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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학교 현장에 도입

되어서, 교수-학습 형태의 변화와 교육 환경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중요성

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예비 교사의 교육 모델에서 테크놀로지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Mishra and Koehler(2006)의 TPACK 모델을 활용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TPACK 모델을 활용하여 예비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 수업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

였다. 개발한 교육 모델은 브레인스토밍, 협력, 탐색(TPACK, AI, 교육과정, 교육적 맥락, 수업 사례), 수업 

설계, 마이크로티칭, 수업 비평, 수업 성찰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융합 TPACK 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예비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 수업 전문성 변화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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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기술의 혁신에 따라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이 발달하였으

며, 기존의 산업이나 학문과 융합되어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인공지능이 제시되었다[1]. 교육에서

도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에

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습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 개별 데이터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플랫폼이 

개발되었고, 언어 학습에서 번역이나 발음 등을 위하여 자연어 처리와 

Text to speech와 같은 기술이 활용되었다[2]. 또한, 챗봇을 활용하여 

과학 교과에서 교수-학습이나 평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업 환경에 인공지능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 인공지능(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이 개발되었을 때,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 교사

가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3]. 

이처럼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AIEDAP) 사업을 통하여 인공지능 교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 또한,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융합 교육대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발표하였다[5][6]. 

이처럼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지만, 인공지

능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 모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ACK)을 활용하여 예비 교사

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수업 전문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테크놀로지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TK)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Mishr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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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hler(2006)은 기존의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에 TK를 결합한 TPACK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TPACK 프레임

워크는 TK가 교수 지식(Pedagogical Knowledge, PK)와 내용 지식

(Content Knowledge, CK)가 같은 중요도를 가지며, 지식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Technological Pedagogical Knowledge(TPK), 

Technological Content Knowledge(TCK), PCK, TPACK이 형성

된다고 설명하였다[7].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나 예비 교사가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므로, TPACK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예비 교사와 교사의 테크놀로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7]. 

기존의 TPACK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 도구로 ICT 도구가 많이 

활용되었다. ICT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테크놀로

지가 가진 기능적인 한계점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통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8][9].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Kim and Lee(2017)은 TPACK의 테크놀로지 도구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기반 TPACK 교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Kim and Lee(2017)의 

모델에서는 브레인스토밍, TPACK 탐색,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탐색, 

교육과정 탐색, 수업 설계, 수업 실연, 협력, 수업 비평 및 성찰로 

교육 모델을 개발하였다[10].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TPACK 프레임워크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수환 외 (2020)은 학생과 

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서는 교육과정 구성 요소와 TPACK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

다. 해당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을 CK로 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인공지

능 교육의 관점이며, 인공지능 자체를 가르쳐야 하는 내용 요소로 

보았고, TK는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나 플랫폼을 제안하였다[11]. 

최정원 외 (2022)는 인공지능을 TK의 관점에서 보고, 예비 교사와 

교사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TPACK 모델을 제안하였다. 해당 

모델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TPACK에 대한 이해, TPACK 

수업에 대한 관찰, TPACK 수업 설계 및 실습, 수업 비평을 단계로 

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12]. 해당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관점

에서 인공지능 기반 TPACK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TPACK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Results

Kim and Lee(2019)에서 예비 교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프로그

래밍 언어를 도입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하였

다[1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사례를 분석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14].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에 대하여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인지적 부담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교육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Mishra(2019)가 말한 것처럼 수업에서 교육적 맥락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적 맥락에 대한 지식(conteXtual 

Knowledge, XK)를 포함한 TPACK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TPACK 기반 인공지능 융합 

교육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를 위한 TPACK 교육 모델에서는 브레인스토밍, TPACK 

탐색, 수업 설계, 수업 실연, 협력, 수업 비평 및 성찰이 필요하다[16]. 

또한, 테크놀로지 통합을 위하여 교육과정 탐색과 인공지능 기반 

수업 설계 탐색이 필요하며,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

밍 개발 환경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리믹스 기능을 활용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13]. 

IV. Future Works

본 연구에서는 TPACK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예비 교사의 인공지

능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교육 모델의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요인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예비 

교사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적용 

연구를 통하여 교육 모델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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