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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교육 패러다임
의 급격한 변화로 인공지능(이하 AI) 교육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
회에서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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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인공지능(이하 AI) 교육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AI 교
육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 AI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 및 수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컴퓨팅 사고력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이 AI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 원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AI를 이해
하기 위한 수학적 사고력 측면의 요소로서 학생들이 수식을 이용한 알고리즘과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
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역량있는 학습 효과성 분석을 통한 기대치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Because of the rapid change in the educational paradig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rtificial 
Intelligence (AI) Educ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day.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cuses on AI 
Education that can cultivate the fundamental skills and competencies needed in the future society. The following are 
the direc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for improving computational thinking and mathematical thinking in AI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First, studying teaching principles that allow students to understand AI concepts 
and principles and develop their ability to solve real-life problems is necessary in terms of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education. Second, an educational program is required for students to acquire algorithms using formulas and learn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computers thinking like humans as part of their mathematical thinking ability to understand 
AI. A study on expect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competent learning effects that may arise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was proposed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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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I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AI의 
이해 및 활용 등 기초소양과 함께 컴퓨팅 사고력
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 교육과
정과 연계하여 AI 등 신기술 분야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한정된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닌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변화하는 AI 교육을 의미한다. AI 교
육은 모든 교과목으로 이어지면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양이 될 수 있는 학문 영역으로서
의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 운영
을 위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 AI 교육에서 컴퓨
팅 사고력 및 수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컴퓨팅 사고
력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이 AI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 원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AI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사고력 측면의 요소로서 
학생들이 수식을 이용한 알고리즘과 컴퓨터가 인
간처럼 사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Ⅱ. 컴퓨팅 사고력과 교수 원리 

AI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모두가 익숙해져야 하
는 소양으로서 내포된 측면이 크다. AI 교육은 교
양인으로서의 문화 소양, 모두를 위한 과학 소양 
등과 같은 맥락에서 넓은 의미의 소양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AI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 
교육으로서 AI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2015 개정 정보 교육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은 ‘추상화(abstraction) 능력’과 프로그래밍
으로 대표되는 ‘자동화(automation) 능력’, ‘창의
융합 능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이
해하고 창의적으로 해법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1].

Weintrop et al.(2016)는 컴퓨팅 사고력을 자료 
실천(Data Practices),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실천
(Modeling & Simulation Practices), 컴퓨터를 활용
한 문제해결 실천(Computational Problem Solving 
Practices), 시스템 사고 실천(System Practices) 등 
다양한 수준에서 사고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2].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팅을 활용한 문제해결을 
전제로 문제를 발견, 분석하여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2022 개정 교육과
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AI 연계 
교과 수업 활동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이러한 수업 활동은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개선과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발에 따라 양질의 
내용과 소재를 이룰 수 있다. AI 교육은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여러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
고 지속적인 디버깅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문제해
결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한편, AI 교육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지식에 대한 이해와 전이
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AI 교육의 범위는 공통
소양, 기초 및 심화, 영재교육 등으로 다양한 구
분하고, 수준은 교육내용의 깊이, 시기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컴퓨팅 사고력은 프로그래
밍, 코딩,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 문제 
인식과 재해석, 분해를 위한 도메인 지식, AI 원
리의 융합 등 세심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수 
원리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 비지도학습 학습 모델 결과 예시 

그림 2는 비지도학습 군집을 지도할 때 데이터 
특성에 따라 표시한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있는지
를 보여준다. 이때, 교사는 절차적 과정에 따라 
컴퓨팅 사고력에 필요한 교수 원리를 보여줄 수 
있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Ⅲ. 수학적 사고력과 학습원리

AI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프트웨
어 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
고력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컴퓨팅 사고력은 
AI 교육에 있어 필수 역량으로서 수행하는 사고 
과정이다.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수학적 사고와 유사한 분석적 사고로 

그림 1. AI 원리학습 및 교과수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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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학습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4]. AI 교
육은 교육내용과 프로그램 그 자체만으로 교육의 
효과를 바랄 수는 없다. AI 교육은 잠재적인 교육
과정으로 의사소통, 플랫폼 기반의 학습 등과 함
께 교과 융합을 넘어선 학문적인 구성이 이루어
짐으로써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Barr & Stephenson(2011)은 컴퓨팅 사고력 구성
요소를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 자동화, 병렬화, 시뮬레이션 등으
로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수학과 연계되는 예를 제
시하고 있다[5]. Weintrop et al.(2016)은 컴퓨팅 사
고 분류 체계를 두어 수학과 연계한 컴퓨팅 사고력
을 위한 학습요소를 도출하였다. Kim et al.(2021)는 
컴퓨팅 사고력 분류 체계를 수학 교과와 연계하여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학습을 설계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 내용
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6]. 이는 컴퓨팅 
사고력으로 수학적 내용과 기능에 집중하는 넓은 
범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7]. 

Zimmerman(2018)은 인간과 AI의 학습을 비교
하고 McGraw Hill의 수학 프로그램 ALEKS를 제
시하면서 학습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지
만, 차별화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AI의 
구성요소를 사용한 솔루션을 보여주었다[8]. 이는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습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수정(2021)은 AI 학습으로 선형 회
귀 알고리즘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수준에 맞는 오차 제곱의 합을 비교하여 수
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9]. 이는 컴퓨팅 사고력의 추상화와 자
동화가 수학적 사고력을 통해 능동적 전이를 이
루는 학습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비지도학습 학습 모델 학습지도 예시 

위 예시 그림은 군집의 구분을 중심점으로부터 
원을 그려서 가까우면 같은 군집으로 정하고 멀면 
다른 군집으로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학습 
과정은 데이터의 요소 중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수학
적 사고력으로 선별하고 구분하는 학습원리를 이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Ⅳ. 결  론

AI 교육은 미래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더욱 중

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은 모두가 익
숙해져야 하는 소양으로서의 컴퓨팅 사고력 교육
에 대한 교수 원리가 잘 적용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학습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적인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 
과제에 이어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역량있는 학습 효과성 분석을 통한 기대
치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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