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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현직 초등교원의 AI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관별 특성과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블렌
디드 연수 등 원격운영 전략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적집단에서 교

사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에 대해 요구분석을 한 후,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델파이 기법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시급한 전략으로서 원격 학습자료 온라인 공유 방안, 타 연수기관의 협업을 포함한 역할·대상·체계의 방향 확립,
모듈형 블렌디드 연수 방안, 기관별 내용 요소에 따른 원격연수 분류 체계화 마련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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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을 미래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

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 및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

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에

서는 관계부처 합동(2020)으로 “AI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1][2]. 교육부, 산하 기관, 지역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는 초·중등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AI를 이해하고 직접 제작하고 체험해보는 활동

을 통해 교원의 AI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

육 정책 추진 및 교육 사례를 제작하려는 시도가 지속

되고 있다[3].

교육환경 대전환에 맞춰 교원 연수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며 시의성 높은 과정 운영 등을 위해 원

격연수 기반 연수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그 수요와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디지

털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 비전과 맞물리면서 교원

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는 원격교육연수 등

의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SW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의 중앙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

국과학창의재단(KOFAC), 17개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원격연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고 접근성이 높아, 코로나 직후

부터 많은 교사가 이수하고 있다. 또한 개별적인 학습을

위한 자료 및 참고자료의 수월한 이용 등의 장점이 있

어 점차 블렌디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교사

역시 원격연수 시 집중, 상호작용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같은 수업의 경우 집합

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초등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내용을 보면 에듀테크 연수가 가장 활발하고

인공지능 기초 이해가 뒤를 잇고 있다[4].

이에 현직 초등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 기관별 특성과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블렌디

드 연수 등 원격연수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러한 원격연수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블렌디드 연수를

운영하기도 한다[5][6]. 그러나 블렌디드 연수에 대한 연

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2. 이론적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AI 교육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시되었고, AI·SW 교육을 비롯

한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교육을 강조하며 초등에서는

실과시간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2배 증가시켜 필수 지

정하였다[1][7]. 교과 역량으로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문화 소양’, ‘AI 소양’을 제시하고 있으며, AI 소양의 하

위 역량으로 ‘AI 문제 해결력’, ‘데이터 문해력’, ‘AI 윤리

의식’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8].

이러한 AI 교육을 학교 현장에 시행하기에 앞서 교사

교육은 중요한 선행과제이다[9].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

교원, 선도교원 등의 SW교육 연수가 주를 이루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일반교원 대상의 AI·SW 교육 연수가

운영되고 있다[10]. 최근 5,243명의 임의 표집된 초등 교

원 중 45.3% 정도 여전히 AI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

았다[4]. 또한, 현직 초등교원의 디지털 역량과 지도의

한계에서 지역별, 권역별, 수준별로 교사의 능력과 요구

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11].

코로나 이후 교원연수방법에 대한 재정립되었으며 원

격연수의 범위가 넓어졌다. 원격연수 유형은 실시간 진

행 여부와 상호작용 여부로 4가지로 세부 분류할 수 있

다[5]. 요즘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장점들을 살린 블렌

디드 연수를 운영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6].

학생의 블렌디드 학습의 수업사례는 수업 전·후와 수

업 중의 상호작용, 교사-학생 및 학생-학생 상호작용

등이 세분화되어 이뤄지면서 학습 실재감, 심리적 안녕

감, 사회적 실재감의 증진을 통해 수업의 효과성을 나타

내고 있다[11]. 또한, 초등의 경우 블렌디드 러닝

Educare 모델을 개발하여 수업 시간 전후의 온라인 돌

봄을 지원하는 등 교실과 비슷한 학습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달 단계를 고려한 개별 맞춤 학습을 지원

할 수 있는 학년별 적합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6][12].

블렌디드 학습이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효과적이

지만 아직 효과적인 블렌디드 연수체계가 없다. 블렌디

드 러닝을 포함한 원격연수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

양화에 따른 내용 심사 기준 및 심사 대상 확대, 평가

방식 개선 등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5][6][13][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인터뷰(Focu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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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이하 FGI)와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초등 교

사를 위한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 및 활성화 전략과 교육

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구와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

영한 원격연수 지원 전략 도출을 위해 (Fig. 1)과 같이

수행했다.

Analysis on Needs of Focus Group
Ÿ Q: Status, Promotion Task, Strategy, Effect
Ÿ Six distant training directors of institution , Two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 different career

⇓

Analysis of Delphi Survey

1st 2nd

Validity by
Four Strategies
(14 sub strategies)

⇒
Validity and Priority
Four Strategies
(14 sub strategies)

Education Experts on AI·SW
(4 Teachers, 2 Supervisors, 3 Professors, 6 Training Experts)

(Fig. 1) Research Procedure

FGI는 교사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에 대한 요구분석

을 하는 단계이다. 기관별 주력 연수형태(집합, 원격 콘

텐츠형, 원격 실시간, 혼합형), 내용(AI 이해, AI 활용,

AI 프로그래밍, AI윤리), 대상자(일반 교사, 선도 교사,

관리자 등), 원격연수의 질 및 연수 효과 강화, 콘텐츠

종합검색 시스템에 대한 의견에 대한 토론을 수행했다.

5가지 요소로 구성된 질문지를 전자메일을 통해 사전에

전달한 후, 줌에서 2시간 실시하였다.

요구 분석에서 도출된 원격연수 지원 전략의 타당성

을 확보하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기관별 원격연수

방향, 내용 요소에 따른 운영 형태의 적절성 기준, 원격

연수 운영 및 활성화 전략, 원격연수 교육적 효과를 높

이기 위한 전략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전문가 의견

을 변동계수(VC: Variance of Coefficient)와 내용 타당

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등으로 확인했

다. 이후, 주관 의견을 반영하여 타당성이 확보 안 된

문항을 수정하여 2차 델파이 문항을 제작하였다. 2차 델

파이 조사 결과를 타당성과 시급성에 따라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 중장기계획을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였다.

3.2. 전문가 집단

예비 원격연수 지원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해 실행하는

FGI는 교원연수 기관 운영 경험이 있거나 연수를 수강

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다. 시·도 교육

청 원격연수원 담당 연구사, KERIS 종합교육연수원장,

KOFAC 종합교육연수원장, 민간 원격연수원 담당 임원

2인, 교육대학원 연수 협력 기관 대표, 교육 경력 10년

이상 다른 초등교원(AI 융합 교육 전공) 2인이다.

델파이 조사는 원격연수 지원 세부 전략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중장기계획 탐색을 하기 위함이다. AI·SW 관

련 연수 운영 경험이 있는 교육 전문가 15명(교사 4인,

장학사 2인, 교수 3인, 원격연수원 전문가 6인)으로 1차,

2차 동일한 구성이다.

4. 분석 결과

4.1. 전문가 집단 인터뷰

각 전문가의 의견에서 기관별 원격연수 방향 설정,

내용 요소에 따른 운영 형태의 적절성 기준 마련, 원격

연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등과 관련된 예비 세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기관별 주요 의견을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와 같이 전문가들은 원격 콘텐츠의 경우

제작과 심의 통과까지 장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지적

하였고,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서 집합이나 원격 등의 선

호하거나 효율적인 연수 운영의 형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연수특성상 짧게 짧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마이크로 러닝에 적합한 콘텐츠와 모듈형 블렌디드 연

수가 앞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원격연수 콘텐

츠와 교사의 연수 이력 관리 및 추천을 위한 플랫폼 운

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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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Results from FGI

각 기관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KERIS의 경우 주로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되는 지

식샘터(Educator)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일반 교사

대상의 AI 활용 및 개발 연수가 주력으로 이뤄지고

있고, 콘텐츠 기반의 마이크로 러닝의 형태로 연수

가 이뤄진다면 교육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

을 제시하였지만, 심사기간이 길어 최신성 적용 어

려움을 제시했다.

Ÿ KOFAC의 경우 교육부 지원의 교사연구회가 주도

하는 콘텐츠 제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선도교사 ·

관리자·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또, 혼합형의 연수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연수 운영이 어렵고 집중과 효율

성이 좋은 모듈형으로 연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Ÿ 시·도교육청의 경우 일반 교사 대상의 연수를 교사

자체 기획 및 제작의 형태로 주력으로 원격 콘텐츠

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Question
Training Center

KERIS
Offices of
Education

Private
Company

KOFAC

Type on
going
training

real-timed
by

Educator

Ÿ one-sided and contents based
(difficulty of developing contents)
Ÿ real-timed

Type of
future
training

distance training by curriculum

Participant teachers
Core
Teachers,
Principal

to Enhance
the Effect

micro learning contents,
module training based blended

system
administration of training history and

recommendation

Strategy
1st Delphi Results 2nd Delphi Results

Mean
(SD)

CVR VC
Mean
(SD)

CVR
Validity Priority

1-1

Direction of
Training
by

Institutions

Offices of Education Roles, Participants,
Systems

4.20
(0.83) 0.73 0.21 4.47

(0.65) 0.87 0.87

1-2 KERIS Roles, Participants, Systems 4.00
(0.79) 0.47 0.19 4.27

(0.63) 0.73 0.47

1-3 KOFAC Roles, Participants, Systems 4.13
(0.77) 0.60 0.18 4.20

(0.58) 0.87 0.60

1-4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Roles,

Participants, Systems
4.00
(1.00) 0.33 0.25 4.13

(0.66) 0.73 0.47

1-5
Private Traning Center Roles, Participants,

Systems
4.07
(1.07) 0.33 0.25 4.27

(0.74) 0.60 0.47

2-1 Standards of
Method
by

Curriculum

Class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4.60
(0.63) 0.87 0.14 4.53

(0.65) 0.87 0.73

2-2 Focused on Knowledge 4.13
(0.95) 0.33 0.22 4.27

(0.75) 0.60 0.33

2-3 Focused on Practice 4.27
(0.83) 0.60 0.19 4.47

(0.865) 0.87 0.73

3-1

Activation

Personalized Training Recommendations 4.27
(1.01) 0.47 0.24 4.40

(0.65) 0.87 0.47

3-2 Modular Blended 4.53
(0.76) 0.73 0.16 4.60

(0.51) 1.00 0.73

3-3 Support for Materials 4.53
(0.76) 0.73 0.16 4.60

(0.51) 1.00 0.87

3-4 Resolving the Lack of Instructors by Region 4.07
(0.92) 0.33 0.22 4.33

(0.65) 0.73 0.60

4-1 to Enhance
the Effect

Contents Design and Standards 4.20
(0.83) 0.47 0.21 4.20

(0.73) 0.60 0.60

4-2 Incentive 4.07
(0.88) 0.33 0.22 4.27

(0.61) 0.87 -0.20

<Table 2> First and Second Delphi Results of the Distant Training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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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차 델파이 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기관별(17개 시·도교육청, KERIS, KOFAC,

교육대학원, 민간 기업) 원격연수 방향 설정으로 상황을

반영한 원격연수 운영 및 역할, 대상, 체계의 방향의 필

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내용 요소에 따른 운영 형태의 적절성 기준 마

련을 위해 연수과정명과 (진입, 적응, 선도)연수단계 분

류를 체계화하여 연수자가 손쉽게 검색 및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식 전달 중심의 원격연수 내용 구성과

실습이 포함된 블렌디드 연수 내용 구성의 운영 형태가

제안되었다.

셋째, 원격연수 운영 및 활성화 전략으로 개인 맞춤

형 원격연수 추천, 모듈형 블렌디드 연수 운영 방안, 원

격 학습자료 활용 지원 방안, 지역별 강사 부족 해소를

원격연수 강사 활용 등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활동을 높이는 원격연수 콘텐츠 설계

및 운영기준과 원격연수 우수 이수자의 인센티브 방안

을 제안되어 <Table 2> 항목을 확정하였다.

4.2. 델파이 결과

다음 <Table 2>는 15명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델

파이 조사로서 각 지원전략의 세부과제에 대해 평균은

모두 4.0 이상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전문가들

간에 적절한 동의가 이뤄졌는지 안정도를 나타내는 VC

가 0.5 이하로 확인되어 의견 일치성이 높다고 판단되

고, 내용 타당도 비율의 경우 0.49 이상이 되면 타당성

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차 델파이 결과, 세부 전

략 14개 중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8가지(1-2, 1-4,

1-5, 2-2, 3-1, 3-4, 4-1, 4-2)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

여 수정, 보완하였다.

먼저,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략 8가지는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다.

Ÿ ‘전략 1-2) KERIS 주최 원격연수 방향 설정’에서는

KERIS은 교원 연수 관리 및 운영의 중앙관리 기관

으로서 타 연수 기관의 연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Ÿ ‘전략 1-4) 교육대학원 원격연수 방향 설정’에서는 교

육대학원의 기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

운영이 가능하므로 타 연수기관의 심화 과정에 대한

운영을 포함하였다.

Ÿ ‘전략 1-5) 민간기업 주최 원격연수 방향 설정’에서

는 공공연수기관의 콘텐츠 제작 기간(최대 1년6개월

소요)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하여 빠른 사회 변화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협업 연수기관으로서 역

할을 추가하였다.

Ÿ ‘전략 2-2) 지식 전달 중심의 원격연수 내용 구성’에

서는 AI 기초 개념 및 윤리 등 이론 위주로 구성된

지식 중심의 내용 요소를 명확히 기재하며 실시간

토의·토론을 포함하는 방안 등의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Ÿ ‘전략 3-1) 현직교원 개인 맞춤형 원격연수 추천’에서

는 맞춤형 연수 추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AI 연수

를 듣지 않은 교원의 연수 패턴을 분석하여 연수 추천

(예: 미술을 좋아하는 교원에게는 미술과 AI의 융합

사례 연수 추천)이나 AI 연수를 듣는 교원에게는 부

족한 연수 내용 추천 등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였다.

Ÿ ‘전략 3-4) 지역별 강사 부족 해소를 위한 원격연수

강사 활용 방안’에서는 기존 연수 활용방안과의 차

이를 나타내기 위해 예시를 추가하였다. 도서 벽지

지역의 방문 집합 연수의 경우 주 강사가 원격연수

로 운영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습 보조할 수 있는

내용 전문(AI 프로그래밍) 현장 강사 양성 및 활용

을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Ÿ ‘전략 4-1) 참여 활동을 높이는 원격연수 콘텐츠 설

계 및 운영 기준’에서는 집합연수 운영과 분리하기

어렵지만 원격 콘텐츠에 한정하여 제시한 전략임을

의견에 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

Ÿ ‘전략 4-2) 원격연수 우수 이수자의 인센티브 전략’

에서는 교사 개인적 측면보다 학교 단위로 변경하여

인센티브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자 했다.

다음, 타당성이 확보됐지만 의도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

은 부분(1-1, 2-3, 3-2)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다.

Ÿ ‘전략 1-1) 17개 시·도교육청 주최 원격연수 방향 설

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은 연수수행기관으로서의 타

연수 기관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Ÿ ‘전략 2-3) 실습이 포함된 블렌디드 연수 내용 구성’

에서는 지식 중심의 내용 요소의 차별화에 대한 의

견을 받아 AI 활용 및 프로그래밍 실습 위주로 구성



406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7권 제4호

된 연수 내용을 설명하였다.

Ÿ ‘전략 3-2) 모듈형 블렌디드 원격연수 운영 방안’에

서는 현재 운영 중인 집합 연수에서 블렌디드 원격

연수로의 확장성을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Table 3>과 같이 원격연수 지원 세부전략

을 도출하였다. <Table 2>에서 보듯 1차에 비해 2차의

적절성에 대한 CVR이 모두 더 향상되었고, 14개의 세

부 전략 모두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 의

견서에는 1차 델파이 조사 의견의 답변으로 연구자의

의도를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객

관적으로 평가되어 전략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 (Fig. 2)은 <Table 3>에서 도출한 세부 전략에

대한 적절성과 시급성에 따른 산점도이다. 가장 적절성

과 시급성이 높은 전략은 (4-2)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Fig. 2)에서 모두 1사분면에 위치하는데, 그 중에서도

타당성과 시급성이 높게 확보된 4가지 전략을 상자로

표시하였다. 시급성에 대한 CVR로부터 6가지 전략(1-2,

Strategy Sub Strategy

1-1

Direction of
Training
by

Institutions

Offices Of Education Roles,
Participants, Systems

- Includes basic contents of edutech for distant training
- Characteristics and linked training with other training institutions

1-2
KERIS Roles, Participants,

Systems
- Activation real-timed distant training by educator
- Intensive SW/AI programming linked with other training institutions

1-3
KOFAC Roles, Participants,

Systems

- Includes distant contents training based on convergence cases of various
subjects and AI by teacher research meeting's implementation research
- Distant training centered on real-time discussions

1-4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Roles, Participants, Systems

Blended training (theory contents are studied, discussions and in-depth
practice contents are group training)

1-5
Private Traning center Roles,
Participants, Systems

Rapid production and deliberation of distant contents affected by
technological changes to solve problems according to the content
production period (4 months to 1 year and 6 months)

2-1

Standards of
Method
by

Curriculum

Class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In developing the contents of distant training, which each institution focuses
on, systematizes the training course name and training stage classification
(entry, adaptation, leading)

2-2 Focused on Knowledge
Proposes methods appropriateness of measures to include real-time discussions
and discussions in the case of distant training consisting mainly of theories
such as AI basic concepts and AI ethics

2-3 Focused on Practice
Proposes methods the standards for mixing appropriateness of collective
training and distant training in training courses consisting mainly of practice
such as AI application practice and AI programming

3-1

Activation

Personalized Training
Recommendations

- Cluster analysis of NIES training history data to analyze training patterns
- Recommend training (e.g., recommended training of convergence of ar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eachers who like art)
- Development and pilot application of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3-2 Modular Blended
Prepared an plan that can expand the short and highly accessible modular
collective training operation that can be used immediately at school sites
to blended training.

3-3 Support for Materials Develop an online sharing plan for learning materials that can be used
immediately at the school site after training.

3-4
Resolving the lack of
instructors by region

The main instructor runs it as distant training and at the same time trains
and utilizes on-site instructors specializing in content

4-1

Effect

Contents design and
Standards

Sharing of activity results of individual distant trainees such as
mid-learning check-in quizzes (handwriting worksheets, screen captures
of trainees’ individual cases, etc.)

4-2 Incentive
Incentives without resistance, such as development of excellent cases and
case studies applied at the most applied school level, provision of research
subsidies and overseas training opportunities, support for activities as lectures

<Table 3> Second Delphi Research of the Distan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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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2-2, 3-1, 4-2)은 위 4가지 전략에 비해 상대

적으로 시급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Fig. 2) The 1st Quadrant Plot from Delphi Results

적절성과 시급성이 가장 높은 전략은 연수 후 ‘(3-3)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온라인

공유 방안’이다. ‘(1-1) 시·도 교육청을 중심의 지역 특

색과 타 연수기관의 협업을 포함한 역할, 대상, 체계의

방향 제안’은 시급성은 매우 필요하나 적절성이 학습자

료 공유 방안보다 상대적으로 덜하였다. 반면 ‘(3-2) 학

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집합 연수 운

영을 블렌디드 연수로 확장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은 매

우 적절성이 높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주력하

는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 ‘(2-1) 연수과정명

과 (진입, 적응, 선도) 연수단계 분류를 체계화’하여 연

수자가 손쉽게 검색 및 선택할 수 있고 교원연수관리

부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

성을 살펴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

지기에 AI·디지털 역량을 교사는 함양을 위한 연수가

이뤄져야 한다. 원격연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많은 교사가 이수할 수 있는 연수방법이다. 이에 집합연

수와 원격연수의 장점을 살린 블렌디드 연수로 확장된

원격연수 지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FGI로 기관별 요구분석을 하여 도출된 예비세부전략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로부터 타당성을 확보하여 14가지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중 가장 시급하고 타당한 4가지 전략 중, 학습자료

공유 지원과 시·도 교육청 연계 모듈형 블렌디드 형태

의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정책 우선 추진

이 필요해 보인다. AI·디지털 연수를 들은 현장교사가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AI 교육을 위한

데이터셋, 블록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원격 공유가 지원

되는 모듈형 블렌디드 맞춤 시범 연수 운영을 통한 연

수의 효과성과 만족도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국 운

영 확대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도 교육청을 중심의 지역 특색과 타 연

수기관의 협업을 포함한 역할, 대상, 체계의 방향’을 수

립함으로써,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색과 담임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원격 학습자료 공유 활용 및 지

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색,

역할별, 모듈형 연수 지원을 위해서는 검색을 통한 맞춤

선택이 가능하도록 연수 과정의 분류 체계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즉, 연수대상자의 집단별(담임교사, 관

리자, 학교급별 등) 사용자 요구, 연수대상자의 수준별

(진입, 적응, 선도) 수요, AI·디지털 연수 내용 체계, 블

렌디드 또는 마이크로 러닝 등의 운영 형태를 고려한

분류 체계와 코드를 구축하여 연수 희망자가 쉽게 모듈

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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