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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ashion students are expected to work with various technologies to show cre-
ativity. This study aimed to conduct project-based learning(PBL) in collaboration with industry experts to design and oper-
ate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practice subject of fashion curation through the industrial academic teaching method. 
We first looked at teaching methods and strategies incorporating PBL in various academic fields. Next, we analyzed fash-
ion projects and fashion curation services applying AI. Then through the question-and-answer method and by consulting 
with industry experts, we developed a curriculum for AI fashion curation, applying PBL(fashion market and trend analysis; 
new styles and time, place, and occasion planning; AI machine learning data set production; curation model development; 
and evaluation) suitable for the university's educational environment,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 conditions, and 
fashion students. As part of a close cooperation system with the industry, we conducted a 15-week Fashion Project II 
(Capstone Design) course and evaluated the outcomes and student satisfaction with the course. Students were able to 
develop new style, and time, place, and occasion categories and to utilize strategies for AI fashion curation services 
reflecting the unique needs of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Students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Fur-
th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tudy successfully applied PBL in class using AI technology in fashion education.

Key words: project 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 fashion curation service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curriculum (커리큘럼), industrial-academic (산학 연계)

1. 서  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시대에 패션 분야는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협업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는 새로      

운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Jeong & Kim, 2018). 디지털 테크        

놀로지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 방식과 활용 범위를 점점 확대       

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된 디자인 기획에 이       

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고도화되는 인공지능의 지능화는 온       

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홍수에서 선택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      

을 주고 있으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세밀한 니즈에 맞는 서        

비스를 제시하고 있다(An et al., 2019). 

전통적인 패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시점     

에서 국내외 대학은 IT 기업과의 협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     

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연     

구 목적에 따라 크게 인공지능 모델의 패션 이미지 학습을 위     

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 인공지능 데이터 셋(data set) 제작     

을 통한 모델 개발 연구,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패션 교육에서 실제     

적인 교육 커리큘럼 개발은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Merryman & Lu, 2021). 패션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은 독자적으로 개발되기 어렵고 산학협력에 의한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는데, 선행 연구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패션 교육에 적     

용함에 있어 다음의 어려움이 있다. 첫째, 기존 패션 프로젝트는     

학술적 관점에서 학습 기준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와 실무적 관점     

에서 기술적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프로젝트가 분리되어 있     

다. 둘째, 실무적 프로젝트는 주로 많은 양의 데이터 셋을 제작     

하는 것과 학습한 모델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이에 학생들의 프로젝트 참여가 학습형 데이터 셋을     

개발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     

†Corresponding author; Minjung Park 

Tel. +82-2-3277-3091, Fax. +82-2-3277-3079 

E-mail: minjungpark@ewha.ac.kr 

© 2021 (by) the authors. This article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which permits unre-

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337



33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23권 제3호, 2021년

 

   

   

 

 

 

  

   

   

   

 

 

 

    

  

    

  

 

   

    

  

  

  

   

   

 

   

   
라 패션 교과목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이 프로젝트 기획부터 데이터 셋 제작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         

정을 이해하고 몰입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습 커리        

큘럼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자의 특성, 학습 내용, 학습 환경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이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AI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 패션 산업의 실제적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이하 PBL)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PBL 학습        

주제로서 패션 AI 큐레이션 서비스를 적용하여 패션 전공 학        

생들의 AI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AI 패         

션 큐레이션 서비스 기획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둘째, 산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준비, 주제 선정, 프로젝       

트 계획, 정보 탐색, 과제 해결, 결과물 개발, 발표 및 평가하          

기에 이르는 체계화된 PBL 실습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현장       

적용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목표에 따라 본 연구는 학생         

들의 PBL 실습 성과와 수업 운영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평가         

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패션 AI 테크놀로지 교육에        

도움이 되는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0학년도 <캡스톤디자인(패션프로젝트 II)> 교과목에    

산학연계 PBL을 활용한 AI 큐레이션 실습을 적용하여 패션       

전공자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BL은 학습자가 협력하여 주제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교수법이다(Thomas, 2000).     

학습자의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PBL은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의학, 교육학, 경영     

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교육 현장에서 운영되며 확장되고     

있다. PBL에서 학습자는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데, 주어진 주제 하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산출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Krauss & Boss, 2013). PBL 학습은 산출물의     

생산, 발표 및 성찰 활동이 중요한 행동 지향적인 학습이다     

(Moursund, 1999). 이에 따라 교수자는 학습을 설계할 때 학생     

들이 경험과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발굴     

하고, 산출물을 제시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학습자가 프로젝트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avin-Baden, 2007). 일반적으로 PBL 교과목의 전개 과정은     

준비, 주제 선정, 프로젝트 계획, 정보 탐색, 과제 해결, 결과물     

개발, 발표 및 평가하기 등으로 구성되며(Thomas, 2000), 교수     

자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절차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     

다. 프로젝트 주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 지역사회, 학교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선정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     

제를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 및 협업 능력의 4가     

지 역량들을 수업에서 활용하며 업무 능력을 향상하게 된다     

(Howell, 2003). 학습의 성과 평가는 학습자의 주도적인 활동     

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Ravitz et al., 2004;     

Thomas, 2000). 또한, 동료 평가나 자가 평가를 시행하여 프로     

젝트 진행 과정에서 개별 학습을 성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Lee, 2009). 선행 연구에서는 PBL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 내용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단계별 핵심이     

되는 활동 내용과 교수법은 Table 1과 같다(Land & Zembal-     

Saul, 2003; Markham, Larmer & Ravitz, 2003; Thomas, 2000).

Table 1. Step-by-step activities and teaching strategies for PBL curriculum

PBL step Activity contents Teaching strategies

Preparation

· Collaborate with stakeholders

· Prepare learning environment

· Set up groups

· Decide scope of the project

· Consider student characteristics to form a group

· Distribute appropriate roles 

Select topic
· Explore and decide topics

· Collect resources

· Technical support to help students to organize questions

· Encourage students with driving questions to set appropriate goals

Project planning
· Set up goal and role

· Plan activities and schedules
· Technical support required for project operations

· Provides a variety of resources to run the project

· Provides an efficient methods for collaborative project

Exploring information
· Task performance 

· Knowledge exploration

Assignment resolution
· Data analysis

· Draw conclusions

Development outcome · Develop collaborative report
· Support students to organize their initial goals and outcomes of the 

project on their own

Presentation
· Presentation

· Discussion
· Provides a presentation environment with the audience

Evaluation
· Evaluation

· Self-rating
· Comprehensively measure and evaluate students' fin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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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학문인 패션 교육에서 PBL은 다양한 수업에 적용되어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       

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산학 연계       

PBL 사례로 Carpenter and Fairhurst(2005)은 졸업 후 학생들       

이 리테일 현장에서 부딪칠 회사의 상품 판매 문제를 제시하고        

팀 과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력, 사고력, 대안탐색, 지식 적용,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였고,      

Christel(2015)은 비만율이 높아지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플러스     

사이즈 디자인이라는 기업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학생들이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디자인 설계와 시제품 제작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이 고취되고 기술적인 역량 강화가 확인       

되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접목하는 PBL      

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실용성 등에 대한        

통합적 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Ampera, 2020; Choi, 2019).      

앞으로 PBL은 패션 산업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패션        

테크놀로지 문제 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학        

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학 연계 프로젝트

인공지능 패션 프로젝트에서 패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       

춘 전문가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에 IT 기업과 패션 전공자 간         

의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패션 프로젝트는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인공지능 모델의 패션        

이미지 학습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 인공지능 데이터 셋        

제작을 통한 모델 개발 연구,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        

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Park and Choi(2020)는 패션 AI         

학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패션 아이템의 형태 속성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였다. An et al.(2021)은 K-fashion 이미지       

AI 데이터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23개의 스타일과 100개 이상        

의 의복 속성을 기준으로 70여명의 패션 전공 학생들의 어노테        

이션(annotation) 작업을 수행하였고, 기계 학습을 위한 120만개      

패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패션 AI 모델 개발       

연구는 IT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Kyun, et al.(2020)은 기존 패션 AI 연구에서 스타일 학습의         

경우 카테고리가 제한적이고, 학술적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아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Yamamoto & Nakazawa,     

2019; Zhang, et al. 2018), 패션 전공자와의 FGI를 통해 학술         

적 근거를 통해 스타일 카테고리를 정립하고 패션 이미지에 어        

노테이션 작업을 통해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모델을 개발하였다. 패션디자인 교육에서 인공지능 기      

술을 활용하는 산학 연계 프로젝트는 해외 패션 대학인 FIT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먼저 시도되었다. FIT는      

IBM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의     

수십만 개의 의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협업 패션프로젝트      

를 수행하며,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색상, 패턴, 실루       

엣, 스타일을 반영하여 패션 아이템을 기획, 제작하였다(Arthur,      

2018). 하지만 기존 연구는 기업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었고 교과목으로 운영되지는 않았     

다. 이에 최근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을 패션 교과목에 접목하     

는 혁신 교육 방안 마련과 도입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Merryman & Lu, 2021).

2.3. 인공지능 기반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온라인의 넘쳐나는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안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curation     

service)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이미     

존재하는 막대한 정보를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분류하고 골라     

내어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Abdullah, et al., 2013). 패션 분     

야에서는 초기의 큐레이션 서비스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블로그를 활용해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     

하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고도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Kim et al., 2020; Lee, 2020).     

패션 기업들은 온라인상에 축적된 다양한 사용자 정보(사이즈     

정보, 검색 행동, 구매 이력 등)을 수집하여 개인의 취향과 선     

호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에서 주로 고려되는 요소     

로 가격, 디자인, 착용 상황 등에 적합한 패션 상품과 코디네     

이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연구로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은 조지아 대학(The University     

of Georgia), 페이스북(Facebook) 리서치 팀과 협업하여 인공지     

능이 제안하는 패션 아이템 조합을 발표하였다(Hsiao et al.,     

2019)(Fig. 1). 삼성물산의 온라인몰인 SSFshop, 네이버 쇼핑(Naver     

shopping), 에딧티(Editd), 매드 스트리트 댄(MAD STREET     

DEN) 등의 온라인 쇼핑 업체는 인공지능의 이미지 자동화 분     

류 기술을 패션 아이템 추천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Fig.     

2). 인공지능은 상품 이미지에서 상의, 하의, 가방 등의 복종을     

개체로 인식하고, 개체별 디자인 속성을 파악하여 유사한 상품     

을 검색한다(Li, et al., 2020). 다만, 인공지능 기반의 패션 큐     

레이션 서비스는 사전에 학습된 착장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 추     

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Fig. 1. AI-based fashion item combination recommended(Hsiao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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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는 상품 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기계        

학습이 요구된다. 또한, 큐레이션 기획 단계에서 패션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여 매칭이 이루어지는 아이템, 색상, 소재, 디테       

일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계와 모델 개발 과정에서 일관적         

인 디자인 속성과 아이템 조합을 통한 데이터 셋 제작이 적합         

한 상품을 오류 없이 추천하는 우수한 AI 큐레이션 서비스 성         

능에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Liu et al., 2019).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PBL 교수법과 인공지능 프로젝트 현황 분석, 교        

육과정 설계, 적용의 3개의 하위 연구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문        

헌 조사, 전문가 인터뷰, 수강생 설문 조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로서 국내  ·  외 서적, 학술저널과          

인터넷 자료조사를 통해 국내외 교육 분야에서 PBL을 접목한       

교육 현황과 방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       

는 프로젝트 동향과 패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프로젝트 참여 방식을 조사하였다. 둘째, 산업체 전문가와의 질       

의, 응답 및 자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교과목 목         

표를 설정하고, 대학의 교육 환경과 IT 기업 여건, 그리고 패         

션 전공자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세부적       

인 산학협력 방식으로 기업이 보유한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이        

미지 데이터베이스와 이미지 학습을 위한 CNN 모델의 수업       

적용 방법을 도출하여 PBL 실습 커리큘럼을 설계하였다. 셋째,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대학의 전공 실습 교       

과목을 운영하고, 현장 적용 결과로 학생들의 PBL 실습 성과        

와 교과목 운영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4. 교육과정 설계 및 적용

4.1. 교육안 개발 과정 

교육안 개발은 국내 다수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        

업으로,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S     

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업의 IT 혁     

신담당 기술기획 그룹의 실무진과 질의, 응답 및 자문을 통해     

산학 연계 프로젝트에서 기업과 학교의 공동의 니즈를 도출하     

고, 학교의 교과목 운영 일정과 학습 환경에서 원활한 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업은 현재 온라인 몰에     

서 운영되는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와 관련되는 실제적인 문     

제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는 고객의     

스타일 선호와 의복 착용 상황(TPO, Time, Place, Occasion)     

을 반영하는 카테고리를 통해 패션 상품이 추천되는데, 새로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큐레이션 카테고리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시즌 트렌드를 반영하는 신규 스타일과 TPO 카테고리     

개발이 필요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PBL 커리큘럼으로     

패션 마켓과 트렌드 분석, 신규 스타일과 TPO 카테고리 기획,     

AI 기계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 제작, 개발된 큐레이션 모델     

평가 실습이 구성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AI 기계 학습을 위     

한 일관적인 데이터 셋 개발이 팀 활동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고학년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     

적인 것으로 논의되었다. 

산학협력 실습 진행은 주차별 교수자와 기업의 미팅, 주제     

선정 단계에서 학습자와 기업의 미팅, 학습자의 중간 평가와 결     

과물 발표 단계에서 교수자와 기업의 공동 피드백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기업의 기술 지     

원과 산학협력 방식이 협의되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서 새롭게 출시되는 기업의 신제품 패션 아이템을 촬영한 이미     

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신규 스타일과 TPO를 기획하고,     

클라우드 저장소(cloud storage)를 통해 데이터 셋을 제작하여     

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이 설계되었다. 결과 검증은 CNN 모델     

학습을 통해 개발된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프로토타입     

(prototype)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팀 활동을 통해 상     

호 의견을 교환하며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온라     

Fig. 2. AI Fashion curation service at SSFshop online mall.

www.fnnews.com(Kim, 2021)

Fig. 3. AI fashion curation education applying 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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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통해 접속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환경을 설계하여 팀원들이 등록된 계정으로 접속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산학협력 결과 평가로 학습자의 교과목 학       

습 성과에 대해 교수자와 기업이 공동 평가를 진행하고, PBL        

수업 운영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교과목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4.2. 실습 커리큘럼 운영

개발된 교육안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패션프      

로젝트Ⅱ(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적용되었으며, 교과목 목표    

는 패션 전공자 학생들의 AI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기획 능력을 배양시키        

는데 목적을 두었다. 수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26명이었고, 15        

주차로 운영되는 실습은 PBL 핵심 단계에 따라 준비, 주제 선         

정, 실행, 최종 산출물 발표와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다. 

준비 단계에서는 패션 트렌드 분석과 AI 테크놀로지에 대한       

학습 자료가 제시되었고, 한 팀을 5~6명으로 하여 총 5개의 팀         

이 구성되었다. 또한 기업 미팅을 통해 프로젝트의 배경이 설        

명되었다. 두 번째, 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의 기존 AI 패         

션 큐레이션 서비스에 UI로 접속하고 AI 엔진이 서로 어울린        

다고 판단하여 매칭하는 제품들을 탐색하였다. 팀원 간 아이템,       

컬러, 소재, 디테일 등과 관련하여 큐레이션 결과를 평가하였고,       

현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조별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실행 단계에서는 패션 마켓 트렌드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큐레        

이션 카테고리와 차별화되는 신규 카테고리를 기획하고 이에      

해당되는 디자인 특징을 정의하였다. 데이터 셋 제작 실습은 기        

업의 신제품 아이템으로 의류 제품 8,963개와 액세서리 제품       

956개의 총 9,919개 제품을 사용하였다. 의류 아이템은 아우터,       

재킷, 베스트, 티셔츠, 셔츠, 블라우스, 니트, 원피스, 팬츠, 스        

커트로 10종이며, 액세서리 아이템은 가방, 쥬얼리, 시계의 3종       

으로, 학생들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팀원 간 협동 작        

업을 수행하며 기획한 큐레이션 카테고리에 적합한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착장 데이터 셋을 제작하였다. 결과 검증은 기업의 온     

라인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94,909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기존     

AI 엔진과 본 수업의 실습을 통해 새롭게 학습이 완료된 AI     

엔진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팀들은 신규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기준 제품을 선정하여 인풋(input) 데이터     

로 입력하였고, 이를 두 AI 엔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각 아     

웃풋(output)으로 도출되는 착장과 아이템 특성을 비교 분석하     

였다. 정량적 평가 방법으로 기준 제품에 매칭되는 100개의 착     

장에 대해 5점의 리커트 척도(매우 미흡 1점, 미흡 2점, 양호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를 통해 어울림 정도를 평가하였     

고, 정성적 평가 방법으로 기준 제품에 매칭되는 아이템들의 디     

자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리포트로 작성하였다. 또한, 팀별로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아이템 매칭이 향상된 점과     

추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AI 큐레이션 서비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론하였다. 매 수업시간마다 교수자는 단계별     

로 아이디어, 결과, 해석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서 결과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피드백을 통해 협동 학습을 지원하였다. 

최종 산출물 발표 단계에서는 초기 목표 설정과 실행 방법     

에 따른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고,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발     

표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목표의 구조화 과정을 촉진하였다. 실     

습 성과의 평가는 교과목 목표인 AI 테크놀로지 서비스에 대     

한 이해와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기획 능력을 중심으로 학     

습자의 주도적인 활동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였다. 평가 도구로     

발표 평가와 포트폴리오(보고서) 평가를 도입하였고, 기업과 공     

동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방법은 기획 전략의 완성도(40점),     

창의성(40점), 발표력(20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요소     

로 구성하였고, 60% 이상의 달성을 학습성과 달성 여부의 판     

단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주차별 AI 패션 큐레이션 실습 커리     

큘럼의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Weekly curriculum for AI fashion curation applying PBL

Week PBL step Student activity Industry support

1
Preparation

Set up groups Prepare learning environment

2 Define problem Present practical issues

3 Select topic Explore existing fashion curation service Provide evaluation tools(UI)

4 Project planning Plan new style for curation service
Provide product database

5 Exploring information Explore new style design elements

6-7 Assignment resolution Create style outfit data set Perform machine learning of CNN model

8 Midterm Presentation and discussion Industry feedback

9 Project planning Plan new TPO for curation service
Provide product database

10 Exploring information Explore TPO design elements

11-12 Assignment resolution Create TPO outfit data set Perform machine learning of CNN model

13 Development outcome Compare and analyze existing/new curation service Provide evaluation tools(UI)

14 Presentation Presentation and discussion Industry feedback

15 Evaluation Complement final results Review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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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습자 실습 성과와 평가

학생들의 실습 결과물로 5개의 팀을 통해 총 10개의 신규        

큐레이션 카테고리가 개발되었다(Table 3). 각 패션 카테고리는      

사회문화 환경,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선호, 패션 트렌드, 타       

겟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반영하는 대표 아이템, 색상, 소재, 패턴 특징이 구체적으로 정        

의되었다. 착장 데이터 셋 제작에서 모든 팀들은 일관적인 데        

이터 셋 제작을 위해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서로 작업하        

는 진행 내용을 주기적으로 크로스 체킹(cross-checking)하는 작      

업 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제한적        

인 신규 카테고리를 기획한 팀의 경우, 팀원 간 동일한 착장         

데이터 셋이 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기준 제품을 선정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       

하였다. 이후, 팀원 간 해당 아이템을 배분해서 작업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AI 학습의 경우, 우수한 성능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 셋 제작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         

과목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규 카테고리 별로 많은 데이터 셋을 제작하는 것은 다소 무         

리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AI 학습에 문제가 없는         

최소 분량의 데이터 셋 개수에 대해 기업과 협의가 이루어졌으        

며, 6-7주와 11-12주에서 실습 시간을 고려하여 카테고리 별로       

300개의 착장 데이터 셋을 제작하였다. 착장 데이터 셋은 아우        

터, 상의, 하의, 액세서리를 포함하며 한 착장에 4-6개의 아이        

템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검증에서는 한정된 데이터 셋을 AI       

학습에 적용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AI 패        

션 큐레이션 서비스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 결과, 신규 카테        

고리의 기획 방향과 제작된 데이터 셋의 특성에 따라 추천되는        

아이템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량적 분석 결과, 대부분 프로토       

타입 AI 엔진이 기존 AI 엔진보다 신규 카테고리와 최근 트렌         

드를 반영하는 착장으로 구성되는 비율이 향상된 것이 확인되       

었다. 또한, 정석적 분석 결과, 신규 서비스 프로토타입이 매칭        

하는 아이템 간의 색상 배색과 톤의 조화가 눈에 띄게 향상되         

었으며, 신규 카테고리의 컨셉을 반영하는 아이템들로 대체 되       

거나 추가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용되는 아이템이 제한적     

이었던 카테고리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소재가 추천되거나 스     

타일을 결정하는 주요한 아이템이 누락 되어 초기 목표한 큐레     

이션 성능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습 결과물 발표는 본 교과목 수강생, 그외 학과의 전공 학     

생들 및 교수진을 청중으로하여 진행되었고, 팀별로 PBL의 초     

기 목표와 주제를 설명하고 실행 방법에 따른 산출 결과와 분     

석 내용을 발표하였다. 총 5개의 팀 중 4개의 팀이 기업의 고     

객과 제품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물을 산출하였으며, 이 중 1개     

의 팀은 기업의 패션 트렌드 분석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신규 스타일 카테고리 기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AI 큐     

레이션 카테고리가 기획되었고 우수한 서비스 프로토타입 결과     

물을 산출하여 호평을 받았다. 나머지 1개의 팀은 신규 스타일     

카테고리 기획에서 기업의 제품 특징보다 MZ 소비자들이 선     

호하는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데이터 셋     

제작 과정에서 다른 팀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고 서비스 프로     

토타입 결과 검증에서도 산출물이 미흡한 결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발표 내용에 대하여 학교와 기업의 피드백으로 신     

규 큐레이션 카테고리 기획은 현장 문제에 대한 실무적 접근이     

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업체 전문가의 피드백으로 결과가     

미흡했던 AI 모델에 대하여 학생들이 분석한 성능에 대한 문     

제점이 현장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업을 통해 진행된 데이터 셋 제작 개수에 대하여 정교한 디     

테일이 필요한 카테고리에 한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 셋 제작     

이 필요한 것이 확인되었다.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 피드백과 확     

인된 AI 큐레이션 서비스의 현실적인 성능을 고려하여 개인 포     

트폴리오를 제작하였다. 학생들은 각자 취업을 희망하는 업무     

분야(패션디자인/패션마케팅)를 선택하고, 담당 업무에서 AI 큐     

레이션 서비스를 소비자, 판매자(기업), 개발자(디자이너)에게    

적용하기 위한 기획 전략을 제시하였다. 

4.4. 교과목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강의내용, 수업방식, 학습내용, 평가     

방법, 자기성찰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총 16문항에 대하     

Table 3. A total of 10 new AI curation categories planned by students

 Plan Category Definition

Classic deviation Style Basic items with sporty and athletic items

Classic romantic Style Combination of classic and romantic style

SOPHICOZY Style Comfortable and soft style composed with loose-fit items

Sunny look Style Lively retro style with vivid colors

Home formal(woman)
Style Formal top and loose fit bottom for video meetings in COVID-19

Home formal(man)

Jikkangs look TPO Coordination for MZ generation going to hotel for a vacation

Picnic look TPO Coordination for taking pictures in the park

Girls night out TPO Coordination with glamorous item for enjoying the city night

Art and culture wear TPO Coordination for 2030 generation in the virtual experience and media art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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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전체 교육과정이 끝난 후        

온라인을 통해 매우 미흡 1점, 미흡 2점, 양호 3점, 우수 4점,          

매우우수 5점의 리커트 척도 응답과 주관식 의견 응답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총 인원 26명 중 20명이 응답하였으며,       

리커트 척도를 백분위 환산하여 만족도를 알아보고, 상대적으      

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 주관식 의견 응답을 통해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과목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91.1%로 전반적으로 높       

은 수준을 보였다. 항목별로 강의내용에 대해서 ‘강의계획서의      

구체적인 제시’와 ‘학생들의 수업 이해 정도를 고려한 교수자       

의 수업 내용’는 각각 92%와 90%의 평가를 보였다. 수업방식        

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질의, 의견 교환을 통한 상호작용’과 ‘수        

업방법이 학습내용을 이해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이 각     

각 95%와 93%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팀 활동을 통한 실습     

수업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내용에 대한 ‘전공     

및 교양 지식 함양‘과 평가방법에 대한 ‘평가 방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만족도는 각각 90%와 92%로 확인되었으며, 자기     

성찰와 관련된 문항으로 ‘강의를 잘 경청하였는지’, ‘주어진 과     

제를 열심히 수행하였는지’와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는지’     

에 대해서 각각 95%, 96%와 93%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던 항목으로 ‘전반적인 만     

족도’및 ‘강의 추천 여부’에 대해 각각 85%와 83%의 평가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데이터     

Fig. 4. Examples of AI fashion curation practice deliverable; (a) plan a new style for curation services in week 4, (b) create new style outfit datasets 

in week 6 and 7, (c) evaluate fashion curation prototype in week 13.



34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23권 제3호, 2021년

  

 

  

    

    

   

  

 

 

  

  

   

    

   

    

   

   

   

    

    

    

  

  

    
셋 제작 실습에 해당되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고, 기업과 데이        

터 셋 제작 개수를 최소의 분량으로 조율했음에도 다양한 아이        

템들로 착장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점이 확       

인되었다. 이에 따라 과제양이 많았다는 점이 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산학협력 실습이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프로토타입 평가단계까지로 제한되      

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과 팀원 간에도 참여도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개진되었다. 이를      

통해, 개발된 AI 모델을 활용하는 실습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        

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동료 평가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         

다. 주관식 응답에서 긍정적으로 개진된 내용으로는 팀 활동으       

로 신규 큐레이션 카테고리를 기획하고 데이터 셋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와 전문가에게 질의하고 응답을 받음으로써     

PBL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확인되었다. 

교과목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PBL        

교과목 실습 커리큘럼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효율적인 패션      

AI 학습 데이터 셋 제작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확        

보 및 적절한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과 팀 활동 시간을 고려하         

는 충분한 실습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습        

성과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포괄적 측정과 더불어,       

동료 평가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시행하여 개별 참        

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ee, 2009). 아울러, 해당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전문 교과목이 되기 위해 AI 패션         

큐레이션 프로토타입 평가 이후 산업체 전문가로 하여금 서비       

스 실용화 단계를 목표로 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개발된 AI 모델과 협력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추가적       

인 실습과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  론

4차 산업혁명 시대 패션 분야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     

이터 등의 기술과 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을 접목해 학습자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에듀테크(EduTech) 시     

대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전공 학생들의 AI 테크놀     

로지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     

스 기획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산학 연계 PBL 교육과정을 설계     

하여 적용하였다. 

산학 연계 PBL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와 관련된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산출물을 생산     

하고 발표하였으며 단계별로 교수자와 실무진과의 질의, 응답     

및 조언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패     

션 기업의 실무진이 제시한 온라인몰의 큐레이션 서비스 문제     

를 통해 프로젝트 주제를 결정하고, MZ 세대의 새로운 니즈를     

반영한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기획부터 패션 데이터 셋 제     

작 및 개발된 서비스 프로토타입 평가에 이르는 통합적인 과정     

을 수행하며 AI 패션 큐레이션 활용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     

구는 학습자 실습 성과의 평가를 통해 AI 테크놀로지 서비스     

에 대한 실무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I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한 패션 전문가의 역할     

과 활용 전략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AI 패션 테크놀로     

지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PBL 실습 성과와 학습자 만족도 조사 결과     

를 통해 향후 교과목 개선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패션 분야에서 AI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PBL 수업     

이 성공적으로 전공 실습 교과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산업 현     

Table 4. Results of student survey

Evaluation topics Ratio of evaluation

1 The syllabus was presented in detail. 92.0 

2 The course materials helped me understand the lecture and acquire knowledge. 87.0 

3 The lecture was conducted systematically. 89.0 

4 The professor gave the class consideration of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learning. 90.0 

5 The teaching methods wer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the study. 93.0 

6 Interactions with students were well conducted, such as questions and exchange of opinions. 94.0 

7 Appropriate tasks were given and helped with learning. 89.0 

8 The evaluation was fair, and I received feedback on the evaluation results. 92.0 

9 The class was done without a defect. 95.0 

10 This lecture helped me to develop my major knowledge. 90.0 

11 This lecture was conducted without gender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94.0 

12 I'm satisfied with this lecture. 85.0 

13 I want to recommend this lecture to other students. 83.0 

14 I listened carefully to the instructor. 95.0 

15 I performed given assignments diligently. 96.0 

16 I participated in class activities enthusiastically with active questions and discussions.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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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수업에 필요한 테       

크놀로지를 지원하며 학교와 유기적으로 산학 연계 수업을 진       

행할 수 있는 산업체 발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PBL        

준비 단계에서 기업 미팅을 통해 현장 실무진의 프로젝트의 배        

경이 되는 실제적인 문제가 설명되고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문제 이해도가 높아졌다. 셋째, PBL 실행 단계에        

서 충분한 성능의 하드웨어와 패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확       

보되어야한다. 또한, 팀원 간 업무 계획이 명확하고, 실시간 작        

업 내용 공유와 확인이 원활할수록 실습 성과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넷째,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과      

팀 활동 시간을 고려한 실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PBL 평가 단계에서 학습자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과        

정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교과목 품질 개선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 교육에서 AI 테크놀로지를 접목하는       

교육이 갖는 학술적 의의와 실무적인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앞       

으로 발전하는 AI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패션 교육에 접목될 것        

으로 보인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세분화되는 패션 트렌드를 분       

석하고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며 제품군을 기획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노출하       

여 상품 재고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소비자 맞춤형 체        

험 서비스를 기획하며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의 첨단 IT 기          

술과 패션 이론 콘텐츠를 결합하는 실무중심의 교육 협업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학습활      

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 커리큘럼 연구가 활         

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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