인식도 조사[6]에서도, 대학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강조되었다[7]. 이렇듯 의료영상 분야의 발전을 선도

할 핵심기술로 자리 잡은 의료 인공지능[8] 분야는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대학 방사선학과에서도 이에 따른 인공지

능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등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회사들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달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

가가 인공신경망 모형을 구축하거나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등

의 내용을 다루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9]. 이에 이미 구현되

어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요소들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응용을 쉽게 수행해 볼 수 있다면 초보자들에게는 매우 쉬울 것

이다[10]. 이러한 측면에 가장 부합되는 플랫폼이 바로 Orange 

플랫폼이다. Orange 3은 텍스트 코딩 없이 드래그앤드드롭 방

식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컴퓨터 과학과 관련

한 개념과 원리를 구현하는 노-코드(no code)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인공지능 분석 도구이다[11].

이렇듯 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들에게도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방사선 관련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range 3의 이용 방법과 

함께 이를 이용한 분석 사례를 보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대

학교 방사선학과의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선 필요성 인

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관련 리터

러시(literacy) 학습력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Ⅱ. 연구 방법

1.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다양한 내용 중 현재 방사선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일 것이다. 인

공지능을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하위개념인 기계학

습이다[8]. Fig. 1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

과 관련된 용어들의 관계도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 등은 일정 부분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는바 상호 독립적

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특히 인공지능은 디지털의 발전과 빅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예로 인공지능의 하위개념인 기계학

습은 경험 기반의 지식을 구현하여 분류(classification), 예측

(prediction), 질병의 탐지(detection) 등을 수행하는데, 여기

에서 파생된 딥러닝(deep learning)은 계층 구조를 이용한 대

표학습을 통해 스스로 데이터에서 유용한 특징을 추출함[12]으

로써, 코로나 19 흉부 X-선 판독[13], 뇌출혈 컴퓨터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정확

도를 평가[14]한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사선 영역에서 오늘

날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한편 의료영상 분석에서 인공지능

의 최근 이용 동향은 이길재·이태수[15]에 잘 정리되어 있다.

Fig. 1.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ata science, and big data

2. Orange 3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계학

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오픈-소스(open source) 도구에는 

RapifMiner, KINME, R, Orang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개

되어 있다. 이들 도구는 모두 각자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healthcare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Santos-Pereira 등[16]

에 요약·정리되어 있다. 한편 GUI를 고려할 때는 KINM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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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apidMiner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연구[17]도 

있으나, 사용자의 편리성을 생각할 때는 위젯(widgets)을 이용

하는 Orange가 추천되는 연구[18]도 있다. 

Orange 3은 1996년 슬로베니아의 류블랴나 대학에서 개발

된 도구로 기계학습 및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오픈-소스(open 

source) 도구이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잡한 텍스트 코딩 없이 캔버스 위로 위젯을 드래그앤

드드롭(drag and drop) 하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분

석할 수 있기에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배우는 초보자에게 매

우 적합한 도구이다. 산점도(scatter diagram), 상자-그림

(box plot), 도수분포표(frequency table) 등 데이터를 직관적

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 제공과 함께, 회귀(regression), 

분류, 군집(cluster) 등 기계학습 모형 및 모형의 성능평가도 

할 수 있다. Orange 3은 http://orangedatamining.com에

서 내려받을 수 있다(Fig. 2).

Fig. 2. Orange 3 download screen

3.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유형은 학습유형에 따라 구분되는데,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에는 분류와 예측이 있으며 비

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에는 군집 등이 있다. 분류 

모형은 레이블(종속변수)이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유사한 

성질을 갖는 데이터끼리 분류한 후, 새로 입력된 데이터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찾아내는 기법이다. 분류의 대표적인 기법에

는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s),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로

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등이 있다. 다음 군집은 비

슷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의 집단이다. 따라서 군집화는 데이

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들을 유사한 정도에 따라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군집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k-평균 군집화

(k-means clustering),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with noise) 등이 있다[19].

4. 자료수집

대학 방사선학과 학생들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

하여 Orange 3 사용 사례를 소개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

할 자료는 2가지이다. 먼저 정형데이터로는 의료기관 방사선관

계종사자 개인 피폭선량 자료를, 비정형데이터로는 코로나19 

관련 X-선 영상자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진단용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01,964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20],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

한 규칙’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피폭관리센터에서

는 정기적으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조사·관

리하고 있다. Table 1은 2021년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

Table 1. Distribution of annual average explosive doses in 2021 year by section (man·mSv)

Dose section Radiologist Radiological technologist Nurse Collective dose

∼0.1 85.86 772.47 331.76 85.86

0.1∼0.2 23.55 402.59 118.56 23.55

0.2∼0.3 10.87 378.45 92.73 10.87

0.3∼0.4 9.45 354.52 78.05 9.45

0.4∼0.5 8.59 371.14 63.49 8.59

0.5∼0.6 8.94 356.53 60.3 8.94

0.6∼0.7 8.53 317.55 42.33 8.53

0.7∼0.8 9.37 329.23 32.09 9.37

0.8∼0.9 5.94 342.18 35.25 5.94

0.9∼1.0 4.68 294.04 32.48 4.68

1.0∼2.0 31.69 2847.35 242.05 31.69

2.0∼5.0 50.87 6293.63 235.23 50.87

5.0∼20.0 189.81 10295.6 170.11 189.81

20.0∼50.0 0 1619.63 21.82 0

50.0∼ 0 442.7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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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간호사 집단의 연간평균피폭선량 자료로 본 연구에서 사용

할 첫 번째 데이터이다.

두 번째 데이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69명과 정상(normal) 

소견을 보인 25명에 대한 X-선 영상으로 비정형데이터인데, 

케글(www.kaggle.com)로부터 내려받았다. 케글은 데이터분

석가와 기계학습 실무자를 위하여 구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활용할 케글 제공 영상 데

이터 일부이다.

Ⅲ. 결 과

1. Orange 3을 이용한 사례 분석

1) Orange 3의 위젯

인공지능을 수행하려면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인공지능 관

련 최근 가장 주목 받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연코 파이썬

(Python)이다. 그런데 Orange 3은 코딩 없이도 인공지능 분

석을 할 수 있다. 위젯이라고 불리는 예쁜 그림을 캔버스에 옮

기고 연결만 하면 된다. Orange 3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위

젯 모음을 정리해 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Orange 3 widgets bundle

Data Evaluate

Visualize Model

Covid 19 chest X-ray images

Normal chest X-ray images

Fig. 3. Unstructured x-ray imaging data(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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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형데이터 분석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평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관, 전국 시도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

과 연계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통합정보망 구축에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Table 1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측정

된 자료 일부이며,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연보를 발간하고 있

다. 질병관리청에서 발간된 연보에는 직종별 연간피폭선량이 

표와 함께 꺾은 선 그래프 등을 이용한 분석 결과로 잘 정리되

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임영기[21] 등은 연보에서 미처 다루

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선행 연구들에서는 기초적인 자료 분석만이 수행

되었을 뿐, 추론 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Fig. 5는 Orange 3을 이용

한 분석 결과로, 기초적 정보인 집단 평균을 포함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정 즉 분산분석(Anova)에 대한 

정보까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방사선사(radiological 

technologist)의 집단선량(man·mSv)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radiologist)나 간호사(nurse)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p=0.013<0.05)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연보 등에는 제공되지 않은 정보로서, 방사선사들에 대한 

피폭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Fig. 4는 Fig. 5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Orange 3의 캔버스 화면이다.

방사선 종사자 중, 원자력발전소, 핵의학 의료기관, 비파괴, 

생산 판매 등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개인 피폭선

량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Fig. 6은 2020 

원자력기관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한 집단선량 정

Table 2. Orange 3 widgets bundle (Cont.)

Transform Unsupervised

Fig. 4. Widgets are connected to the canvas screen in 

orange 3 for analysis

Fig. 5. Analysis results using box plot(p=0.013<0.05)



최경호

260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47(4), 2024

형데이터에 대하여 바이올린 plot을 이용하여 비교한 또 다른 

예이다. Orange 3을 이용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간

한 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내용보다 훨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Fig. 6. Violin plot analyzed by orange 3 for 

comparison between groups

3) 비정형데이터 분석

Orange 3을 이용하여 방사선 영상자료와 같은 이미지 데이

터를 분석하려면 ‘image analytics’ 기능이 필요하다. 이 기능

을 포함하여 많은 기능이 기본 기능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Option] →  [Add-ons...]을 이용하여 추가로 설치하면 

된다. Orange 3에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위한 모형은 입력 

자료를 숫자형으로 받는다. 따라서 이미지 데이터는 숫자로 변

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비정형데이터는 정형데이터에 비

하여 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Fig. 6은 지도학습 중 분류를 수

행하기 위한 Orange 3의 절차이며, Fig. 7은 신경망 모형, 로

지스틱 회귀모형, 랜덤포레스트 등 3가지 지도학습 모형의 성

능평가 결과이다. 6개의 평가지표 모두에서 로지스틱 회귀모형

이 나머지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7. Orange 3 procedure for machine learning classification 

using image data

Fig. 8.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of 3 supervised 

learning models

Ⅳ. 고 찰

오늘날 인공지능은 산업, 경제, 금융, 방송, 통신 등 우리 사

회의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의료분

야도 마찬가지여서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의료영상 분야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역할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영상 분석기술이 적용되

는 분야로는 일반촬영술을 포함하여,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

명영상, 초음파촬영, 투시촬영 등에서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판독 결과들이 속속 보고 되고 있다[22]. 일반촬영과 

관련해서는 CheXNeXt 네트워크가, 심장 질환 분류에 대해서

는 합성곱신경망의 일종인 U-Net과 DenseNet이 현장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방법이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도 있다[15]. 이와 같은 우려와 미래에 대한 준비는 의료 인

공지능 활성화로 인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영역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한편, 의료용 인공지능에 대한 방사선사의 인식을 조사한 최

준희 등[23]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있

다는 긍정적인 응답(17.5%)보다 모르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

(26.8%)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의료 인공지

능 활성화는 일자리가 축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질문에 무려 

69.1%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으로써, 방사선사들은 미래의 

일자리에 대하여 불안함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하

여 김상현 등[5]의 조사에서는 70% 정도의 방사선사가 인공지

능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가 다르고 조사 시기도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방사선사들도 인공지능에 대하여 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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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영상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못지않게 방사선사

의 역할도 중요하다. 나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역할이 줄

어든다면, 이는 방사선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방사선사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즉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일정 부분 학습하

여 기계학습 등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음으로써, 의사들로부터 

방사선사들의 영역을 지켜낼 수 있다. 교육은 언제나 미래지향

적이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수밖에 없다. 대학 방사선

학과에서 의료영상에 대한 기계학습을 포함한 인공지능 교육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디지털 환경을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물

결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로봇 등의 신기술이 현실화하는 것을 앞당기고 있다. 이 중에서

도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사회, 경제, 의료, 환경, 문

화,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빠르게 접목·확산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 당국에서는 미래세대 핵심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교육 내실화를 제안한 상태

이다. 이와 별개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방사선사들에게 있어 인

공지능에 대한 학습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되고 있다. 의료영

상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는 상황의 도래가 멀지 않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과 함께 대학 방사선학과에

서 기본적인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기

본적인 인공지능 교육이란, 내용상으로 어려운 목적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방법이나 교육 

환경에 적용하는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의미한다. 이 과

정에서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인공지능을 학습할 방법이 필

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Orange 3의 사용을 제안하고,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가 향

후 대학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인공지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기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대학 방사선학과에서 Orange 3을 

활용한 인공지능 수업이 실행되는 데 도움을 줄 프로그램을 개

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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