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인공지능 분야는 자율주행, 로봇 및 스마트 통신등 다

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현재의 인공지능 응용분야는 파

이썬을 기반으로 한 tensor flow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방식

을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세서로는 PC의 그래픽 카드 내부에

존재하는 GPU (Graphics Processing Unit)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1은 최근에 GPU 기반의 소프트웨어 방식의 예를 보여준

다. 이 방식은 C 언어를 이용하여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을 이용하여 C 언의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즉, PC에서 파이썬으로 이루어진 tensor flow 기반의 소프트

웨어를 실행하면 GPU가 병렬처리를 이용하여 tensor flow 기

반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GPU 기

반의 소프트웨어 방식은 하드웨어를 변경할 수 없다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더욱 높은 수준의

판단이나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높은 사양의

GPU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작업을 처리하는

그래픽 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래픽 카드 내부에

있는 GPU chip은 트랜지스터 소자 간 연결이 고정되어 있으

므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외부에서 회로의 연결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GPU기반의 소프트

웨어 방식을 사용하는 한, 높은 사양이 요구될 때마다 그 성능

에 부응하는 GPU 혹은 그래픽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GPU기반의 소프트웨어 방

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이 영상을 판단하여 인

지하기 위해 GPU chip이 필요하며, 처리결과를 송신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무선통신 모듈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드론에 인공지능 기능을 부여하여 특정물체를 타

겟으로 추적하는 경우, 드론에 GPU가 내장된 그래픽 카드 뿐

아니라 디지털 통신 모듈과 RF 모듈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

고, 타겟을 인지한 드론이 타겟에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는 MCU (Micro Control Unit)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따라

서, GPU기반의 소프트웨어 방식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드론을

구현하는 경우,드론의 사이즈는 매우 커지며 드론을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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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당한 연료가 필요하게 된다. 드론뿐 아니라 로봇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드론이나

로봇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신/제어/DSP/AI 기능

등이 하나의 반도체에 집적된 on-chip 인공지능 시스템이 필

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D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여 반도체 내부의

회로를 변경할 수 있는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기반으로 한 신경망 회로를 이용하여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Fig. 1 AI system employing GPU-based software method

2. FPGA 기반 AI 시스템 구현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FPGA를 기반으로 한 신

경망 회로를 이용하여 구현한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자일링스 (Xilinx)에서

제공하는 DPU (Deep learing Processing Unit) [1]을 이용하

여 합성곱 신경회로망을 FPGA chip 내부에 집적하였다.

FPGA 방식을 이용하면 통신/제어/DSP/AI 기능등을 HDL 코

딩을 이용하여 하나의 FPGA 내부에 집적할 수 있으며, 인공

지능에 더욱 높은 수준의 판단이나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HDL 코드를 수정함으로써 DPU를 비롯한 하드웨어의 수정이

가능하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PU (Deep learing Processing Unit)을 이

용하여 합성곱 신경회로망을 FPGA chip 내부에 집적하였다.

FPGA 방식을 이용하면 통신/제어/DSP/AI 기능등을 HDL 코

딩을 이용하여 하나의 FPGA 내부에 집적할 수 있으며, 인공

지능에 더욱 높은 수준의 판단이나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HDL 코드를 수정함으로써 DPU를 비롯한 하드웨어의 수정이

가능하다.

Fig. 2 AI system employing a CNN-based FPGA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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