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컴퓨팅 혁명은 정보 기술을 통해 모든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
켜놓았다. 계산 과학(Computational science)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는 1980 년대에 널리 사용되었다. 1982 년에 이론 
물리학자 케네스 윌슨(Kenneth Wilson)은[4] 물질의 
상태변화에 대해 놀라운 새로운 발견을 산출하는 
계산 모델을 개발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오늘날 계산(computation)은 단지 지원 역할이라기
보다는 모든 전문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었다.  컴퓨터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데 도입된 새롭고 중요한 방법일 뿐
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컴퓨팅 사고라는 용어는 1950년대 컴퓨터 과학

에서 나왔지만 2006년 STEM교육이 관심을 끌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컴퓨팅 사고란 일반적으로 자
동화된 프로세스 설계를 용이하게 하는 정신적 기
술(mental skills)을 의미한다. 컴퓨팅 사고를 정신적 
기술로 구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
하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프
트웨어(SW)교육을 도입하였다. 2015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모든 교과에 맞는 역량을 제시하고 하고 
우리나라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SW원리 교육 
등을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켰다[1],[2]. 전 세계적인 
최근 관심사는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
확하고 명확한 판별에 관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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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팅 사고 정의에 대한 
인식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SW교육을 통
해 학습자들의 심리적, 행동적으로 변화되는 기질
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정의의 인식 흐름 변화 

컴퓨팅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
치고,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경제적 경쟁력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은 정보처리가 자연에서 자
연적으로 발생하며, 그러한 정보처리를 이해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정보처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컴퓨팅 사고는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매
우 필요한 기술이고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이 4
가지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이다.

컴퓨팅 사고란 세상을 알고리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넷 윙은  컴퓨팅 사고
는 문제 및 그 문제 해결책을 공식화하는데 관련
된 사고 과정들로 해결책은 정보처리 에이전트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
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3],[8],[9]. 다른 말로 표현하
면  인간의 인지능력과 컴퓨팅 용량이 요구되는 
문제들을 표현하고 해결 과정들을 생각하는 법을 
컴퓨팅 사고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식화
(formulation)란 사람들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
는지 또는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도 기계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
한다. 컴퓨팅 사고의 개념은 컴퓨팅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컴
퓨팅 사고는 분석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
적인 방법에서는 수학적 사고를, 일상생활의 제약 
안에서 작동되는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접근에는 공학적 사고를, 인간의 행동, 
마음, 지능, 계산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접근
에서는 과학적 사고를 공유한다.

구글(Google)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프로
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
(critical thinking skill)과 컴퓨팅 능력(power of 
computing)을 포함시켰다.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컴
퓨터 과학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라 정의하였다. ISTE(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
한 디지털 시대의 기술(skill)이라 정의하였다[3]. 피
터 데닝(Peter J. Denning)은 컴퓨팅 사고는 원래 
1950, 60년대 앨런 뉴엘(Allen Newell), 허버트 사
이먼(Herbert Simon) 등에 의해 연구된 알고리즘적 
사고(algorithmic thinking)로 불리던 개념이라 하였
다. 많은 학자들은 제닛 윙의 정의는 실제 인간의 

어떠한 사고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 예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5],[6].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 프
로그래밍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알고리즘적 추
론, 알고리즘적 사고 또는 프로세스 사고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팅 사고의 개발은 프로그
램을 배우는 것과 공통점이 많이 있다. 여러 학자
들은 컴퓨팅 사고 안에서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그래밍은 다양한 지식 
도메인과  다양한 인지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  
작업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활동이다. 프로그래
밍은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컴퓨팅 사고와 관련된 인지 작업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이기도 하고 계산 능력을 입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컴퓨팅 사고 교육은 단지 프로그래밍에 집
중하는 것은 아니다. 

Ⅲ. SW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내적 기질 
변화 분석 방법

SW교육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컴퓨
팅(computing)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문제 해결 방
법을 탐색해 효율적인 해결 절차들을 사고하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행동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정
서 및 인지와 함께 작용한다. SW교육은 컴퓨팅 사
고 능력을 기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SW교
육을 통해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
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학습자의 내적인 인
지적, 정서적, 동기적 과정의 영행 속에서 SW교육
의 결과가 각 개개인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SW교육을 받더라고 학습자의 각
자의 적응 유연성과 심리적 기저를 가지고 각기 
다른 인지와 정서에 의해서 학습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SW교육을 통해 변화된 학습자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변화는 SW교육과 관련된 인지적 평
가를 변화시키거나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SW교육에 대한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들 중 가장 변화시키기 용이한 것은 태도의 인지
적 부분이다[7]. 인지적 기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사람(PPAT: Person 
Picking Apple from a Tree)을 그리는 그림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그림검사는 제시된 주제가 문제해
결을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상과 해결방법을 
그리는 것이므로 그린 사람의 문제해결력을 측정
할 수 있어 SW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학습자의 기
질을 알아보는데 사용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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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자의 인지적 기질 변화(SW교육 실

시 전과 후 PPAT 그림)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의 SW교
육의 목적인 컴퓨팅 사고에 대한 개념 인식 변화
에 대해 살펴보고 SW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심
리적, 행동적으로 변화되는 기질이 무엇인지를 알
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SW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컴퓨팅(computing)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컴퓨팅 사고를 측정하는 방법을 
단순히 공학적인 접근 방법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
자의 내적인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행동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앞으
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서 변화
되는 사람의 기질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SW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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