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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하고 그 효과
성을 검증하였다. 학습자 실태 및 요구와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한
데이터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이를 융합하여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교과와 성취기준들을 선정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와 전체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정한 후, 수업의 차시별 학습주제와 그에
맞는 활동을 구성하고 수업 내용을 구조화하여 총 18차시로 설계하였다. 각 차시별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한 개 학급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하였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향상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 적용 전과 후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공
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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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veloped an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project class for improving data literacy targeting ele-

mentary school students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By analyzing the learner's actual conditions and needs and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data literacy components suitable for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
dents and subjects and achievement standards that can form an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 by converging
them were selected. Based on this, after setting the subject of the project class, the overall goal and the detailed goal,
the learning topic for each class and activities suitable for it were composed, and the class content was structured to
design a total of 18 classe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necessary for each class were developed, and an artifi-
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project class was conducted for one class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compare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data literacy, pre- and post-evaluation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applica-
tion of the project cla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on-
vergence project cla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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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미

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도 디지털 소양을 언어, 수리를 비롯한 기초 3대 소

양으로 설정하고, 시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2]. 교육부에서는 2023년 2월,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일부 교과,

일부 학년부터 차례로 도입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

과서’는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

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교사의 효과적인 맞춤형 수업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

문성과 수업 혁신의 의지를 지닌 T.O.U.C.H 교사단을

운영하여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 밖에 선

도학교 운영, 수업 모델개발,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변화와 혁신

을 위해 도모하고 있다[13].

인공지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주요한

핵심은 바로 데이터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로의

학습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

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성패가 갈릴 정도로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웹, 모바일, 센서 등을 활용해 고객들로부터 얻는 데이

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향후 경영전략을 설

정한다[6].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그 효용성

을 인정받으며,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19].

국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디지

털 리터러시의 세부 영역 중 공유나 참여 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보고하였다[15]. 디지털 리터러

시를 기르는 데 컴퓨팅 사고력과 활용하는 능력 이외에

도 흥미와 인식, 가치 및 태도를 키우고 다양한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5].

초등학교 3-4학년군의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포

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교육내용과

융합하면 3-4학년을 위한 효과적인 데이터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고학년에 집중된 인공지능 교육

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유나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3-4학년을 대상으로 흥미와 긍

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고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이 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이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고민

이 크다. 변화에 민감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

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위해 OECD Education 2030에

서 ‘변혁적 역량’과 ‘학생 행위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14]. 학문 내 혹은 학문 간 지식 및 기능을 융합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융

합 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

도 높아졌다. 그리고 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수업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다[4].

융합 프로젝트 수업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방법들

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과

현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킬 패트릭이 제안한 모델[8]로부터 시작되

었으며,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수업으로 여겨지고 있다[7].

과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수용자로, 수

업에서 배운 여러 과목의 지식들이 실생활과 연결되지

못하고 그저 이상과 이론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융합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이 겪는 생활 속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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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교

육에 임하도록 만든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

을 기초 소양 교육으로서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

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

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

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등을 제시하였다[12]. 이에 인

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 인공지능을 주제로 여러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므로 매우 적

합한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2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란 사실을 나타내는 수

치나 값 등의 데이터(data)에 문해 능력을 의미하는 리

터러시(literacy)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시대의 흐

름을 주도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주

목받고 있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다양한 학문적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의 처리나 가공, 통계 분석 그리고 결과 해

석과 같은 통계 활용 능력으로 정의하거나[16][18], 통계

적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획득하

고 조작 및 요약하며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쓰이는 다양한 도구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능력으로 정의한다[17]. 그리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수집

및 해석하며,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데이터를 사용하는 능력까지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

념에 포함하기도 한다[3].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역량으로 데이터 리터러시가

꼽히며 교육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가

는데, 다양한 교육 목적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데이터 리터러시를 교사가 계획한 데이

터 기반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이

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거나[11], 교실 데이터

를 수집하고 분석 및 추론하여 수업 중에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해 설명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11].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및 활용하여 정보로 처리

하는 지식 구성 능력과 의사소통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를 활용하기도 한다[9].

2.3 초등학생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 교육이 학생들의 기초 소양으로서 강조되면

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인공

지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방안 마

련이 필요하였다.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를 개

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내용 기준’과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수업’이라는 교재를 개발하였다[10].

인공지능 교육내용 기준에 따르면 지능정보사회의 소

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각 학교 급별로 해당 학

령기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인공지능 교육 목표

와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인공지

능 교육의 목표는 놀이와 교육용 도구를 통해 인공지능

의 기능과 원리를 체험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인공지

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

리고 주요 영역 3가지로 구분하여 변화하는 사회를 인식

하고 인공지능의 본질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이해’ 영역,

실제 인공지능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원리를 이

해하는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 영역, 사회 속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 문제를 통해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영

향을 알아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 ‘인공지

능의 사회적 영향’ 영역으로 내용을 나누어 구성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교

육과정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교육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중학교 인

공지능 교육 목표에 따르면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 발

전의 원동력으로 기술하며 그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인공지능 내용 요소에서 인공지능 원리

와 활용 영역의 세부 영역에 ‘데이터’가 선정되어 초등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심화 과정까지 해당 수준에

알맞은 데이터 교육내용 요소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 인공지능 교육내용 기준에 따르면 초등 1∼4학

년 수준에서의 데이터 교육은 숫자별로 색칠하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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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만들거나 우리 주변에서 데이터를 찾으면서 데

이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별로 분류하면서

종류를 알아보며, 수치 데이터를 그림그래프나 막대그래

프로 표현하는 시각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초

등 5∼6학년 수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서의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고,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해

문자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법을 익히며, 데이

터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새로 입력된 데이터의 결과나

미래를 예측하는 활동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나 교육내용에서 알 수 있

듯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

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에 맞는 데이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절차 및 설계

본 연구는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

이 초등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와 융합적 문제해결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

트 수업의 적용 전과 후를 검사하여 인과 관계를 추론

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분석을 <Table 1>과 같이 설

계하였다.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

집단에게 데이터 리터러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발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18차시 동안 진행하였

다. 그리고 수업 후 실험집단의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데이터 리터러시 검사

를 실시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design

G : Experimental group
O₁: Data Literacy test(Pre-test)
O₂: Data Literacy test(Post-test)
X :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project class

for improving data literacy

3.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S초등학교

4학년 1개 학급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급의 구

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Grade and Gender composition

3.3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 개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미

래를 위한 필수 역량으로 꼽히는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을 목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융합 프

로젝트 수업을 개발하였다.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

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은 학습자 및 교육과정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세워 데이터 리터러

시 요소와 각 교과를 융합하여 구체적인 활동들을 설계

하였다. 장난감 회사를 설립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

매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데이터와 그 역할에 대해 이해

하고, 관련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하는 방법

을 익히며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차시별로 다루는 데

이터 리터러시 요소에는 지식과 기능 영역뿐만 아니라

‘지속’, ‘공정’ 등 데이터를 다루고 활용할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요소도 함께 다루어 구성하였다. 설계한

내용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한 후 수업에 필요

한 자료들을 수집, 제작하여 18차시의 수업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융

합 프로젝트 수업은 범교과적인 인공지능 융합 교육 프

로젝트 교수학습내용을 <Table 3>과 같이 구성하였고.

각 주제별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와 관련

된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Table 4>와 같이 설계

하였으며 18차시에는 학생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화하고 평가 및 반성하며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보

는 차시로 구성하였다.

Pre-test Treatment Post-test

G O₁ X O₂

Grade Female Male Total

Experimental group 4 12 1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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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ntents
Subject
areas

3rd-4th grade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project
class of all subjects

Times All 18 classes Step-by-step curriculum

Topics
Make decisions using data,
You can imagine creatively and make a toy that moves.

Objecti-
ves

- Collected data can be expressed in graphs, etc.,
analyzed and inferred.
- Decision-making can be made by convergence of data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Know the importance of data and have an attitude to
utilize it in daily life.

<Table 3> Organization of Contents

<Table 4>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Project
Class for Improving Data Literacy

3.4 데이터 리터러시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

한 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의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송유경 외(2021)의 데이터 기반 토론 수업 모

형 및 교수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발한 데이

터 리터러시 검사지[20]와 임철일 외(2022)의 초등학교

데이터 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

리터러시 검사지[2]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통계

적 분석 능력의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및 해석과 데

이터를 활용한 의사소통 영역인 데이터 표현, 데이터 기

반 의사소통을 점검할 수 있도록 2개 영역에서 4개의

세부 항목, 총 11개 문항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모든 측정 문항의 척도는 5점 척도(1=매

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4. 연구 결과 분석

초등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 실험반의 데이터 리터러

시 향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 실시 전 점수와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 실

시 후 점수를 비교한 대응표본 t-검정을 IBM SPSS

Statistics 27.0 으로 수행하였다.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분석 능력 영역과 데이터 활

용 의사소통 영역 등 2개 영역과 각 영역의 하위요인들

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분석하였다. 2

개 영역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사후 t-검정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Subscales Period M SD t p

Statistical

A n a l y s i s

Skills

Pre 2.45 0.73

-10.833 .000***
Post 4.02 0.56

Data

Utilization

Communic

ation

Pre 2.92 0.86

-6.545 .000***
Post 4.24 0.62

Total
Pre 2.62 0.68

-9.901 .000***
Post 4.10 0.55

*** p<..001

<Table 5> Analysis of Data Literacy Improvement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전체 분석 결과는 사전

평균 2.62(SD: 0.68)에서 사후 평균 4.10(SD: 0.55)로 데

이터 리터러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하

위영역인 통계적 분석 능력 영역과 데이터 활용 의사소

통 능력 영역 모두 높아졌으며 t-통계값은 -9.901,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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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0.000 으로 유의수준 p<.001에서 p<.001 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반의하위 영역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분석

한 결과 통계적 분석 능력 영역(Statistical Analysis Skills)

에서는 사전검사 평균 2.45 에서 사후검사 평균 4.02 로 1.57

만큼 증가하였으며, t-통계값은 –10.833, 유의확률 0.000 으

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데이터

활용 의사소통 영역(Data Utilization Communication)에서는

사전검사 평균 2.92 에서 사후검사 평균 4.24 로 1.32 만큼

증가하였으며, t-통계값은 –6.545,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

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1 통계적 분석 능력

실험반의 통계적 분석능력 영역에 대한 사전·사후 검

사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데이터 수집 및 준비(Collecting & Preperation Data)

요인에서는 사전검사 평균 2.24 에서 사후검사 평균 3.98

로 1.74 만큼 증가하였으며, t-통계값은 –10.050, 유의확

률 0.000 으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고, 데이터 분석 능력(Data Analysis Skills) 요인에서

는 사전검사 평균 2.73 에서 사후검사 평균 4.06 으로 1.33

만큼 증가하였으며, t-통계값은 –7.856, 유의확률 .000 으

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ubscales Period M SD t p

Collecting

& Preper

-ation Dat

a

Pre 2.24 0.82

-10.050 .000***
Post 3.98 0.58

Data 

Analysis 

Skills

Pre 2.73 0.84

-7.856 .000***
Post 4.06 0.69

Total
Pre 2.45 0.73

-10.833 .000***
Post 4.02 0.56

*** p<..001

<Table 6> Analysis of Statistical Analysis Skills

4.1.1 데이터 수집 및 준비 요인 분석

통계적 분석능력 영역의 첫 번째 요인인 데이터 수집

및 준비의 분석 결과는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t=-10.050,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 준비 중 ’데이터

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항목은

사전 평균 2.15 에서 사후 3.89 로 약 1.74 증가하였으

며, ’데이터 분석을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는 항목

은 사전 평균 2.73 에서 사후 4.06 으로 약 1.33 증가하

였다. ’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항목은 사

전 평균 2.22 에서 사후 4.22 로 약 2.0 증가하였으며,

’AI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는 항목은 사

전 평균 2.59 에서 사후 3.98 로 약 1.39 증가하였다. 데

이터 수집 및 준비 영역을 종합하면 사전 평균 2..24 에

서 사후 3.98 로 약 1.74 증가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융

합 프로젝트 수업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

는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items Period M SD t p

Collecting

 Plan

Pre 2.15 0.86
-8.537 .000***

Post 3.89 0.75

Analysis

Plan

Pre 2.73 0.84
-10.802 .000***

Post 4.06 0.69

Collecting

 Data

Pre 2.22 1.05
-8.379 .000***

Post 4.22 0.70

Using AI
Pre 2.59 1.31

-4.193 .000***
Post 3.78 0.89

Total
Pre 2.24 0.82

-10.050 .000***
Post 3.98 0.58

*** p<.001

<Table 7> Analysis of Data Collection & Preparation

4.1.2.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요인 분석

통계적 분석능력 영역의 두번째 요인인 데이터 분석

및 해석(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요인의 분석

결과는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t=-7.856,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자세

히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 능력 중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수학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사전 평균 2.67 에서 사후 4.30 로 약 1.63 증가하였으

며, ’표, 그래프 등으로 표현된 자료의 의미를 알고 해석

할 수 있다’ 는 항목은 사전 평균 3.30 에서 사후 4.30

으로 약 1.00 증가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사전 평균 2.22 에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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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로 약 2.0 증가하였다. 데이터 분석 능력 요인을 종

합하면 사전 평균 2..73 에서 사후 4.06 으로 약 1.33 증

가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 데이터

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

다는 것을 보여준다.

items Period M SD t p

Using Ma- 

thematics

Pre 2.67 1.21
-6.639 .000***

Post 4.30 0.78

Visual

Interpreta-

tion

Pre 3.30 1.35
-3.907 .001***

Post 4.30 0.87

Creative

Interpreta-

tion

Pre 2.22 0.97
-6.596 .000***

Post 3.59 0.97

Total
Pre 2.73 0.84

-7.856 .000***
Post 4.06 0.69

*** p<.001

<Table 8>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4.2 데이터 활용 의사소통 능력

실험반의 데이터 활용 의사소통 능력 영역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데이터 표현(Data Representation) 요인에서는 사

전검사 평균 3.46 에서 사후검사 평균 4.53 으로 1.07 만큼

증가하였으며, t-통계값은 –4.297, 유의확률 0.000 으로 유

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데이터기반

의사소통(Data-driven Communication) 요인에서는 사전검

사 평균 2.37 에서 사후검사 평균 3.94 으로 1.57 만큼 증가

하였으며, t-통계값은 –7.332, 유의확률 .000 으로 유의수

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ubscales Period M SD t p

Data

Representat

ion

Pre 3.46 1.22

-4.297 .000***
Post 4.53 0.57

Data-

driven

Commun-ic

ation

Pre 2.37 0.94

-7.332 .000***
Post 3.94 0.86

Total
Pre 2.92 0.86

-6.545 .000***
Post 4.24 0.62

*** p<..001

<Table 9> Data Utilization Communication Skills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미래를

위한 필수 역량으로 꼽히는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목

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

트 수업을 개발하였다. 장난감 회사를 설립하여 신제품

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데이터와 그 역

할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

각화하는 방법을 익히며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에 데이

터를 활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차시

별로 다루는 데이터 리터러시 요소에는 지식과 기능 영

역뿐만 아니라 ‘지속’, ‘공정’ 등 데이터를 다루고 활용할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 요소도 함께 다루어 구성

하였다. 설계한 내용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한

후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 제작하여 18차시의 수

업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4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적

용하여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정도와 수업에 대한 학습

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방법과 데이터 교육 요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융합 프

로젝트 수업을 개발하였다. 인공지능 교육의 시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데이터 리터러시 요소

들과 여러 교과 내용들을 융합하였다. 또한 초등학생 중

학년 학생이 흥미를 느낄만한 ‘장난감 개발’이라는 소재

를 활용하여 장난감 회사를 세우고, 장난감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성과를 반성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사소통하고 결정을 하는 등의 활

동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 초등학생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데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한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

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사후 검사지의 응답을 t-검정으

로 확인한 결과,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결

정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준비한 데

이터를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분석 및 해석한 내용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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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각 활동

중에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서로 협업하여

중요한 선택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렀

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과 소감 발표 활

동을 통해 본 프로그램이 학습자들의 데이터 및 인공지

능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의

활용,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프

로젝트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와 창의·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4학년 1개 학급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는

데, 참여한 학년 및 학급이 1개 학년 1학급으로 한정되

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

를 통해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융

합 프로젝트 수업이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에 영향을 주

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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