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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공지능 

1. 인공지능 개요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은 여러 학문이 연계된 전형적인 융합 학문입니다. 컴퓨터과학, 수학, 통계학을 중심으로 철학, 심리학, 

의학, 언어학 등 실존하는 모든 학문이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전문가들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됩니다.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은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법』에서 인공지능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②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③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④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여기에서 각 용어들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처럼’이란, 사람이 연구대상이며, 사람을 완벽히 따라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성적으로’란, 인간 관점 이상의 외연적 방법으로 사물을 분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하는’이란, 인지, 추론과 같은 생각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으로 인지과학이라고도 합니다. 

‘행동하는’이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컴퓨터가 모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자연어 처리, 자동적인 추론, 지식 

표현, 음성인식,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가 해당됩니다. 

 

2) 인공지능의 유형 

마쓰오 유타카의 『인공지능과 딥러닝』에서 인공지능을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벨 1]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 탑재 제품을 마케팅적으로 ‘인공지능 탑재’라 광고하

는 것 (세탁/청소) 

[레벨 2] 패턴이 다양한 고전적 인공지능: 입력과 출력 관계를 맺는 방법의 수가 극단적으로 많고 세련된 경

우 (탐색/추론, 지식베이스 활용) 

[레벨 3] 머신러닝을 받아들인 인공지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이용 

[레벨 4] 딥러닝을 받아들인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할 때 입력값의 특징을 사람이 입력하지 않고 기계가 직

접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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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인공지능 vs. 약인공지능 

 
‘중국어 방 논증(Chinese Room Argument)’ 

 
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도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은 

1980년 존 설(John Searle) 교수가 제안한 ‘중국어 방 논증(Chinese Room Argument)’에서 최고로 사용

한 개념입니다. 약인공지능(Weak AI)이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인간이 지시를 내린 바에 따라 기능을 수행

하는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개념’의 인공지능이며, 강인공지능(Strong AI)이란 이런 약인공지능의 제한된 

기능을 뛰어넘는 더 발전된 ‘인간과 똑같이 수행하는 개념’의 인공지능을 일컫습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까지 자의식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즉 약인공지능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공지능과 슈퍼 컴퓨터의 대표적인 예시인 구글의 ‘알파고’조차 

인간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계산속도, 기억능력, 정확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특징들로 

인해 약인공지능으로 분류됩니다. 

약인공지능에는 학습을 통해 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머신러닝 기술 또한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컴퓨터가 스

스로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머신러닝은 강인공지능으로 분류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뒤따라올 수 있

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또한 개발자가 제공하는 모델과 예시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예측하는 기술이며, 

결국은 인간의 학습 능력의 극히 일부를 구현해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또한 약인공지능

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성을 컴퓨터의 정보처리능력으로 구현한 시스템으로 하나의 생물체 또는 인간으로 보아도 

무방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또한 강인공지능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넘어

서 인공의식(Artificial Consciousness)의 기술로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의식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강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강인공지능이 

뇌, 정신, 의식과 생각 등 인간이 과학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의 것들을 포함하기 때

문에 인간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구현이 어려우며, 인공적으로 사람의 의식을 창조해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

한 논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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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의 역사 

1)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1943년, 워렌 맥컬록과 월터 피츠의 연구에서 인경신경망의 개념 증명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용어 최초 사용 

1958년, 프랭크 로센블래트, 인공신경망 이론에 ‘학습’ 개념 추가.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모델 퍼

셉트론 이론 발표 

1959년, IB 연구원 아서 사무엘이 체커 게임 논문에서 처음으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 사용 

1974~1980년,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 

• 1969년, 마빈 민스키와 세이무어 페퍼트가 퍼셉트론 이론의 한계점 증명 

• 미국 정부의 연구비 삭감 

• 영국 의회에 보고한 제임스 라이트힐의 인공지능 비관론 

1980년대, 인공지능의 재도약 

• 1982년, 미국의 DEC에서 전문가 시스템1인 XCON을 도입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2의 활용 

• 미국과 일본 정부 주도의 전략적 연구 투자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인공지능의 두 번째 겨울 

• PC(Personal Computer)의 대두로 전문가 시스템의 산업적 매력도가 떨어짐 

2000년대 이후, 현대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구현되고 발현되는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 따라 규

칙기반/연결주의/통계기반의 세 가지 계열로 발전되었습니다. 

 
1 사람이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잘 정리해 적재적소에 가장 알맞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전문가들도 전문가 수준으

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추론엔진은 일반적으로 IF-THEN 구조로 

돼 있습니다. 불확실한 추론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즈 룰을 이용해 확률적 관점의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2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해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최근 빅데이터 트렌

드에 따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적용 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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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규칙기반 인공지능 

1950년대 연구자들은 지능을 기계적 계산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계산주의’를 근간으로 연구를 진행했

습니다. 계산을 수행하려면 계산 과정을 정의하는 기호(Symbol)와 기호 간 연산에 대한 규칙(Rule)을 정의

해야 하기 때문에 초창기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 인공지능(Rule Based AI)으로 발전합니다. 기호주의, 계산

주의, 심볼릭 AI 등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규칙기반의 AI는 ‘실세계의 사물과 사상을 

어떻게 기호화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이렇게 표현된 ‘기호들과 규칙을 활용해 어떻게 지능적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의 지능을 모두 기계에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초기의 믿음과 달리, 1980년대에 이르러 규칙 기반 AI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상용화 정도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범용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세계의 형상을 모두 ‘기호화’ 할 수 있

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고 이는 연결주의라는 사고의 흐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B) 연결주의 인공지능 

연결주의(Connectionism)는 기호화나 기호조작만으로는 지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연결주의

자들은 사람의 지능이 두뇌(Brain)를 이루고 있는 신경들 사이의 연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따라 뇌 구조를 낮은 수준에서 모델링 한 후 외부의 자극(학습데이터)을 통해 인공두뇌의 구조와 가중치 값

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도합니다. 기호주의와 연결주의 인공지능의 결정적 차이는 사물의 표현방

식에 있습니다. ‘고양이’를 기술할 때 기호주의 방식은 고양이를 기호사전 중 하나로 매핑(mapping)해 생각

합니다. 연결주의에서는 고양이라는 개체는 ‘고양이’ 기호 하나로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고 다른 모든 정보

와 연결돼 있습니다. 즉, 고양이를 떠올렸을 때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아침에 본 고양이, 내가 키우던 고

양이, 페르시안 고양이 등 고양이와 연관된 모든 정보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연결주의에 기반해 신경망 자

체를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를 ‘신경망 기반 AI’ 라고 부릅니다. 1957년 퍼

셉트론(Perceptron)이 최초로 개발된 후 다층 퍼셉트론으로 발전했으나, 당시의 컴퓨팅 파워는 복잡한 구조

의 신경망을 충분히 학습시킬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고 학습시킬 데이터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은 후에 딥러닝으로 부활합니다.  

 

(C) 통계 기반의 인공지능 

통계 기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두뇌구조에 대한 고찰보다 인공지능이 풀려고 하는 ‘문제자체’를 통계적

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연결주의에서의 실패 경험을 통해 복잡한 방식으로 사람의 

지능을 낮은 수준에서 모사하는 것 보다, 실제세계의 지능이 필요한 문제 자체를 잘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

하고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식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문제에 대해서 통계 기반 인공지능은 과거의 모든 주식 데이터들을 수치화해 통계적으로 주식의 흐름을 파악

하고, 팔면 얼마의 이득과 손해가 될지를 결정하는 수학 문제로 바꿔 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수 통계 기

반의 인공지능은 실제 사물을 표현하는 자질의 설계(Feature Design), 통계적 모델에 기반해 문제를 푼 후 

정답과 비교해보는 평가 과정(Evaluation), 정답과의 차이를 반영해 통계 모델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최적

화 과정(Optimization/Parameter Update)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음성

인식, 영상처리, 자연어처리 등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최적의 자질과 통계모델의 조합들이 발견되거나 

개발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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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의 인공지능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는 기호주의, 연결주의, 통계기반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법들이 융합되어 이용되고 있

습니다.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는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전문가 시스템,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

며, 모두 기계가 기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