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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감리 점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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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생성형 AI의 성능과 신뢰성의 핵심 요소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학습데이터의 구축과 데이터의 품질 확보
가 필수적이며, 데이터 품질에 대한 감리(Audit)를 통해서 데이터 구축 절차별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품질 
점검을 통한 품질개선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정보시스템을 위한 AI 학습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서, 데이터 구축 단계와 단계별 활동에 대해서, 절차, 산출물 및 성과의 관점으로 감리 점검항목과 세부 검토항목을 제시
한다.

Abstract  A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used in various industries, it is important to secure
high-quality data, which is a key factor in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generative AI. In order to 
effectively train AI models, it is essential to build large-scale training data and secure data quality, and 
it is important to improve quality through objective quality checks for each data construction procedure
through data quality audits. In this study, we present guidelines for audit and detailed review items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es, outputs, and outcomes for each step of data construction and each 
activity to secure AI training data quality for generative AI-based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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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심화 시대의 도
래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화하고 학습함으로써 국민이 공공서
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초거대 AI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 재난, 청년 등 사
회 현안을 해결하고자 초거대 AI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
다[6]. 또한 각 기관은 정부의 추진 방향에 맞춰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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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9], 
공공부문 실무에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생성형 AI 모
델, 특히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성공적으로 학습시키기 위
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생성형 AI가 점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시
키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 구축이 중요해졌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생성형 AI 
모델을 위한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연구 지
원을 위해서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6].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생성형 AI가 핵심 기
술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의 정확성, 편향성 최소화, 일
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AI 데이터의 품질 확보는 
AI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를 효
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데이터 품
질은 AI 시스템의 품질과 신뢰성으로 연결되므로 데이터 
품질 확보는 AI 시스템 신뢰성 확보에 있어 기본적인 출
발점이라 볼 수 있다[3].

그러나, AI 데이터 품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서, 감리 수행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감리 점검 단계 및 감리 점검항목에 대한 제
시가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정보시스템의 성능과 신뢰
성에 중요한 요소인 생성형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객관
적인 품질 점검을 위해서,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구축계
획의 수립과 구축 절차별 활동에 대해서 절차와 산출물, 
그리고 성과의 3가지 감리 관점과 기준을 제시하고, 감
리 점검 수행시 활용할 수 있는 감리 점검항목과 세부 검
토항목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초거대 AI 기술은 일반적인 인공지능과 비교하여 규
모, 학습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에서 발전을 이룬 AI 시
스템으로써 대량의 데이터와 처리능력을 기반으로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의 진화된 
형태이다[7]. 생성형 AI는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텍
스트나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정보, 콘텐츠 생성에 활

용된다. 초거대 AI는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와 초거대 매
개변수를 통해 사전학습(Pretrained)된 기반 모델
(Foundation Model)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학습
(Adaptation Learning)을 수행하며, 학습을 위한 이미
지 캡션,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한다[7].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도입이 가속화되
면서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AI의 성능과 신
뢰성은 데이터 품질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학습데이터
가 AI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학
습용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편
향성, 일관성 결여 문제는 정보시스템의 성능과 공정성
을 저해할 수 있다. 성공적인 AI 학습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품질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5].

초거대 AI 데이터 관점의 품질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
서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
며 초거대 AI 데이터는 기존의 지도학습용 데이터와 다
른 고유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7]. 초거대 AI 데이터는 
매우 거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초거대 AI 학습용 말뭉
치 데이터는 자기 지도학습으로 사전학습을 수행하여 기
존의 지도학습 데이터와 달리 라벨링이 없거나 부분적으
로 수행한다. 또한, 공정 단계별 구축되는 지도학습용 데
이터와 달리 초거대 AI 데이터는 사전 학습된 기반모델
(Foundation Model)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조정
하는 구축 절차를 수행하며, 학습(Training), 검증
(Validation), 테스트(Test) 데이터의 유형도 다양한 양
상을 보인다[7].

생성형 AI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학습데이
터의 품질은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성능과 요구되는 업
무 기능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1][2]으로, AI 
학습데이터 구축 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AI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발주기관 및 구축 사업자로
부터 독립된 자가,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품질 점검을 위한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축 대상 사
업의 준비 계획, 구축, 학습 및 운용 등 절차별 수행 활동
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구축 활동 과정에서 작성하
는 산출물에 대한 점검 그리고, 사업 목표 대비 성과의 
점검 등 감리 관점과 기준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감리 점
검방안에 따른 객관적인 감리의 수행이 중요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23년 2월)[8]에서는 빅데이터 정보화 사업과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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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검토항목 감리

관점

1. 사업수행 
및 
구축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
지 여부

1-1.사업수행계획서에 학습 데이터 
구축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수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가?

1-1
2-1
3-2

1-2.사업수행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에 
품질 관리방안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가?

1-1
2-1
3-2

1-3.사업수행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에 
품질 목표 수준을 적정하게 수립하였고,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는가?

1-1
2-1
3-2

2. 데이터 
구축절차 및 
조직 구성이 
적정한지 
여부

2-1.데이터 명세 정보 및 데이터 구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는가?

1-1
2-2,2-8

3-2
2-2.데이터 구축을 위한 절차, 조직, 도구 
등 역할과 책임 수립에 대해서 적정하게 
검토하였는가?

1-1
2-1
3-2

2-3.데이터셋 개요, 구성내역, 설계기준 및 
분포 현황, 구조, 구축 과정, 검수 및 
품질활동 내역을 검토하였는가?

1-1
2-1
3-2

표 2. 구축계획수립 절차 점검항목
Table 2. Checklist for the construction plan 

establishment

우드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업 단계별 감리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으나, 인공지
능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 점검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품질관리 가이드라인
(‘24년 1월)[7]가 배포되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대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제시하였으나, 감리 수행을 위
한 감리 관점과 감리 점검항목은 제시되지 않아서, 인공
지능 관련 사업에 대한 감리 수행을 위한 실무 지침이 미
흡한 상태이다.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감리 프레임워크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 관점의 감리 프레임워크에 기
반하여 감리 점검항목을 제시하였고[3],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정보시스템의 감리 점검방안 논문에서는 인공지
능 적용시스템의 구축 절차별 감리 점검항목을 제시하였
으나[4],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품질 관점의 감
리 점검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Ⅲ. 생성형 AI 데이터 품질에 대한 감리관점 
및 감리 점검항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된 ’인공지능 학습
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v3.1)‘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시 구축계획 수립 단계부터 데이터 
획득·수집, 정제, 가공, 학습 및 운영·활용 단계까지 절
차, 산출물 및 품질관리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품질관리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한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에 대해서, 구축 절차와 절차
별로 생성되는 산출물 그리고, 성과의 3가지 감리 관점 
및 기준을 제시하고, 구축 사업의 단계별 활동에 대해서 
감리 점검을 위한 감리 점검항목과 세부 검토항목을 제
시한다.

1. 감리 관점 및 기준
감리 수행의 관점과 기준으로, 절차, 산출물 및 성과

의 3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절차는 사업에 대한 구축 운
영 계획 및 절차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산출물은 구
축 절차에 따라 생산되는 문서 등에 대한 적정성의 검토, 
그리고, 성과는 사업의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가
능성 및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항목 코드 명칭

절차
1-1 계획 적정성
1-2 절차 적정성

1-3 준수성

산출물

2-1 기능성

2-2 무결성
2-3 편의성

2-4 안정성
2-5 보안성

2-6 효율성
2-7 준거성

2-8 일관성

성과
3-1 실현성

3-2 충족성

표 1.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코드표
Table 1. Code table of Audit viewpoint and Inspection 

Criteria

2. 준비 계획단계 절차에 대한 감리 점검항목
가. 구축계획수립 절차의 감리 점검항목
구축계획수립 절차는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목적,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데이터 구축 시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여
부, 데이터 구축 절차 및 조직 구성의 적정성 여부, 임무 
정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법·제도 준수, 품질목표 및 점
검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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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무정의에 
대한 적절성 
검토 여부

3-1.구축목적의 일치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1-1
2-8
3-2

4. 품질목표 
및 점검기준 
수립 여부

4-1.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검증관련 자료를 
토대로 품질지표기준을 수립하고, 
품질검증 지표 및 목표에 대해 
합의하였는가?

1-1
2-1
3-2

점검
항목 검토항목 감리

관점

1. 
획득/수집방법 
및 기준의 
현행화 여부

1-1.데이터 획득 및 확보 방법을 현실적 
가능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와 
법 제도적 적절성을 검토하였는가?

1-3
2-7
3-2

1-2.획득항목 및 구축량 획득/수집단계 
품질기준 및 조직, 절차를 수립하였고, 
도구를 확보하였는가?

1-3
2-7
3-2

1-3. 데이터 획득 방법 및 기준, 교육, 
검사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였는가?

1-2
2-7
3-2

1-4. 데이터 획득 기준에 대한 변경 
관리를 수행하였는가?

1-3
2-2,2-7

3-2

2. 데이터 법적 
근거의  검토 
여부

2-1. 법 제도 준수(개인정보, 초상권, 
저작권)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는가?

1-3
2-5,2-7

3-2

2-2. 데이터 획득 및 수집의 편향성 
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1-2
2-2,2-4,2-7

3-2

3. 수집 도구 
및 저장환경의 
검토 여부

3-1. 획득/수집에 사용될 도구를 
확보하고 사용 방법을 검토하였는가?

2-1,2-3
3-2

3-2. 획득/수집 데이터 저장환경을 
적정하게 구축하였는가?

2-4
3-1

4. 원시데이터 
품질검사 수행 
여부

4-1. 원시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다양성, 
신뢰성, 충분성, 균일성, 사실성, 공평성 
등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1-2
2-1,2-8

3-1

4-2. 파일포맷,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등 기술 적합성을 확인하였는가?

1-2
2-1,2-2,2-7

3-1

표 3. 데이터 획득/수집 절차 점검항목
Table 3. Checklist for data acquisition/collection 

procedure

4-3.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 분포, 
인스턴스 분포, 분석 가능 항목의 통계적 
분포를 확인하였는가?

1-2
2-1 3-1

점검
항목 검토항목 감리

관점

1. 정제방법 및 
기준 현행화

1-1. 구축목적에 맞게 적절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정제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였는가?

1-1
2-1,2-7,2-8

3-1

1-2. 정제단계별 품질 기준, 조직, 
절차를 적정하게 구성하였고, 도구를 
확보하였는가?

1-2
2-1
3-1

1-3. 데이터 정제 방법 및 정제 결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가?

1-2
2-1
3-1

1-4. 데이터 정제 결과에 대한 검사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였는가?

1-2
2-1,2-7

3-2

1-5. 데이터 정제 기준에 대한 변경 
관리를 수행하였는가?

1-3
2-8
3-2

2. 
개인정보/민감
정보 비식별화 
등 법적 준거 
확보 여부

2-1. 개인정보보호 등 비식별화 기준 및 
방안 등 법적 준거를 적정하게 
확보하였는가?

1-3
2-5,2-8

3-2

3. 정제 도구 및 
저장환경의 
검토 여부

3-1. 정제단계에 사용될 저작도구를 
확보하였고 사용방법을 숙지하였는가?

1-2
2-1
3-1

3-2. 정제 데이터 저장환경을 적정하게 
구축하였는가?

1-2
2-4,2-5

3-1

4. 원천데이터 
품질검사 수행 
여부

4-1. 사용하기 적합한 데이터 여부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였는가?

1-3
2-2,2-8

3-1

4-2. 원천데이터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 
도구를 확보하였고 검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1-3
2-1,2-7,2-8

3-1

4-3. 품질검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가?

1-3
2-1,2-7,2-8

3-2

표 4. 데이터 정제 절차 점검항목
Table 4. Checklist for data cleansing procedure

3. 구축단계 절차에 대한 감리 점검항목
가. 데이터 획득/수집 절차의 감리 점검항목
데이터 획득/수집 절차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

이터를 획득/수집 또는 생성하는 단계이며, 데이터 획득
/수집 방법 및 기준의 현행화 여부, 데이터 법적 근거의 
검토여부, 수집 도구 및 저장환경의 검토여부, 원시데이
터 품질검사 수행 여부 등, 법·제도 준수, 데이터 다양성 
확보, 데이터 편향성 방지 및 윤리 준수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나. 데이터 정제 절차의 감리 점검항목
데이터 정제 절차는 획득한 원시데이터로부터 불필요

한 중복 제거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일련의 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이며, 정제방법 및 기준 현행화 여부, 개인
정보 비식별화 여부, 원천데이터 품질검사 수행 여부 등 
정제기준의 명확성, 중복방지, 정제작업방식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다. 데이터 가공 절차의 감리 점검항목
데이터 가공 절차는 AI모델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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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검토항목 감리

관점
1. 데이터 하자 
및 유지보수 
수행 여부

1-1. 구축 데이터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가?

1-3
2-4,2-7

3-1

2. 사용자 
품질개선의견의 
반영 여부

2-1. 데이터 품질에 대한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1
2-7,2-8

3-2

2-2. 사용자들의 품질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반영 등 유지보수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가?

1-2
2-3,2-6

3-1

표 7. 데이터 운영/활용 절차 점검항목
Table 7. Checklist for data operation/utilization procedure

점검
항목 검토항목 감리

관점

1. 데이터 가공 
방법 및
기준의 현행화 
여부

1-1. Adaptation Learning 
데이터구축방법 및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는가?

1-1
2-1,2-2,2-8

3-2

1-2. Adaptation Learning에 필요한 
데이터가 적정하게 구축되었는가?

1-2
2-1,2-2,2-8

3-2

1-3. 데이터 형식 및 입력값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였는가?

1-1
2-2,2-7

3-2

1-4. 데이터 가공 방법 및 기준, 교육, 
검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였는가?

1-1
2-7,2-8

3-2

1-5. 데이터 가공 기준에 대한 변경 
관리를 수행하였는가?

1-3
2-2,2-8

3-1

2. 데이터 가공 
도구 및
저장환경의 
검토 여부

2-1. 가공에 사용될 저작도구를 
확보하였고,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1-2
2-1
3-1

2-2. 데이터 가공 기준에 대한 변경 
관리를 수행하였는가?

1-2
2-2,2-8

3-1

2-3. Adaptation Learning 용 데이터 
저장환경을 구축하였는가?

1-2
2-4
3-1

3. Adaptation 
Learning 
데이터 
품질검사 수행 
여부

3-1. 정확성(구문, 의미)을 중점으로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1-2
2-2,2-7,2-8

3-1
3-2. Adaptation Learning 용 데이터 
품질검사를 위한검사 도구를 
확보하였고, 검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1-2
2-2,2-8

3-1

3-3.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가?

1-2
2-2,2-8

3-1

표 5. 데이터 가공 절차 점검항목
Table 5. Checklist for data processing procedure

점검
항목 검토항목 감리

관점

1. 
구축목적-AI모
델 합치성 확인

1-1.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로 
학습시켰을 때 영역별 품질검사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1-3
2-1,2-2,2-8

3-1

1-2. 구축 목적에 부합하는 AI 모델의 
선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2-2,2-7,2-8

3-1

1-3. AI 모델 구축/운영 및 테스트를 
위한 환경 구축 정보를 검토하였는가?

1-3
2-4,2-8

3-1

1-4. AI 모델 정보/라이센스 가이드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1-3
2-7,2-8

3-1

2. 학습결과 
확인 및 최적화

2-1. 학습용 데이터가 AI 모델로 
학습시켰을 때 목표로 했던 수준의 성능 
달성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사하였는가?

1-3
2-1,2-4

3-1

2-2. AI 모델(알고리즘)의 성능 검사를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가?

1-3
2-4,2-7

3-1

2-3. 모델의 단계별 유효성을 적정하게 
검사하였는가?

1-3
2-2,2-6,2-7

3-1

2-4. 학습모델, 활용 서비스 개발에 
가능한 학습데이터셋 품질오류 및 이슈 
내용을 분석하여 보완조치를 
반영하였는가?

1-3
2-4,2-7

3-1

3. 
품질검증결과 
보완조치

3-1. 최종데이터 제3자 품질검증결과가 
미달성인 경우, 보완조치를 수행하여 
결과를 적정하게 보고하였는가?

1-3
2-7
3-1

표 6. 데이터 학습 절차 점검항목
Table 6. Checklist for data learning procedure

공 처리하는 절차로, 초거대 AI 데이터는 적응학습
(Adaptation Learning)[7]를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단계이며, 데이터 가공방법 및 기준의 현행화 여부, 
Adaptation Learning 데이터 품질검사 수행여부 등 가
공 처리 활동별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라. 데이터 학습 절차의 감리 점검항목
데이터 학습 절차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보정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이며, 구축목적 AI모델 합치성 확인, 학습결과 확인 
및 최적화, 품질검증결과 보완조치 여부 등, 데이터 학습
의 유효성, AI모델 성능, 품질오류에 대한 분석 활동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4. 운영·활용 절차에 대한 감리 점검항목
가. 데이터 운영/활용 절차의 감리 점검항목
데이터 운영/활용 절차는 데이터 하자 및 유지보수, 

품질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이며, 데이터 하자 및 유
지보수 수행 여부, 사용자 품질개선 의견의 반영여부 등, 
유지보수 계획 및 품질개선 활동의 적정성에 대해서 중
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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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적용한 정보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데이터 품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AI 학습데이터 구축 단계별 세
부 활동들에 대해서 절차, 산출물 및 성과의 3가지 감
리 관점을 제시하였고, 감리원의 감리 업무 수행시 참
고할 수 있는 감리 점검항목과 세부 검토항목을 제시하
였다. 

생성형 AI 데이터에 대한 구축 단계별 감리 수행을 통
해서 준비 계획, 구축, 학습 및 운용 단계 활동의 적정성
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품질 점검과 미흡한 사항
에 대한 개선 권고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
고 생성형 AI 정보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 제고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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