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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에서 미술품의 해설을 듣고 수업의 결과로 학습자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제안한 시스템은 AI 서버를 통해 미술품의 해설을 듣고 학습자의 감정을 전용 키로 입력하고 그 결과를 음악으

로 표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감정 키를 활용한 비대면 미술감상 수업 모형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미술감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학습자는 미술품의 해설을 듣고 제시되는 질의에 대한 감정을 입력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정 키를 활용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미술수업에서 학습

자는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교수자는 수업 참여결과를 전달받아 교육적 분석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

주제어 : 감정키, 비대면 수업, 미술감상, 스마트 기기, 감정 형용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listening to the explanations of artworks in the 

non-face-to-face class and confirming the learner's feelings as a result of the class. The proposed 

system listens to the explanation of the artwork, inputs the learner's emotions with a dedicated key, 

and expresses the result in music. To this end, the direction of the non-face-to-face art appreciation 

class model using the emotion key was set, and based on this, a system for non-face-to-face art 

appreciation was constructed. The learner will use the 'smart device using the emotion key' proposed 

in this study to listen to the explanation of the artwork and to input the emotion for the question 

presented. Through the proposed system, learners can express their emotional state in online art 

classes, and instructors receive the results of class participation and use them in various ways for 

educa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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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이 생활화

되고 있으며, 학생들도 가정에서 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서 교사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

하는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1].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들은 주로 강의 내용을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학

생의 만족도나 이해도 등과 같은 의견을 교사에게 전달

하기 어려워 학생이 강의 내용을 습득하였는지 판단이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20. No. 2, pp. 57-62, 2022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2.20.2.057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2호58

어렵다. 특히 미술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해설해주는 내용만 보여주기 때문

에 학생의 흥미를 향상시킬 수 없어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습효율이 낮아지고, 미술작품을 통한 다양한 감성을 이

끌어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2, 3]. 

또한,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의 측면에서도 학습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4, 5].

따라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미술작품의 해설

에 대한 학생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비대면 미술감상 교육을 위해 교수자가 AI

서버를 통해 제공하는 미술작품의 해설을 듣고 학습자의 

감정을 전용 키를 이용해 전달하고 그 결과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감정 표현

은 감정 전용키를 사용해 AI 서버에 전달되고 AI 작곡 기

능을 통해 간단한 음악으로 완성되어 학습자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2. 관련 연구

2.1 미술 교육에서 감상

미술 교육에서 ‘감상’의 개념은 학습자의 감성적인 활

동으로 예술품을 보면서 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감동하

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과정을 말한다. 좀 더 발전된 방향

으로는 예술품이 지닌 미적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정신

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6][7]. 

이것은 학습자가 예술품을 통해 느끼게 되는 감정을 

미적 판단 기준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러

므로 학습자의 미적 판단 기준을 채워나가고 이것을 적

용하기 위한 단계적인 교육체계가 필수적이다.

미술 교육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교육 현장에서 적

극적으로 미술 감상 수업에 활용해서 학습자에게 예술품

을 감상하고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을 다양한 시각

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8]. 

미술 교육은 예술품을 접했을 때 시각적 전달 경험을 

높이고 감정 선택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학습자의 사고

와 창의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9, 10]. 

또한, 예술품을 접하는 방식을 확장할 수 있고 호기심

과 흥미를 유발해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같이 미술교육에서 감상의 중요성은 매우 높지만 

교육 현장에서 감상을 위해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준비나 활용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 등 다양

한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2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감상

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면서 각각의 기기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기능들이 스마트 폰이라는 하나의 기기에 융합되

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 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으며, 특

히 청소년의 경우 생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방

법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된다[11].

스마트 기기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정보검색과 소셜 

미디어(SNS), 음악과 영상 등이 교육적으로 연관되어 활

용되고 있다. 특히 미술 교과에서 하나의 감상 및 학습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앱의 영역에서는 앱 스

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양한 유형의 교육용 컨

텐츠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12].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감상영역은 교수자의 프로그램

에 의해 내용과 대상이 정해지며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

으로 학습자에게 전달된다.

How to use Application target Device

appreciation Cyber art museum, art history app

⦁Smartphone
⦁Tablet PC
⦁Smart TV
⦁Laptop

⦁W-router

training
appreciation

Explore, collect, and simulate art 
works by theme

training
appreciation

Upload your work in cyberspace

training
appreciation

After appreciating the work, practice 
drawing, parody, etc.

Table 1. use the appreciation area of a smart device

하지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감상영역의 수업은 학습

자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감상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된다. 현재 미술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

트 기기를 활용한 감상 영역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

다[13].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교과의 구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학습자는 이렇게 

제공되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게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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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정보들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

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14].

따라서 미술감상 수업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보며 학습

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 더

욱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3. 감정 키 기반 비대면 미술감상 시스템 설계

3.1 수업 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미술 교과의 감상 파트에서 감정 키를 

활용한 비대면 미술감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미술수업에서 교수자가 미술작품을 소개하

고 해설해주는 내용을 듣고 학습자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교수자는 비대면 미술감상 시스템

을 적용한 수업 모형을 통해 학습자의 수업 참여결과를 

전달받고 교육적 분석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

감정 키를 활용한 비대면 미술감상 수업 모형의 방향

을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direction strategy 

accessibility
A Class using smart devices that are easy for users to 

access in a non-face-to-face environment

fusion
A class where you can receive commentary on artworks 

by combining various contents

Convenience
A class using a dedicated input device that is convenient 

for users to express their emotions

Table 2. The direction of the non-face-to-face art 

appreciation class model 

첫째, 접근성.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구

성한다.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시스템의 접

근과 학습자의 학습 콘텐츠 활용이 편리한 스마트 기기

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융합성. 미술품에 대한 해설을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온라인을 통해 교

수자가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해설해주는 내용을 학습자

가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를 융합한 

해설 콘텐츠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편이성. 학습자의 감정 표현이 편리한 전용 입력

장치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한다. 학습자는 해설 콘텐츠를 

통해 미술품을 감상하고 감정을 실시간으로 표현해야 한

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감정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전

용 키를 이용한 입력장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3.2 시스템 설계

Fig. 1. Conceptual diagram of the system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정 키를 활용한 비대

면 미술감상 시스템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업 

모형의 구성과 방향을 바탕으로 비대면 미술감상을 위한 

개요를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정보의 흐름으로 보여주

고 있다.

AI 서버를 통해 온라인 미술수업에서 교수자가 미술

작품을 소개하고 해설해주는 내용을 듣고 학습자는 제시

되는 질의에 대해 생각나는 감정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해설 콘텐츠를 듣고 감정을 입력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정 키를 활용한 스마트 기

기를 사용하게 된다.

학습자의 감정을 표현한 결과는 AI 서버에서 자동 작

곡 기능을 통해 간단한 음악으로 완성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교수는 수업 참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

용하게 된다.

Fig. 2는 미술작품 해설에 대한 학습자의 감정표현 시

스템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AI 서버는 미술작품의 해

설과 인터랙션 질의로 구성된 콘텐츠를 관리한다. 학습자

는 스마트폰을 감정형용사 전용 키보드에 연결해 사용하

게 된다. 이 장치는 AI 서버로부터 미술작품 해설 콘텐츠

를 로딩하게 된다.

학습자는 작품 해설을 들으며 상황별 질의에 대해 감

정 형용사 키를 선택하게 된다. 해설이 종료되면 상황별

로 선택된 감정 형용사 키 값을 AI 서버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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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stem diagram

3.3 감정 키 설계

학습자는 작품 해설을 들으며 상황별 질의에 대해 감

정 형용사 키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미술, 음악에서 주

로 사용되는 감정 형용사를 분석해서 Table 3과 같이 구

성하였다.

music and art music 

adjective
emotion 

key
adjective

emotion 
key

adjective
emotion 

key

lively Liv windless Wnl nectarous Nec

joyful Joy amazing Amz magnificent Mag

intense int doubtful Dou pious Pio

relaxed Rex fear Fer

　

happy Hap boring Bor

fond Fon static Stc

occult Ocu gloomy Glo

elegant Ele unpleasant Unp

Table 3. Emotional adjectives commonly used in art 

and music

Fig. 3. Input device using emotion key

여기서 16개는 미술과 음악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며 

음악에서만 사용되는 감정 형용사는 3개로 감미로운, 웅

장한, 경건한 이 있다. 이렇게 구성한 감정 형용사를 Fig. 

3과 같이 전용입력 장치의 감정 키로 설계하였다. 

학습자는 Fig. 4와 같이 전용 입력장치에 스마트 폰/

패드를 연결해 작품 해설을 들으며 상황별 질의에 대해 

감정 형용사 키를 선택하게 된다. 

Fig. 4. Use of the emotion key input device 

4. 미술 해설 콘텐츠의 구성

4.1 음악의 구성 요소

동기(motive)는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 중 독립적 가

치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이며, 2개의 동기로 이루어진 

4마디의 구성을 작은악절(pharse)이라고 한다. 2개의 작

은악절이 합져진 악절을 큰악절(period)이라고 한다. 큰

악절은 곡에서 완결성을 갖는 최소의 단위이다. 한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 세도막 형식에서의 각 형식은 하나의 

큰악절로 곡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도막 형식

(Two-part form)의 구조는 8마디의 큰 악절 2개(16마

디)로 이루어진다[15].

Fig. 5. Composition of the song 'G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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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큰악절 2개로 이루어진 두도막 형식의 동요 

'기러기' 의 악보이다. 큰악절 A는 작은악절 a, a'로 이루

어져 있고, 큰악절 B는 작은악절 b, a'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 키를 활용한 자동작곡 기능을 위

한 곡의 기본구조로 두도막 형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4.2 미술 해설 콘텐츠 구성

AI 서버에서 제공하는 미술품의 해설 콘텐츠는 Fig. 6

과 같이 미술품의 이미지와 배경음악, 해설 및 질의 음성

으로 구성된 동영상 형태로 이루어진다.

Fig. 6. Elements of art commentary content

미술품 해설 및 감정 질의 콘텐츠는 자동 작곡을 위한  

구성 정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비교적 쉬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게 되도록 4단계로 구성하였다. 

Table 4는 미술품 해설 단계별로 감정 질의 내용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해설은 도입부, 전개부, 재현

부, 후렴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4개씩 질의를 구

성하였다. 이것은 곡의 구성에서 두도막 형식의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commentary
stage

query
number

query content

introduction 4
Commentary and questions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rtworks

development 4
Commentary and questions about the artist's 

influence on art history

turn 4
Commentary and questions about external 

elements such as colors and lines of artworks

conclusion 4
Commentary and questions about the 

meaning and metaphor of artworks

Table 4. Structure of a query by step-by-step 

commentary

도입부에서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해설을 4단

계에 걸쳐 제공하며, 단계별로 해설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제시하고 학습자는 질의에 대한 감정을 선택하게 된다.

전개부에서는 해설 작품의 작가가 미술사 전반에 끼치

는 영향과 작품 제작 당시 작가의 인생사와 관련한 해설

을 4단계로 제공하며, 단계별로 해설내용과 관련한 질의

를 제시하고 학습자는 질의에 대한 감정을 선택하게 된다.

재현부에서는 작품의 부분별로 색, 촉감, 선, 대칭, 방

향감, 무게 등 외형적 요소에 대한 해설을 4단계로 제공

하며, 단계별로 해설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제시하고 학습

자는 질의에 대한 감정을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 후렴부에서는 작품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은

유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4단계로 유도하는 질

의를 제시하고 학습자는 질의에 대한 감정을 선택하게 

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비대면 미술감상 교육을 위해 미술작품의 

해설을 듣고 학습자의 감정을 전용 키를 이용해 음악으

로 표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먼저, 감정 키를 활용한 비대면 미술감상 수업 모형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미술감상을 위

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AI 서버를 통해 온라인 미술수

업에서 교수자가 미술작품을 해설해주는 내용을 듣고 학

습자는 제시되는 질의에 대해 생각나는 감정을 실시간으

로 입력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해설 콘텐츠를 듣고 감

정을 입력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정 키를 활용

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

AI 서버에서 제공하는 미술품의 해설 콘텐츠는 미술

품의 이미지와 배경음악, 해설 및 질의 음성으로 구성된 

동영상 형태로 이루어진다. 미술품 해설 및 감정 질의 콘

텐츠는 자동작곡을 위한 구성 정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부, 전개부, 재현부, 후렴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계

별로 4개씩 질의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곡의 구성에서 두

도막 형식의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미술수업에서 교수자가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해설해주는 내용을 듣고 학습자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교수자는 비대

면 미술감상 시스템을 적용한 수업 모형을 통해 학습자

의 수업 참여결과를 전달받고 교육적 분석을 위해 다양

하게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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