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의 새로운 패러다임 온디바이스 AI 기술 동향 

제 1 장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 개요 

  

1. 새로운 인공지능 트렌드 생성형 AI 

  1-1. 인공지능 기술 개요 

    1-1-1.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세상 

    1-1-2.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AI 

  1-2. 로봇과 인간의 공존 

    1-2-1. 인간과 AI의 공존 개요 

    1-2-2. 로봇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삶 

      (1) 로봇 기술의 발전 

      (2)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1-2-3. 인간과 로봇의 공존 

      (1) 로봇공학 혁명 

      (2) 자동화를 넘어선 AI 기반 학습 로봇 

      (3) 인간-로봇 협업(Human-Robot Cooperation)으로 인해 변화하는 업무 환경 

         가. 인간-로봇 간의 협업 

         나. 인간-로봇 협업의 예  

           ① 제조업 

           ② 의료 로봇 시스템 

           ③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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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자리 형태와 근무 환경 변화 

      (4) 인간-로봇 공존의 미래 

      (5) 인간-로봇 공존의 이점 

         가. 경제적 관점 

         나. 사회적 관점 

    1-2-4. 인간-로봇 공존을 위한 과제 

      (1) 일자리 손실 문제 

      (2) 인간-로봇 간 상호작용의 복잡성 

      (3) 윤리 문제 

         가. 미래 산업 판도를 바꾸게 될 게임체인저 인공지능 

         나. 다양한 윤리적 문제 야기 

  1-3. 인간-로봇의 공생을 위한 미래  

    1-3-1. 로봇의 자율성과 휴머노이드 로봇 

      (1) 로봇의 자율성 

      (2) 휴머노이드 로봇 

    1-3-2. 인간-AI의 공존을 위한 규칙 

    1-3-3. 인간-로봇의 공생을 위한 과제와 고려 사항 

    1-3-4. 인간-로봇 공존을 위한 발전 방향 

  

2. 인공지능(AI)의 진화 

  2-1.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 인공지능(AI) 

    2-1-1. AI 기술 트렌드 변화 

    2-1-2. AI 인류의 등장 생성형 AI(Generative AI) 

  2-2.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 

    2-2-1. 환각 현상(Hallucination) 개념 

    2-2-2. 환각 현상 발생 원인 



    2-2-3. 내재적(Intrinsic) 환각과 외재적(Extrinsic) 환각 

    2-2-4. 생성형 AI의 환각 사례 

    2-2-5. 환각 현상 해결 방안 

      (1) 환각 현상 해결 

      (2)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 

  2-3. 인간 중심 AI 

    2-3-1. 인공지능의 새로운 접근 방식 인간 중심 AI 

    2-3-2. 인간 중심 AI의 핵심 요소 

      (1)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가. 로봇 윤리 기준 마련 

         나. 로봇 윤리 매뉴얼 

         다. 국가별 AI 윤리 가이드라인 

      (2) 책임있는 AI를 위한 신뢰성 확보  

      (3) 설명가능한 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3.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 

  3-1.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 개요 

    3-1-1. 온디바이스 AI 등장 배경 

      (1) 클라우드 기반 AI 기술의 고민 

      (2) 생성형 AI의 확산  

      (3) 온디바이스 AI 필요성 

    3-1-2.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 개념 

      (1) 인공지능의 게임체인저 온디바이스 AI 

      (2) 온디바이스 AI 개념 

      (3) 온디바이스 AI 의의 

    3-1-3. 온디바이스 AI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1-4.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 차이점 

  3-2. 온디바이스(On-Device) AI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 및 작동원리 

    3-2-1. 온디바이스(On-Device) AI 핵심 기술 구성 요소 

      (1) 온디바이스 AI 칩 

      (2) AI 모델 경량화 기술 

      (3)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엣지컴퓨팅 

    3-2-2. 온디바이스 AI의 작동 방식 

    3-2-3.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 특징 

      (1) 낮은 네트워크 의존도로 인한 효율성과 접근성 향상 

      (2)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지연시간 감소와 빠른 응답 

      (4) 비용 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 

      (5)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AI 모델 

  

제 2 장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 현황 및 시장 전망 

  

1. 온디바이스(On-Device) 핵심 기술 

  1-1. 새로운 기술 트렌드와 반도체 산업 

  1-2. AI 반도체 개요 및 특징 

    1-2-1. AI 반도체 개요 

    1-2-2. AI 반도체 특징 

  1-3. AI 반도체 발전 방향 

    1-3-1. NPU(신경망 칩) 

      (1) NPU(신경망 칩) 개요 



      (2) NPU(신경망 칩) 특징 

    1-3-2. 지능형 반도체(PIM) 

      (1) 지능형 반도체(PIM) 개요 

      (2) 지능형 반도체(PIM) 특징 

  1-4. 인간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 

    1-4-1. 뉴로모픽(Neuromorphic) 반도체 개념 

    1-4-2. 뉴로모픽(Neuromorphic) 반도체 등장 배경 

      (1) 폰노이만 구조의 한계 

      (2) 뉴로모픽 반도체 등장 

      (3) 폰노이만과 뉴로모픽 아키텍처의 비교 

    1-4-3. 뉴로모픽 반도체의 구조  

    1-4-4. 뉴로모픽 반도체의 작동 방식 

    1-4-5. 뉴로모픽 반도체의 장단점 

    1-4-6.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 

    1-4-7.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 특징 

    1-4-8. 뉴로모픽(Neuromorphic) 컴퓨팅 파급효과 

    1-4-9.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동향 

      (1) 해외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현황 

         가. 인텔(Intel) 

         나. 퀄컴(Qualcomm) 

         다. IBM 

      (2) 국내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현황 

    1-4-10. 뉴로모픽 컴퓨팅 향후 전망 및 해결 과제 

      (1) 뉴로모픽 컴퓨팅 파급효과 및 향후 전망 

      (2) 뉴로모픽 칩 구현을 위한 해결 과제 

  



2. 온디바이스 AI 응용 분야 및 국내외 정책 현황 

  2-1.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2-1-1. 온디바이스 AI 시대 

    2-1-2. 온디바이스 AI의 미래 

  2-2. 온디바이스 AI 응용 분야 

    2-2-1. 스마트폰  

    2-2-2. 자율주행 자동차 

    2-2-3. 의료 산업 

  2-3. 국내외 산업 현황  

    2-3-1. Google 

    2-3-2. Apple 

    2-3-3. 인텔 

    2-3-4. 퀄컴(Qualcomm) 

    2-3-5. 삼성전자 

  2-4. 온디바이스 AI 시장 전망 

    2-4-1. 시장 성장 요인 

    2-4-2. 시장 전망 

    2-4-3. 시장 구현을 위한 온디바이스 AI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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