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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한 교사의 교육요구도 분석☆

 Analyzing Teachers' Educational Needs to Strengthen AI Convergence 
Education Capabilities

김 자 미1 김   용2*

JaMee Kim Yong Kim

요    약

학교 장에서는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를 목한 AI 융합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AI 융합교육에 한 

용어의 혼재를 최소화하기 해 용어를 정의하고, AI 융합교육을 수행하는 에서 교사의 교육요구도를 분석하기 한 목 으로 

진행되었다. 목  달성을 해 문가 19명의 의견 수렴, 교육 학원의 AI 융합 공에 재학 인 등 교사 125명을 상으로 자기기
입식 설문을 진행하 다. 분석 결과, 문가들은 AI 융합교육을 AI 기반교육이나 활용교육이 아닌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정의하

다. 교사의 교육요구도 분석에서는 AI와 빅데이터'가 1 순 이며, 'AI 융합교육 방법론', 'AI 활용 학습 실제'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는 

AI와 련된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는 가운데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어를 정의하 고, 직 교사의 AI 융합교육에 한 교육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인공지능, AI 기반교육, AI 융합교육, AI교육, 교육요구도

ABSTRACT

In the school field, AI convergence education is recommended, which utilizes AI in education to change the paradigm of socie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fine the terms of AI and AI convergence education to minimize the confusion of terms and to analyze 

the educational needs of teachers from the perspective of conducting AI convergence edu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19 experts' 

opinions were collected, an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25 secondary school teachers enrolled in the AI 

convergence major a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ts defined AI convergence education 

as a methodology for problem solving, not AI-based or utilization education. In the analysis of teachers' educational needs, “AI and 

big data“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AI convergence education methodology“ and “learning practice using AI“.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defined the terminology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amidst the confusion of various terms related to 

AI, and presented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AI convergence education for in-service teachers.

☞ keyword : AI(Artificial Intelligence), AIBE, AI Convergence education, Learning about AI, Educational needs

1. 서   론

융합교육에 한 논의는 1990년  미국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에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약칭으로 사용한 STEM이 계기가 되었다[1]. STEM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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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작성된 것임

회 으로 과학  기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목

으로 시작되었고, 학문 간 융합과 실천을 강조하기 

한 정책 ·학문  키워드로 자리매김하 다. 국내에서는 

STEM 교육에 술(Arts)을 더하여 2011년 STEAM을 사

용한 것이 융합교육 활성화의 시 라 할 수 있다[2]. 2015

년 이후에 미국은 ‘STEM 교육 법안(STEM Education Act 

of 2015)’을 통해 STEM 교과에 컴퓨터과학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STEM+C가 두되었다[3].

융합교육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구체화되었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는 국가 발 의 원동

력으로써 고려되었다(‘18.04.). 컴퓨 , AI(Artificial 

Intelligence, 이후는 AI로 기술함), 디지털 분야와의 융합

교육은 국가ㆍ사회 인 필요에 의해서이다. AI 분야에 

한 기술의 발 과 성장이 경제  력과 함께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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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융합교육의 화두가 되었다. 인공지능이 어느 한 분

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 사업 분야와 연계를 통해 시 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4]. AI와 련된 교육은 

AI 문 인재 양성 뿐 아니라 K-12에서도 요구가 높아지

고 있다[5]. K-12와 고등교육까지를 아우르는 모든 교육 

분야에서 AI에 한 기  원리 교육,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의 융합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구상  AI교육의 방향

성이 제시되고 있다[6-8].

인공지능 시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20.11)는 인

공지능 시 의 인재상과 더불어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

른 처를 한 내용, AI교육을 선도하기 한 학교의 선

발과 AI 융합교육 심고등학교에 한 논의로 구체화 

되었다[9]. AI 융합교육 심고등학교는 컴퓨 사고력 강

화, SW·AI심화과정 이수 기회 제공을 목 으로 2020년 

34개의 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학교 교육의 변화와 더불

어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으로 고려되는 AI, AI 융합교육

을 학교 장에서 가르치기 해 교사 상의 재교육 사

업이 시작되었다(2020. 9). 국의 38개 교육 학원에 AI

융합교육 공을 신설하고, 등 직 교사의 AI, AI 융

합교육에 한 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한 것이다[10]. 

이후 41개로 확 되었으나, AI 융합교육에 한 문가를 

양성하기 한 교육은 교육과정, 담당 교수 인력에 한 

문제(한경, 2021. 3. 7 기사)가 제기되었다. AI는 교육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학교 장에서 진행되

어야 하는 AI 융합교육의 황이 정 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단된다[11, 12]. AI 융합교육 공을 운 하는 

각 교육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에 한 운  방향성 등

에 한 연구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교육 학원의 AI 융합교육 공의 

교육과정과 련한 수혜자인 교사의 AI 융합교육 공에 

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기 한 목 이 있다. 장 

문가인 교사가 학교에서의 AI 융합교육을 실 하기 해 

요구하는 AI 융합교육에 한 요구도 분석은 각 교육

학원에서 운 하는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AI와 련된 교육의 이해

학교 장 뿐 아니라 범용 인 교육에서 AI와 련된 

교육의 용어나 개념은 AI교육,  ‘교육에서의 AI(AIED)’, 

‘AI 기반 교육(AIBE)’ 등과 같이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AI 융합교육에 한 논의를 해서는 용어에 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1 교육에서의 AI(AI in Education : AIED) 

교육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은 에듀테크를 넘어서 교육 

자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 혹은 도구로 고려할 수 있

다[13, 14]. 교육에 한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 AI에 

한 용어는 AI 자체를 배우는 교육, AI가 학습이나 교수

를 돕기 한 도구로 활용되는 교육, 그리고 다른 학문이

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교육 등이 그것이다[15].

Holmes et al., 2019 등은 AI와 함께하는 학습(Learning 

with AI), AI에 한 학습(Learning about AI)으로 구분하

다. 첫째, AI와 함께하는 학습(Learning with AI)은 교육

과 련한 반을 의미한다[16].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측면에서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고, 교육 반에 향을 주는 시스템으로서

의 AI를 상정하고 있다. 둘째, AI에 한 학습(Learning 

about AI)은 AI의 개념, 원리를 기반으로 AI에 해 이해

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AI 기반 교육(AI Based Education: AIBE)의 경우, 기

에는 AI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여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17]. 유사한 맥락에서 홍선주 등(2020)은 AI 기반 교육

(AIBE)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18]. 첫째, AI 

요소를 가지고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서 AI가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는 형태, 둘째, AI 기반의 

교육 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수업의 다양한 주

제와 활동에 맞는 한 지능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형

태이다. 한, AI 기반 교육(AIBE)은 의로는 ‘테크놀로

지를 활용하는 교육으로서의 한 형태’이지만, 의의 개

념으로는 ‘도구로서의 AI’와 ‘내용으로서의 AI’를 포 하

여 ‘교육에서의 AI(AIED)’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 다.

용어의 혼란은 AI와 련된 교육의 방향성에도 향

을  수 있다. 즉, 시스템은 필요한 기능을 실 하기 

하여 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통일된 하나

의 집합체이며[19], 랫폼은 시스템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AI 기반의 교육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능

형 서비스의 활용은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Fan Ouyang, Pengcheng Jiao(2021)은 AIED에 한 여러 

형태의 패러다임을 고려하고,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 다[20].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

과 같이 AI가 인지학습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수용자로서

의 학습자, 탐구학습의 환경(Exploratory Learning 

Environments :ELEs)에서 AI가 학습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학습, 그리고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갖도록 AI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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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형태인 개인화ㆍ 응형(The human-computer 

cooperation; Personalized/adaptive learning)으로 구분하

다. 교육에서의 AI를 활용의 에서만 구분한 것이다. 

이상에 근거할 때, AI 기반교육이 도구로서의 AI와 내용

으로서의 AI를 모두 포 하기는 어렵다.

2.2 AI 기반교육, AI 융합교육과 AI 교육 

교육 분야에서 AI에 한 논의는 재를 살아가는 학

생을 해 ‘삶에 한 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 국가의 

발 에 정 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습 성

과를 극 화하고 모든 학생의 잠재력에 합한 학습 환

경을 제공하기 한 것’임에 틀림없다. 교육에서 AI를 바

라보는  한 마찬가지이다. AI를 사용하여 학습 성

과를 극 화 하고자 하는 것인지, AI 자체를 알도록 하기 

한 것인지, 그리고 AI에 한 기  개념이나 지식을 기

반으로 지 까지 해결하지 못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것인지의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서 AI와 련된 합의된 용어의 부재로 

인해 용어의 혼재가 존재한다. 교육에서 AI에 한 어

한 해석은 학교나 사회 반에서 AI 련 교육, AI 교육, 

AI 기반교육, AI 융합교육의 방향에도 향을  것이기 

때문에 용어에 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많은 연구자가 AI교육은 직간 으로 AI에 해 가

르치는 교육이라고 하 다[21-23]. AI교육을 AI소양교육

과 AI활용/융합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용어의 

범 를 범 하게 사용하기도 한다[24]. 그러나 범

한 용어의 정의는 교육의 방향성에 혼란을 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원규 등(2020)의 연구에서 제시

한 내용을 수정하여[25], ‘AI 교육은 AI 분야에 한 기

인 개념이나 원리를 기반으로 한 AI에 한 구체 인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용어의 혼용을 구분하기 해서는 AI 기반 교육과 AI 

융합 교육의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은혜(2022)

는 홍선주 외(2020)의 연구를 기반으로 ‘AI 융합교육은 

교과 교수학습을 해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 학교 과학 교수학습에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실천

한 교육을 ‘과학·AI 융합교육’으로 정의하 다[26]. 도구

 을 융합의 용어로 고려한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AI의 활용 방안에 한 탐색 등의 연구에서도 도구의 사

용이 AI에 한 교육인 것으로 구성하 다[27]. 이재호 등

(2021)도 ‘타 교과의 학습에서 AI의 교수학습 내용과 요

소를 지도하는 것’으로 융합교육을 정의하 고[28], 정재

(2022)은 'AI 교육'과 비교할 때 AI융합교육은 조  더 

확장된 실용  개념으로, AI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

른 교과에 융합하고 나아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 하는 미래 교육 방향이라고 하여 융

합교육과 기반교육을 혼용하 다[29].

‘융합’은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진 것으로 학문  융합

은 각 주체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문제를 해

결해 가는 목 을 갖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30]. 즉, 교

과의 운  측면에서 융합은 합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

하 다[31]. 즉, 융합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AI에 한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충분히 숙지하고, 다른 분야의 문

제를 해결하는데 AI의 지식이 방법론으로 활용된다는  

때문이다[30]. 박한별 등(2021)은 AI 융합교육은 문제해결

을 하여 AI 지식과 타 분야의 지식을 연계하여 교육하

는 것으로 정의하 다[32]. 

이상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AI 기반교육’은 AI 기술

을 활용하여 다양한 과목의 학습 지원, 평가, 분석 등을 

진행하여 교사를 지원하고,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AI 활용 교육과 유사한 용어로 정의한다. 이

의 ICT 활용 교육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AI 융합

교육은 AI에 한 기 지식이나 개념, 원리에 한 습득

을 기반으로 타 분야의 지식과 혼합되어 기존에 생각하

지 못했던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 분야에 한 

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차

AI 융합 교육에 한 교사의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기 

한 본 연구는 연구목  달성을 해 다음과 같은 차

로 진행되었다. AI 융합교육에 한 정의는 재 41개 교

육 학원에서 진행 인 AI융합 교육 역량 강화를 한 

교사의 교육과정 등에도 향을  것을 고려하 다.

첫째, AI 융합교육에 한 정의 수렴이다. 학 수 에

서 AI와 련된 교육 문가, 정보·컴퓨터교사를 양성하

는 학의 문가와 AI 융합교육 공을 운 하는 학

의  문가를 상으로 AI 융합교육에 한 정의를 수렴

하 다. 정보·컴퓨터교사를 양성하는 8개 학을 포함하

여 AI 융합교육 학원의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 14명, AI 

련 교육 문가 5명의 총 19명이다. 문가 그룹을 

상으로 진행한 FGI(Focus Group Interview)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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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용어 정의를 한 기의 어려움을 이기 

해서, AI 융합교육과 련된 단어를 떠올리도록 하 다

(AI 융합교육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AI 융합교육에서 교사의 역량은 구체 으로 무엇

을 할 수 있는 역량입니까?). 2단계는 19명의 문가로부

터 받은 단어를 정리하여, 빈도 수의 순서 로 해당 단어

를 제시하 다. 3단계는 자신이 떠올린 단어를 조합하여 

AI 융합교육에 해 정의하도록 하 다. 4단계는 자신이 

제시한 단어를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리고, 최종 으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 다.

둘째는 교사에 한 교육 요구도 조사이다. 교육 요구

도 조사를 해 41개의 교육 학원에서 AI 융합교육 

공에서 1학기 이상의 수강 경험이 있는 등 교사 200명

을 선정하 다. 선정된 교사를 상으로 교육요구도를 조

사하 다. 200명  137명의 응답을 확인하 으나, 응답

이 무성의하거나, 일 되지 못한 12명을 제외하고 최종 

125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 다.

3.2 설문의 구성

AI 융합교육에 한 교육 요구도 분석을 해 AI 융합

교육과 련된 교육과정의 역과 과목을 표 1과 같이 구

성하 다. 본 연구는 이원규, 김자미(2020)의 연구에서 도

출된 26개 과목에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 다[25]. 26개

의 과목에 해서는 본 FGI에 참여한 문가 5인을 상

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완성하 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교사들이 생각하는 과목의 요도와 해당 내용에 한 

실천도를 질의하 다.

3.3. 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2022년 7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Borich 요

구도 공식,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용하 다. 

Borich의 요구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33, 34].

 RCL : 요도 인식 수

 PCL : 실천도 인식 수

 mRCL : 요도 인식 수 의 평균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것은 Borich 요구도

를 보완할 수 있으며,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좌표평면에 

우선순 를 시각 으로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영역명 해당 영역의 과목

“기초필수”
1. 프로그래밍 기초
2.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3. AI와 확률 통계

AI교육 
방법론

4. 인공지능과 교육
5. AI융합 교육 방법론    
6.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론

소프트웨어 
입문

7. 컴퓨팅 개론
8. 시스템 기초
9.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그래밍 

10. 프로그래밍 심화(파이썬)
11. 프로그래밍과 AI교육
12. 기계학습을 위한 프로그래밍

데이터과학과 
기계학습

13. 데이터 과학 개론
14. 데이터 과학과 문제해결
15. 기계학습 입문
16. 자연어처리   
17.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18. 로봇과 기계학습

인공지능과 
교육

19. AI교육 입문
20. AI와 정보윤리
21. AI교육을 위한 이산구조와 선형대수  
22. AI와 빅데이터
23. 컴퓨팅 사고력 기반 문제해결
24. 컴퓨팅 교육평가
25. AI 활용 학습설계
26. 데이터 통계기법

(표 1) 교육요구도 분석을 한 AI 융합교육 교육과정

(Table 1) AI Convergence Education Curriculum 

for Educational Needs Analysis

4. 연구결과

4.1 AI 융합교육에 한 정의  

AI 융합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AI 융

합교육 공의 교육요구도 분석을 해 본 연구는 AI 융

합교육에 해 정의하 다. 용어 정의를 해 1차에서는 

AI 융합교육과 련하여 문가들이 생각하는 용어를 작

성하도록 하 다(표 2 참고). 해당 차에 따른 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차에서는 해당 용어를 기반으로 융합교육에 해 정

의하도록 하 다. 1차와 2차의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

다. AI 융합교육과 련하여 떠오르는 단어는 AI이론, 데

이터, AI도구, 문제해결, 컴퓨 사고, 창의성 등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 해당 용어를 활용하여 AI 융합교육에 해 

정의한 문장에는 교육, 문제, AI, 개념과 이해, 활용 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해당 내용 분석을 통해 AI 융합

교육을 진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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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융합교육과 관련해 떠오르는 단어들 AI 융합교육을 정의한 단어들

(그림 1) AI 융합교육과 련된 단어의 구성

(Figure 1) Composition of words related to AI convergence education

No 연상 단어 AI 융합교육 융합교육 역량의 의미

1

 AI 개념, 문제해결, 
데이터, AI 이론, 융
복합, 목적달성, 교과, 
학문. AI 이해

- 융합의 문제를 AI에 대한 기
본 이해를 기반으로 해결

- 융합교육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AI 기
본교육

융합교육의 문제해결 및 융합교육의 목적 달성을 AI로 해결하
는 능력

AI를 통한, AI를 활용한, AI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AI를 위한 데이터 수집 처리 및 활용능력

융합 문제해결 및 융합 목적달성을 위한 융복합적 사고 능력

2

 AI이론, 방법, 실무지
식, 문제해결, 데이터, 
실천,  교육, 전문성, 
도구, 적용, 활용

-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
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새로운 방법론을 교육
하는 것

핵심 AI이론 및 AI융합 교육에 관한 이론 습득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AI실무 지식 습득

AI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육

(표 2) 융합교육과 련된 단어와 정의

(Table 2) Words and Definitions Related to Convergence Education

 교육에 한 문제를 AI에 한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

로 새롭게 해결해 가는 것

 교육에 한 문제를 AI에 한 개념과 이해를 활용하

여 교과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문가들이 제시한 AI 융합교육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하 다.

 “AI에 한 기 인 이해를 바탕으로 AI와 교과를 융

합하거나 AI를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의 창의  문제해

결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교육”

 “AI의 개념과 원리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학문) 

간 융합을 통해 실생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4.2 교사의 AI 융합교육에 한 요구도 분석  

본 연구는 교육요구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

다. Borich의 교육요구도는 교육 요구에 한 우선순 를 

산정하 고, 해당 내용을 보다 시각 으로 표 하기 해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사용하 다. 

표 3에서 요구도에 한 결과와 더불어 표 편차에 

해 분석하 다. 요도에 한 편차는 최소 0.7 ~ 1.12의 

범 를 나타내었다. 이  2개의 과목에서만 1이 넘는 편

차를 나타내었다. 수행도는 3개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

두 1이 넘는 편차를 나타내었다. ‘컴퓨  교육평가’는 

1.28, ‘AI와 빅데이터’ 1.26, ‘ 로그래  심화’는 1.25의 

순으로 높은 편차를 보 다. 표 편차는 ‘표 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지만, 데이터 값의 평균을 기 으

로 집단내 구성원이 어느 정도 기복 있는 수행도를 갖는

지에 한 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각 과목의 요도에 

한 의견은 비슷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은 교사들 

간에 수 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orich의 요구도 분석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낸 과목

은 'AI와 빅데이터'가 1 순 이며, 'AI 융합교육 방법론', 

'AI 활용 학습 실제', '데이터 과학과 문제해결', '데이터 

과학 개론', '데이터 분석을 한 통계 방법론' 등의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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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필요도 수행도 필요도

-수행도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
The Locus for 

FocusM SD M SD

AI와 빅데이터 4.30 0.71 3.72 1.26 0.58 1.04 1 HH

AI 융합교육 방법론 4.37 0.72 3.82 1.01 0.55 1.02 2 HH

AI활용 학습 실제 4.35 0.74 3.81 1.03 0.54 0.99 3 HH

데이터 과학과 문제해결 4.11 0.83 3.53 1.12 0.58 0.99 4 HH

데이터 과학 개론 4.10 0.87 3.52 1.07 0.58 0.99 5 HH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론 4.15 0.84 3.58 1.13 0.57 0.99 6 HH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4.01 0.91 3.44 1.09 0.57 0.95 7 LH

로봇과 기계학습 4.06 0.71 3.50 1.13 0.56 0.95 8 LH

자연어처리 3.92 0.92 3.35 1.14 0.57 0.92 9 LH

프로그래밍 기초 4.17 0.87 3.66 1.15 0.51 0.90 10 HH

AI와 정보윤리 4.44 0.71 3.97 0.95 0.47 0.90 11 HL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4.19 0.84 3.70 1.07 0.49 0.88 12 HH

기계학습을 위한 프로그래밍 4.15 0.85 3.66 1.01 0.49 0.87 13 HL

데이터베이스 3.95 0.90 3.43 1.07 0.52 0.86 14 LH

기계학습 입문 4.03 0.84 3.54 1.05 0.49 0.84 15 LH

컴퓨팅 사고력 기반 문제해결 4.27 0.76 3.82 0.98 0.45 0.83 16 HL

프로그래밍과 AI교육 4.31 0.76 3.88 1.01 0.43 0.81 17 HL

데이터 통계 기법 4.01 0.87 3.54 1.12 0.47 0.80 18 LL

AI교육 입문 4.27 0.84 3.84 0.97 0.43 0.80 19 HL

교육을 위한 이산구조와 선형대수 3.66 1.12 3.14 1.18 0.52 0.79 20 LH

AI와 교육 4.37 0.71 3.97 0.90 0.40 0.77 21 HL

AI와 확률 통계 3.95 0.91 3.52 1.06 0.43 0.73 22 LL

컴퓨팅 교육평가 3.92 0.92 3.50 1.28 0.42 0.71 23 LL

프로그래밍 심화 3.88 1.01 3.48 1.25 0.40 0.67 24 LL

컴퓨팅 개론 3.89 0.97 3.63 1.03 0.26 0.46 25 LL

시스템 기초 3.54 0.96 3.25 1.11 0.29 0.46 26 LL

(표 3) AI 융합교육 교육과정에 한 교육요구도

(Table 3) Educational Needs for AI Convergence Education Curriculum

었다. 이상의 여섯 과목은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에서도 HH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를 기 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사분면 

가로축은 바람직한 수 을 의미하는 ‘필요도’이고, 세로

축은 필요도와 수행도의 차이 값을 나타낸다. 교육의 필

요도의 평균은 4.09이며, 필요도와 수행도의 차이에 한 

평균은 0.48로 분석되었다. 기 에 근거하여 우선 순

가 높은 항목은 Borich의 요구도 분석에서 1 ~ 6순 까지

는 동일한 결과이며,  Borich의 요구도 분석에서 10 인 

' 로그래  기 ', 12 인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은 

The Locus for Focus 분석에서 HH로 높은 요구도를 보

다. 즉,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특징은 제1사분면의 

과목이 우선순 가 높은 과목들이다. 다만 차순 를 임의

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를 들어, 필요도가 높은 과목으

로 할 것인지, 혹은 필요도와 수행도의 차이에 근거할 것

인지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Borich 요구도에서의 우선순

를 함께 비교하여 우선순 를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

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와 상호 비교하여 최우선순

와 차순 를 차례 로 결정하도록 하 다. 

두 유형의 요구도 분석에 따라, 제1사분면에 치한 9

개의 과목을 AI 융합교육 과목 구성에서 우선 으로 배

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외의 과목은 필요도와 필요도-

수행도에 따른 과목의 치를 악하고 학교의 황에 

근거하여 과목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논의  결론

AI에 한 사회  가치가 증 되는 만큼, AI의 교육  

활용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등학교에 용되는 2025년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장에 도입되는 만큼, AI와 련된 교육  논의가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는 AI 융합교육에 한 높은 사

회  심이 학교 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

한 용어 정의를 시작하 다. 즉, AI, AI 융합교육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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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

(Figure 2) The Locus for Focus model analysis results

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AI 융합교육의 용어에 해 정

의하고, 교사를 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교육 학원의 

AI 융합교육 공생  등 교사를 상으로 교육요구

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 융합교육에 한 정의가 다양한 것은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색체 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으나, 다양

한 정의로 인해 교육의 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교육과 련된 정의는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해 집 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에서 요하게 논의된 학습자 주도성(Student Agency)의 

에서도 미래를 살아갈 학생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AI와 련된 학습, 생활 등의 도구 조작인지, 학생 스

스로 AI를 사용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

할 수 있는 창의  인지를 고려해야 해서 융합교육

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AI 융합교육은 문가 의견 분석

결과와 같이 “AI에 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고, 

학생이 자신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AI 융합교육을 실천하기 한 교사의 요구도를 

반 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 운  인 교

육 학원의 AI 융합교육 공 교육과정은 각 학교의 상

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교육과정은 각 교육

학원의 특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교사가 배우는 내

용의 차이가 교사의 교육 수행도에 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교사의 요구가 높은 최소한의 과목을 기반

으로 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장에서 교육을 수행하

는 데 어려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AI 융합교육 공에 재학 인 등 교사만

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향후에는 등 교사에 

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거나, 등 교사가 각 공에 

따라 어떤 교육요구도를 갖는지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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