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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으

로 전 세계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6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특히 기술, 직

무 및 업무 성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모든 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이는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65%

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직업 유형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World Economic Forum, 2016).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 및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

고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미래의 기술 요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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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예측하고 준비 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변화의 경향을 정

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 교육과 프로젝

트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역량을 갖춘 인재

를 키워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창의적으로 사고

하고 프로젝트 팀에서 배려하고 협업할 줄 알며, 아울러 능동

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

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

은 사용자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였고, 학습에 흥미를 부가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특

히 스마트 기반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지식 정보의 공유를 활

발히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스마트 교육 초반에 주로 PC기반 학습에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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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기반 학습으로 기술이 발전했다면, 최근에는 인공지

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실감형·지능형의 

풍부한 콘텐츠 기반 학습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산업일보, 2017). 아울러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학습자 개

개인의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을 풍부하게하고, 교육을 

개인별로 맞춤화 할 수 있는 지능형 적응 학습에 대한 관심 또

한 높아지고 있다(McGraw Hill Education, 2017). 

대학의 의사소통교육이 일반적으로 글쓰기, 말하기, 독서와 

토론 관련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정희모, 2013), 많

은 대학들은 이러한 의사소통교육 영역 중에서도 글쓰기 교육

을 강조해 온 경향이 있다(김경애, 2016). 제4차 산업혁명 시

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방

대한 양의 정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이를 가지

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줄 아는 사람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사소통

교육은 글쓰기보다는 말하기, 특히 읽기 교육에 초점을 둘 필

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글쓰기 중심 교육을 넘어 다학제적 

프로젝트 팀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제시할 줄 아는 인

재 양성 교육,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또한 스마트 교육 환경을 통해 생성되는 콘텐츠를 교수자

가 조직화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제시하며 학습 동

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적응적 학습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의사소통교

육을 위한 지능형 적응 학습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환경의 변

화와 함께 교육철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도 궁구해 보고자 

한다.

II.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교수학습의 변화

1. 스마트 교육

스마트(SMART) 교육이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기반을 둔 학습 패러다임을 의미한

다. 스마트 러닝을 통한 스마트 교육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교육이 결합된 분야로 1990년대 중반 웹 서비스 개발과 함께 

처음 등장한 e-러닝에서부터(양혜경·이경순, 2004) m-러닝, 

u-러닝, 스마트 러닝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한 학습 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모든 주제에 관한 정보, 전문가 또는 코

스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몇 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수진이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경험하

였다(Ark, 2013).

Table 1 Definition of SMART(교육과학기술부, 2011)

SMART Description

Self-directed

(Knowledge producers) Changes in the role of students 

as a major producer of knowledge, the professor changes 

to a mentor of learning

(Intelligent) system of self-learning through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online achievement

Motivated

(Experiential centered) Emphasize teaching-learning 

methods to reconstruct knowledge based on experience 

from formal knowledge center

(Problem-solving centered)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process-oriented individualized evaluation

Adaptive

(Flexibility) Enhancement of the flexibility of the 

education system, personalized preferences and 

customized learning linked to future jobs

(Individualization) Evolving from a place where the 

school delivers a large amount of knowledge to a place 

that supports individualized learning that matches the 

student's level and aptitude

Resource 

Enriched

(Open market) Based on cloud education service, free 

use of rich contents developed by public institutions, 

private and individual

(Social networking) Collective intelligence, social 

learning, etc.

Technology 

Embedded

(Openness) Smart education environment where 

information can be learned whenever and wherever, 

and the variety of teaching methods is maximized.

스마트교육은 자기주도적으로 내 수준과 적성에 맞는 풍부한 

자료와 ICT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공부하는 교육이다. 스마트

교육의 키워드는 “개별화된 교육”, “맞춤화된 적시학습”, “창

의성중심 교육”이다. 이를 통해 평균적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

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Table 1은 

스마트 교육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스마트교육이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방법(pedagogy), 교육과정(Curriculum), 평가(Assesment), 

교사(Teachers) 등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지원체제로서, 최상의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인간

을 중심으로 한 소셜러닝(social learning)과 맞춤형 학습

(adaptive learning)을 접목한 학습 형태이다(김영애, 2011). 따라

서 스마트 교육은 새로운 교육 환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수-학

습 당사자들에게도 역할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습에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AR/VR 

(Virtual Reality/Augmented Reality)이 학습에 사용되고 있

다. Fig. 1은 구글 익스피디션과 스마트폰을 통해 현실세계의 

교실 안에서 화산 폭발을 경험하게 하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익스피디션(Expediaions AR)은 구글의 탱고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교실의 지도를 그리고 3D 오브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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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 Contents using Google Expeditions AR 

위치시키는 형식으로 구현하여 교사들은 구글 익스피디션을 

활용하여 보다 몰입감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Learning Spark Lab, 2017).

구글은 2017년 가을에 익스피디션 AR을 본격적으로 학교 

교육에 제공할 예정이다.

2. 협력학습과 의사소통 능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문 간 그리고 산업 간의 경계가 낮

아지면서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

라 협업과 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학생들이 당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은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다. 동료들과의 협력 학

습을 전제로 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여러 각도에

서 성찰하고 올바른 공동체적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

이다(신희선, 2006).

Fig. 2 Active Learning Classroom Diagram

스마트 교육 환경이 제공하는 소통의 공간에서는 동시에 여

러 명이 같은 자료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활

동이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협업

하고 분담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도록 하고 교수자가 학생

들이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독려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아가

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학

습 과정을 통해 학생 상호 간의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

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가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

상이 가능하다. Fig. 2는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양방향 협력학

습을 위한 개념도를 제시한 것이다.

3. 개인별 맞춤 학습을 위한 지능형 적응 학습

오늘날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비

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현실화됨으로써 학습자는 언제 어디서

나 자유롭게 휴대용 기기로 학습 콘텐츠를 내려 받아 능동적으

로 학습하고 교수자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이러닝 서비스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스마트 러닝은 개인화된 스

마트 디바이스에서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학습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마트 교육 환경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학습자에게 적응적인 지능형 학습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콘텐츠 관리와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LMS/LCMS(Learning Management System/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와 같은 기술만으로는 사실상 

지능형 적응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지식베이스 기반

의 지능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확보되어

야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지능형 적응 학습 서비스를 위해서

는 기존의 LMS뿐만 아니라 스마트 교육 환경의 다양한 기술

들을 활용해야만 한다.

Fig. 3의 (a)는 전형적인 학습자 학습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

며, (b)는 개인별 맞춤 학습을 위한 적응적 학습 경로를 보여주

고 있다.

지능형 적응 학습은 기본적으로 개별화 학습 즉, 맞춤형 학

습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적응적 학습은 학습자의 활동 및 성

능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조정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적은 질문

으로 각 학습자의 숙련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각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돕는다. 전통적 학습의 

특징으로는 학습의 숙련도보다는 연령에 따라 학습자를 그룹

화하고,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사이의 통합이 부족하며 형

성 평가보다는 총괄 평가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반면, 적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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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ditional Learner Path:
Every Learner Sees All 

Content

(b) Typical Adaptive Learner 
Path: Based on Individual 

Mastery

Fig. 3 Traditional and Typical Adaptive Learner Path

학습은 일반적으로 모든 학습자에게 높은 숙련도와 참여도를 

유도하는 학습 출석 시간의 양보다는 학습자 개개인의 숙련도

에 중점을 둔다.

III. 스마트 교육 환경을 통한 지능형 적응 학습 설계

1. 협력적 프로젝트 학습 환경 설계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는 토론, 체험, 협력 수업 등에서 양방

향 수업 방법을 구현하는 ALC(Active Learning Classroom)

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미러링(Mirroring) 프로그램 등을 통

해 학생과 교수자간의 데이터 공유 및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대하여 실시간 양방향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U-CLASS, 

2017). Fig. 4는 현재 접속된 전체 학생들의 화면을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Fig. 5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양방향 데이터 전송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모니터링 되

는 화면은 캡쳐 또는 정지된 화면이 아닌 실시간 화면으로 현

재 학생들이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는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

수자, 학습자-콘텐츠 간의 협력학습 지원과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평적, 참여적, 지능적 그리고 양방향 상호작용

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Fig. 4 Real-time monitoring of connected learners' screens

Fig. 5 Sharing data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2. 의사소통교육을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 설계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로 구현되는 스마트 교육 환경은 사

용자의 현재 위치, 시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학습을 위

한 디바이스, 사용자의 행동 및 학습 이력 등과 같은 사용자의 

현재 상황 정보(contextual information)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현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구동시

켜 주는 상황 인식 기술을 전제한다(구진희·최완식, 2010). 따

라서 학습자에게 적응적 학습 서비스를 위해 학습자 정보는 무

엇을 수집할 것인지, 의사소통교육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습 상

태 및 학습 이력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의 경로를 어떻게 제시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설계되어야 한다. Fig. 6은 의사소통교육을 위한 

지능형 적응 학습의 흐름도를 제시한 것이다.

Fig. 6을 보면 학습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기존의 LMS를 

비롯하여 교수자 클라우드(웹),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수

집된 학습자 정보를 분석하여 학습자를 유형화하고 각 학습자

에게 적응적인 학습 경로를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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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telligent Adaptive Learning Flowchart in Communication 
Education

3. 콘텐츠 재생산 지원 환경

최근의 스마트 교육 환경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각종 콘텐츠 자료의 접근을 용이하며, 동시에 모든 수업 활동은 

교육 성과물이 되고 이러한 성과물을 보다 쉽게 축적할 수 있도

록 만들어주고 있다. 읽고 쓰고, 토론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화 

할 수 있음으로써 그 자체가 기초적 콘텐츠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동영상을 비롯한 콘텐츠 자료를 생성,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6의 수업과의 연계를 보면, 수업과

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내용은 콘텐츠로 업데이트되고 지속적인 

공유를 통해 콘텐츠로 재생산되는 환류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IV.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의사소통교육을 위한 지능형 

적응 학습 방안

1.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지능형 학습에서 체계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는 필수적 요

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의 LMS는 자료가 집적된 도서관 

형태의 공간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

재라는 정체성을 기른다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교육이 수행된

다고 할 때,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기르기 위한 

역사의 탐구와 현재 그 지역의 상황 등을 아는 것은 교육의 필

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를 문서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 

영상의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가 다음 문제로 등장한다. 가령, 

지역 박물관이나 문학관 방문하여 QR코드를 스캔하면 증강현

실의 역사 공간 속에서 교수자의 설명을 듣게 되는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지정

한 자료의 업데이터가 가능하고 학습자가 선호하는 주제나 갈

래에 대한 자료를 맞춤형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학습자의 학습 패턴 분석 

학습자가 어떤 자료를 즐겨 읽고 어느 부분에 관심이 많은

가, 읽기 패턴은 어떠한가, 출력하여 훑어볼 수 있는 글 자료를 

선호하는가 영상자료를 선호하는가, 어떤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공과목은 무엇을 듣는가, 지난학기 리포트는 어떤 형

태로 제출하였으며 어느 등급의 학점을 받았는가, 글 쓰는 패

턴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등은 지능형의 맞춤형 교육을 수

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분석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의 면

밀한 설계도 중요하겠으나,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

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학습자의 요구를 수렴

하기 위해 시스템 가입 시 간단한 전자설문을 실시할 수도 있

다. 이때 기호도를 평가하는 ‘yes-no question’식 설문도 도움

이 될 수 있다. 가령, ‘당신은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까, 웹

툰을 보는 것을 선호합니까’, ‘당신은 답이 명확한 질문을 선호

합니까, 답의 범주가 넓은 질문을 선호합니까’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서버나 클라우드에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자별로 특히 요구하는 사항이나 어려워하는 부분을 분석

하고, 이를 처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역시 지능형 

수업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3. 맞춤형 자료 제안

제2차 정보혁명은 이미 소비자가 웹에서 검색한 흔적들을 바

탕으로 맞춤형의 상품 정보를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학습 서버에서도 학습자 맞춤형의 자료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

다. 가령 학습자가 ‘다문화시대’에 관한 발표나 토론을 과제로 

받았다고 할 때,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맞춤형의 자

료를 제안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주제의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교수자가 모델링한 발표나 토론문을 읽어볼 수 있다면, 학습자

는 자신이 받은 미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습자들은 포털 검색에 들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

료들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대용량의 서버 구축이 

필요하다. 학습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자료를 미리 서버에 저장

해둘 뿐 아니라, 자료를 구분하고 유형화해 두는 작업 또한 선

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수자와 시스템 관리자의 긴밀한 협력

도 요구된다.

4.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협력학습의 활성화  

모바일의 장점은 한정된 시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학습자들

에게 항상적인 협력 학습의 공간을 구축해준다는 점에 있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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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톡’이나 ‘밴드’ 등의 SNS 공간은 이미 소위 ‘단톡방’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브레인스토밍의 장이다. 

LMS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톡 등에서

는 자료를 오래 보관하기 어렵고 용량이 큰 영상 등은 전달하기

가 어렵다. 이러한 부분은 LMS가 보완해 주어야 한다. 자료를 

불러와서 함께 보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웹에 구축하는 

것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브레인스토밍이 수업 전 

적어도 두세 차례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안한다. 

5. 게시판을 활용한 지식의 공유 및 재생산

웹을 활용하는 수업의 최대 장점은 수업 결과를 게시판에 올

려 학기별로 지식을 축적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

의 재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선배들의 좋은 글을 보게 함으로써 후학은 선학의 어깨를 밟고 

올라설 수 있다. 간혹 교수자들끼리 이번 학년은 전 학년만 글

이 못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교수자가 꼽은 좋은 글

을 읽은 학습자는 절대 전 학년보다 못한 글을 쓸 수가 없다. 

학기별 단절의 결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LMS는 학기별로 구축되어 이전의 자료는 불러오지 못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빨

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V. 논의 및 결론

제4차 산업혁명(제2차 정보혁명)은 학교와 교실의 위상은 물

론,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교

수자는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조력자로, 학습자는 지식 수용자

에서 지식 생산자로 역할이 변모할 것이다. 학교가 단지 지식

을 전달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학

습을 지원하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전부터 있

어 왔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끈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이 그러

한 요구를 다층적, 다각적으로 실현할 기반을 만들고 있다. 유

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학습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이러한 환경으로 교

실을 벗어나 직접적으로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해

졌다. 가령, 이전의 체험학습이 교수자의 인도 하에 학습자가 

집단으로 움직여 설명을 듣는 집단 중심의 일방적인 설명 중심

의 교육이었다면, 앞으로의 체험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

는 시간에 교수자가 지정한 공간을 방문하여 자신이 소지한 디

바이스로 교수자와 실시간으로 인터랙션하는 개인 맞춤형 수

업으로 진화할 것이다.

한편 제2차 정보혁명은 학습자들이 웹상에 남긴 흔적을 정보

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교육 기

반을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그것은 학습자들이 교수자와 같은 

서버를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대의 대학들이 이미 

LMS를 갖추고 있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

러나 콘텐츠 전달이 주목적인 대부분의 LMS가 학습자의 정보

를 기반으로 맞춤형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점에서 시스템 및 서버의 보완이 요구된다. 

교육철학 또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대의 학습자들 중에

는 스마트폰에 길들여져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

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능형 적응 학습 시스템을 교육에 도

입하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스마트 교육이 단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 환경, 교육 시스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육이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기기 사용

만을 스마트 교육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한다. 

교육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

간을 시민으로 완성시킨다는 목표가 대학 의사소통교육의 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

서 교육내용 자체도 민주적 시민 양성에 목표를 두고 정해질 

필요가 있다. 단지 말만 잘하는 인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

간으로 기르는 데 목표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 대학에서 의사소통을 가르치고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

은 타자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실천적 지혜

를 갖고자 함이다. 교육의 철학과 지향점이 있으면 방안은 자

연스럽게 정해지기 마련이다. 민주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양성하려면, 일단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구성원들과 능동적으

로 소통할 줄 아는 인재로 길러져야 한다. 따라서 그 사회를 적

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고, 그것을 적절하

게 읽게 하는 동시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방법

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할 터이다.

앞으로 사회 혹은 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지는 알 수 

없다. 세상이나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고 바뀌어가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와 내용 하에 수행되는 의사소통교

육 철학과 인간애에 기초한 미디어 활용이라는 교육철학만 변

치 않는다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

니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훈련

하는 실천적 장으로써 스마트 교육 환경을 활용한 지능형 적응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교육 과정에서 수

집되는 다양한 학습자 정보를 분석하고 교수자의 의도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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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능형 적응 학습의 구체적 교수학습 방

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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