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모델

손병은1,2, 정성문3,4*

1경북대학교 의료정보학과 학생, 2경북대학교병원 의료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원
3경북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조교수, 4경북대학교병원 의료인공지능연구센터 겸직교수

Intelligent Hospital Information System Model for Medical AI 

Research/Development and Practical Use

Byungeun Shon1,2, Sungmoon Jeong3,4*

1Student, 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Researcher, Research Center for AI in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3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4Professor, Research Center for AI in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요  약  의료정보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의 기기로부터 다양하게 생성된다. 최근 의료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에서부터 환자의 상태분석을 위한 의료인공지능 제품 및 관련 융합기술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용화까지의 절차

들이 산재되어 있어 실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인공지능 기술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절차를 간소화

하고, 관련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의료기관에서 (1)다양한

기기로부터 환자 데이터의 실시간 관리, (2)의료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특화된 데이터 정제 및 관리, (3)개발된 의료인공지능

기술의 실시간 적용을 통합 지원한다. 이를 이용하여 환자모니터링기기로부터 실시간 생체데이터 수집 및 의료인공지능 

특화 데이터 생성 사례와 기 개발된 카메라 기반 환자 보행분석 및 뇌MRA 기반 뇌혈관질환분석 기술의 구체적 적용사례를

소개한다.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보안성 증대 및 일관된 인터페이스의 플랫폼화를 

통한 실용화 증대로 병원정보시스템 개선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지능형병원정보시스템, 스마트병원, 의료빅데이터, 의료인공지능, 실시간 모니터링

Abstract Medical information is variously generated not only from medical devices but also from 

electronic devices. Recently, related convergence technologies from big data collection in healthcare to 

medical AI products for patient's condition analysis are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applying them because of independent developmental procedur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lligent hospital information system (iHIS) model to simplify and integrate researc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edical AI technology. The proposed model includes (1) real-time patient data 

management, (2) specialized data management for medical AI development, and (3) real-time monitoring 

for patient. Using this, real-time biometric data collection and medical AI specialized data generation 

from patient monitoring devices, as well as specific AI applications of camera-based patient gait analysis 

and brain MRA-based cerebrovascular disease analysis will be introduced. Based on the proposed model,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to improve the HIS by increasing security of data management and 

improving practical use through consistent interface platfor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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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지능

을 모방하여 기계에게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지능을 제공하는 기술로 연구 단계를 넘어 

활발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서도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약229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 이로써 의

료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써 병원 지능

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경험으로부터 학습해

서 지능을 향상시키듯 인공지능이 해결하고자 하는 임

무(task)에 대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학습해 판단력을 

가진다. 따라서 학습데이터가 많을수록 특정 임무에 대

한 인공지능의 판단력은 정확해진다[2]. 특히, 의료인공

지능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의료분야의 지능을 모방하

여 특정 질환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 또한 특정 질환을 판단하기 위해 각각의 

질환에 대한 학습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한 판단을 기

대할 수 있다. 

병원 지능화를 위한 핵심요소인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병원은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십년간 디지털화

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중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은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에서 진화해 환자의 

의무기록까지 디지털화한 시스템으로 임상 활동의 정형적

/비정형적 기록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

스템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은 CT, MR등의 의료영상을 기존의 필름형태로

부터 디지털화한 시스템을 말한다[3]. 그 외 다양한 시

스템들이 결합되어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성하지만[3], EMR

과 PACS는 의료진의 진료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

므로 인공지능과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지능형 병원정보

시스템(intelligent hospital information system, 

iHIS)이란 의료인공지능과 관련된 융합기술들을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에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병원

시스템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한다.

첫째, 인공지능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빅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에는 데이터는

많지만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CT, MR 이미지는

많지만 각각의 이미지가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비정형적인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이 어렵다. 이를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에 

적합하도록 해당 데이터를 정제하는 행위 즉 어노테이

션(라벨링 또는 태깅)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노테이션을 

돕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인공지능이 끊임없이 환자상태를 판단할 수 있

도록 실시간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하다. 야간이나 휴일 

등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의 

미래 모습에 대한 연구[4]에 따르면 기계학습과 카메라와

스피커 등 센서기기의 발전으로 의료진의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형태로 의료 환경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에서 디지털화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시간 의료기기 및 센서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시간 데이터가 인공지능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의료인공지능을 쉽게 적용하거나 개선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된 인공지능은 특정 질환에 대

해서만 판단할 수 있어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분석을 위

해서는 다양한 의료지식 또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이 필

요한 것처럼 여러 질환에 대한 의료인공지능 기술들의 

공존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개개의 인공지능

을 모듈화해서 쉽게 적용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인공지능 개발은 타기관이나 회사와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 보안을 

위해 연구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하는 부

담이 있다. 이를 보조해 주고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

스템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병원 EMR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글과 시카고 의과대학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고소되었다. 이는 병원과 인공지능 개발사 간

의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 보안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

다는 것을 말한다[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지능형 병원정보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특히 해당 시스템의 가용성을 

개념증명(Proof of Concept)하기 위해서 제안된 모델

의 기반 하에 1) 보행분석 AI와 EMR의 실시간 인공지능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모델 69

연계 구현, 2) 뇌혈관질환분석 AI와 PACS의 실시간

인공지능 연계 구현, 3) 환자모니터링기기 실시간 센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모니터링 및 어노테이션 프로그

램을 구현하였다. 모든 구현은 경북대학교병원의 병원정

보시스템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2. 관련연구

경북대학교병원은 1996년 OCS를 통해 먼저 처방

전달과 원무를 디지털화했고, 2001년 PACS를 통해 필

름을, 2011년 EMR을 통해 의무기록까지 디지털화함으

로써 임상정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연구목적의

데이터 구조화를 위해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linical 

Data Warehouse, CDW)를 구축했으며 표준화된 공동 

연구를 위해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구축했다. 또한, 병원간의 진료정보를 디지털

화해 종이와 CD 없이 다른 병원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했다.   

최근 헬스케어 산업은 환자중심의 스마트병원이 트렌

드가 되고 있다. 병원 중심의 운영 효율성 목적의 디지

털병원을 넘어 스마트병원은 병원 내외부 데이터의 연

결과 통합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안전과 효율성을 추구하

는 병원을 의미한다[6]. 구체적으로 스마트병원에서는 

상호연결성이 강조되어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해 병원 

자산을 상호연결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치료효

과를 개선하고자 한다. 스마트병원에 적용되는 주요 기

술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증강/가상현실(AR/VR), 빅

데이터, 원격의료 등을 망라한다[6].

전세계 2021년 스마트병원 시장 규모는 395억 

6000만 달러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1648억 8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7]. 미국에서는 GE 헬스

케어가 존스홉킨스 병원 등 여러 병원과 협력하여 병원

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의료 커맨드 센터를 개

소했다[8,9]. 영국은 2019년 3대 우선 의료투자분야 중 

하나로 스마트병원을 선정했고[6], 2020년 디지털 성숙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모범병원을 지원했다

[9]. 또한, 덴마크는 2029년까지 8개의 최첨단 IT인프라

를 지닌 국립 슈퍼 병원(Super Hospital)을 건설 중이다

[6].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

(총 18개)에서 스마트병원을 지원하고 있다[6].

스마트병원에서 인공지능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딥러닝을 이용한 진단 정확성 개선, 업무자동

화 등에 활용가능하다[6]. 실제로 국내외 의료기기로 승

인되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인공지능 제

품들도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국외 FDA에서 승인된 주

요 인공지능 제품으로는 유방암, 간암, 폐암, 뇌졸중, 심

장 관상동맥석회화, 당뇨 망막, X-ray 손목 골절, 심방

성 부정맥 등에 대한 진단 의료기기가 있고 국내 식약처

로부터 승인된 주요 인공지능 제품으로는 골연령 분석, 

흉부 이상부위 검출보조, 뇌경색 유형분류 진단보조, 대

뇌영상 분석, 폐 영상 분석, 위내시경 분석, 대장내시경 

분석, 폐결절 검출보조, 전립선암 진단보조 등이 있다

[10-12].

지금까지 특정 진단에 맞추어 개발된 인공지능과 

PACS 등과의 연계는 앞서 의료기기로 승인된 제품들의 

실증 등을 통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0][13]. 하

지만, 스마트병원을 위한 상호연결성 즉 데이터생산에서

부터 실제적인 인공지능 개발과 실용화까지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연계된 시스템을 제안한 연구[14]가 있지만 인공지능과 

병원시스템간의 구체적인 연계 방식에 대한 연구 내용

이 부족하고 병원에서의 데이터 저장 형태를 근본적으

로 바꾸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제 임상현장에 바로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연구로 의료영상기

반 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 연구[15]가 있지만 

PACS와의 연계 위주로 설명이 되어있고 실시간 센서기

기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마트병원의 핵심요소인 인공지능과

IoT를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데이터 생성부터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고려된 지능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모델

Fig. 1은 인공지능 개발 및 실용화 연계를 위한 흐름

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다. Fig. 1의 a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연계

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먼저 개별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개인 PC에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

에 맞는 어노테이션툴을 가지고 어노테이션을 수행한다. 

이러한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AI 개발사에 전달해 개발

한다. 이 때, 개인연구자는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

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이 완료되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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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Flow chart of AI development and practical use (a: conventional approach, b: proposed iHIS)

Fig. 2. System architecture of i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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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각각의 AI는 각자의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병원

과의 인공지능 연계를 위한 실용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 서비스하게 된다. 

이 방식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연구자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비식별화를 위해 다른 부서나 연구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AI 개발사 또는 병원은 협조하여 각 

병원에 맞는 실용화 프로그램 개발까지 해야 한다. 그

리고 그것은 개발된 AI마다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

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저해한다. Fig. 1(a)의 경우는 각 

회사마다 개발된 인공지능의 실용화를 위해서 개발된 

인공지능의 입출력 데이터형태 (영상, text 등) 및 인터

페이스 방식(http, xml, json, socket i/o, file 등)에 

따른 이종 시스템 및 S/W간의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의 일반적 접근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보

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Fig. 1(a)의 AI 1 결과 데이터 

형식이 수치형이라면 수치형 결과를 인터페이스하는 

형태로 구현이 필요하며, AI 2 결과 데이터 형식이 이

미지 등의 파일 형식이라면 그 형식에 적합한 인터페이

스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해진 데이터형식 

및 인터페이스방식에 따라서 시스템간의 연계 및 결과 

UI 등은 독립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셋

째, 병원은 연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비용의 어노

테이션 데이터를 재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어노

테이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병원은 개인연구자에게 데이터와 비식별화 조치여부를 

맡김에 따라 보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g. 1의 b에서 보듯

이 iHIS 모델을 제안한다. 연구자는 어노테이션 기능을 

이용해 어노테이션 할 수 있고 데이터는 병원정보시스

템에 저장되며 비식별된 데이터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병원은 어노테이션된 데이터를 통일된 형태로 모

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개

발하는 선순환적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권한관리, 로

깅 등 보안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개발된 인공지능

은 일관된 인터페이스 형태로 모듈화 되기만 하면 병원 

내 혹은 클라우드 상에서 자동으로 실용화 서비스가 가

능하게 됨에 따라 개발사 또는 병원은 추가 개발에 대

한 부담을 덜 수 있다.

4.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iHIS 모델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Fig. 2에서 보여준다. 구성요소로는 먼저 플랫폼 형태인

AI Platform은 인공지능이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실용

화된 형태를 말한다. 실제 구현에 사용된 AI Module로는

보행분석 AI, 뇌질환분석 AI를 사용했다. AI Scheduler

는 인공지능 분석 요청에 대해 수행될 AI Module의 

순서를 정하고 리소스를 관리하며 모듈들 간의 트랜잭션

을 담당한다. Sensor Gateway는 환자모니터링기기나 

카메라처럼 연속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Broker는 실시간 처리를 위해 데이터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Controller는 EMR이나 PACS로부터 요청 

건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데이터

를 저장하거나 AI Platform에 인공지능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전처리 과정으로 비식별화를 수행하거나 AI Plat

form으로부터 처리된 결과를 받아 EMR이나 PACS에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AI Viewer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모니터링을 하거나 어노

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GUI(Graphical User Inter

face)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어노테이션된 데이

터는 DB에 저장되어 AI 개발에 활용된다.

4.1 보행분석 AI와 EMR의 실시간 연계 구현

보행분석 AI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GAITRite 의료

기기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환자의 보행정보가 담긴 

동영상을 분석하여 보행상태, 균형능력 측정을 위한 보

행속도, 걸음거리, 보폭, 걸음시간 등의 지표를 숫자 형

태로 산출해내는 인공지능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이

를 AI Module로 활용하여 EMR 상에서 동영상을 입력

하고 Controller에서 요청순서에 따라 AI Platform에 

분석을 실시간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EMR DB에 

다시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리스트와 그래프 형태

로 각각 해당 환자의 보행분석 결과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지표마다의 이상 상황 범위를 관

리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주황색으로 표시되도록 해서 

의사는 단순히 환자의 보행 동영상을 입력함으로써 인

공지능 분석 결과를 실시간 확인하고 환자의 보행이상

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3과 4에서 각각 워

크플로우와 결과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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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orkflow of gait analysis AI and EMR

Fig. 4. Implementation of real-time integration between gait analysis AI and EMR

4.2 뇌혈관질환 AI와 PACS의 실시간 연계 구현

PACS와의 연계 구현에 사용된 인공지능은 뇌혈관

질환분석 AI이다. 이는 제이엘케이에서 개발한 인공

지능 제품(JBA-01A)으로 자기공명혈관영상(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으로부터 뇌혈관질환

이상부위 영역을 마킹해 주는 인공지능이다[17].

Fig. 5는 구체적인 연계 워크플로우를 보여준다. 먼

저, 환자가 뇌 MRA 촬영을 하면 Controller는 실시간

으로 해당 건을 확인하고 Dicom Q/R서버로부터 관련 

dicom영상을 로드한다. 이후 전처리 과정으로 dicom 

헤더의 환자정보(환자번호, 나이, 이름, 생년월일)을 비

식별화를 해서 AI Platform에 분석 요청을 한다. 이후 

결과를 다시 재식별화 해서 Dicom을 저장한다. 결과

적으로 의사는 환자가 촬영한 모든 MRA에 대해 PACS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분석된 결과를 확인해서 영상을 

판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Fig. 6는 결과화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공지능 분

석된 결과는 붉은색으로 뇌질환이상 부위가 마킹된 영

상으로 저장되어 기존의 PACS와 연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화면구성 없이 기존에 사용하는 PACS 환경을 그대

로 사용하여 의료진의 임상절차를 방해하는 요소가 줄

었다. 또한, 새로운 뇌 MRA 영상이 생성될 때마다 인

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4.3 환자모니터링기기 실시간 데이터 수집 연계 및 

어노테이션 구현

환자모니터링기기는 주로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실시간

심전도, 혈압, 맥박, SpO2 등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Sensor Gateway에서는 환자모니터링 수집 소프트

웨어인 VitalRecorder[18]을 이용하여 환자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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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orkflow of cerebrovascular disease analysis AI and PACS

Fig. 6. Implementation of real-time integration between cerebrovascular disease analysis AI and PACS

Fig. 7. Implementation of data inquiry from patient monitor device and annot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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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실시간 전송 프로

그램을 구현하여 파일로부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파싱하고 Broker에 큐(Queue) 형태로 저장되

도록 했다. Controller를 통해 파일에 대한 정보와 실제

데이터를 DB와 NAS에 나누어 저장되도록 구현했다. 

저장된 데이터는 AI Viewer를 통해 수집 내역과 심전

도 등 환자모니터링기기에서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즉

시 확인할 있도록 웹 서비스로 구현했다.

또한, 어노테이션 기능을 구현하여 특정 파형에 대해 

심근경색인지 등을 판독의사가 어노테이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렇게 어노테이션된 데이터를 이용해 추후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Fig. 7은 AI Viewer에서 구현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환자모니터링기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조회하고 확대/축소 기능을 이용해 특정 시간에서의

심전도, 맥박, 온도, 혈중산소포화도 등 환자의 상태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방세동(artrial fibrilla

tion, AF) 등 어노테이션 정보를 관리하여 이상상황

발생한 시간구간을 라벨링할 수 있다.

4.4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는 병원에서의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모델을 제안하

였고, 이를 개념증명하고자 보행분석 AI와 EMR의 실

시간 연계 구현하였으며 뇌혈관질환분석 AI와 PACS의 

실시간 연계구현하였다. 또한, 센서데이터 형태인 환자

모니터링기기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모니터링 

및 어노테이션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의 인공지능 연계 방식과 제안된 iHIS 모델의 기대되는 

효과를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기대효과로는 EMR, PACS를 포함한 HIS 및 센서데

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고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관리함에 따라 보안성이 증대되

었다. 또한, 개발된 인공지능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

도록 플랫폼화된 형태로 관리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

관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만 제공이 된다면 개발 부담

이 경감된다. 예를 들어, 만약 새로운 기기가 병원에 도

입되고 생성된 데이터가 AI Platform에서 정의된 인터

페이스 형식으로 연계가 가능하다면 Controller에서 

해당데이터 분석에 대한 고유 구분자ID를 부여하고 데

이터를 로드한 후 AI scheduler에 기 등록된 AI 

Module들을 호출하도록 구현하기만 한다면 추가적인 

개발 없이 결과는 자동으로 정해진 DB와 NAS에 저장

되고, 이미 개발된 UI를 통해 EMR 또는 PACS에서 확

인할 수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roposed model(iHIS)

existing iHIS

Integration b/w HIS & AI △ ○

Integration b/w sensor data × ○

Real-time AI △ ○

Integrated annotation × ○

Security of research data △ ○

AI platform X O

O(Full support), △(Partial support), X(Not support) 

5. 결론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은 기존 병원정보시스템에서의

데이터 뿐 아니라 각종 IoT 기반의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의 유기적인 결합

을 위해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위한 

특화된 데이터 즉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관리하여 연구

자의 부담과 보안성을 증대했으며 일관된 인터페이스

의 플랫폼화된 인공지능을 통해 실용화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실시간 인공지능 연계를 통해 의료

진의 개입 없이 자율모니터링 및 이상상황 알림이 이루

어져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을 보완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의료진과 협업해 구현된 프로그램

을 이용해 실제 중환자실 환자의 환자모니터링기기 데

이터를 어노테이션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과 실

시간 서비스 실용화를 실증하고자 한다. 또한, 카메라 

등 다른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더불어, 범용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전송데이터의 표

준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조화

된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개선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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