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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국은 SW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AI 교육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
황이다. 우리나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의도가 표출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의 성패는 교

사들에게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AI 및 디지털 교육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W 및 AI 교육의 연수 주제들에 대하여 초등 교사들이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초등 교사들은 SW 및 AI 교육에 대한 연수 필요성에 대하여 공
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래밍 혹은 실습 관련 주제보다는 개념 이해나 소양과 관련된 주제의 연수

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SW·AI 교육이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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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tering the digital age, each country began to educate SW, and now AI is also being educated competitively.

This intention is also express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n Korea.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education in schools depends on teachers, and AI and digital education will be no exception.
Therefore, training for teachers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how much elementary
school teachers are aware of the need for training topics of SW and AI educati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found to agree on the need for training for SW and AI education, but it was found that they recognized
that training on topics related to concept understanding or literacy was more necessary than topics related to pro-
gramming or practice. If these survey results are analyzed in depth and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it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success of SW·AI education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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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의 중심에 설 것으로 생각한 정

부는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

고 여러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미래

직업에 관한 관심과 걱정 그리고 공포가 나타났으며 미

래 산업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1].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인재의 핵심 역량들을 정의하고,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등 공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7]. 코딩교육, SW

교육, 컴퓨팅 사고 능력 교육 등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

명에 필요한 내용교육이 도입되고, 3D프린터의 보급, 메

이커 교육 강화, 피지컬 컴퓨팅 로봇 보급, 드론 보급

등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구를 보급해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변화로 인해 직업의 변동과 진로 교육의 변화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1]. 영

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 및 교사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교육에서 컴퓨터과학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역

량을 정의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사 지원

프로그램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국가 차원 또는 민간 차원에서 컴퓨터과

학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7].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여

러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였는데

[2][8],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

가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여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2][8], 이로 인해 향후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변화가

학교 교육에서 이뤄질 전망이다[2][6][8][9].

한편, 21세기 학습자의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필수 환

경 중의 하나인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생들을 지

도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규명하는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21세기 학습자를 20세기 내용으로 19세기 교

육환경에서 18세기 교육 방법으로 교육한다는 비판적 인

식의 증가는 21세기 학습자의 필수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

하는 교수자의 역량을 규명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으

로 연결된다. 즉,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한 21세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방법을 실행하는 교수자의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증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요

구되고 있다[3]. 따라서, SW·AI 교육 영역에서도 단순한

개념의 기능 활용에서 벗어나 원리 이해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습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사의 역량

강화이고 이는 연수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W·AI 교육의 각 주제들의 연

수에 대하여 교사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교사들의 연수 필요성 인식 조사를 위해 SW·AI 교

육 연수의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기천[4]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정

보 교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ICT, 소프트웨어 및 인

공지능 교육으로 분류하였다.

- ICT 교육 : 최신 수업 플랫폼 활용 수업, 정보통신기

기 소양 및 활용 교육, 대면 &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육

- 소프트웨어 교육 : 컴퓨팅 사고력의 이해, 알고리즘

과 순서도,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교육, 교육용 프로그

래밍 언어 교육, 피지컬 컴퓨팅 활용 교육

- 인공지능 교육 : 인공지능과 교육, 인공지능 개론

및 교육과정, 언플러그드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플랫

폼 활용 교육, 피지컬 컴퓨팅 활용 인공지능 교육, 인공

지능 윤리 교육

심재권[5]은 교사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기 위

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컴퓨터 상식

영역, 최신 IT 기술 영역, 알고리즘 설계 영역 및 프로

그래밍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컴퓨터 상식 영역 :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에 대한

지식과 컴퓨터 구조, 동작 원리와 관련된 내용

- 최신 IT 기술 영역 : 각종 스마트기기 관련 기초

지식과 최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

- 알고리즘 설계 영역 : 기초적인 알고리즘 설계에

관련된 내용

- 프로그래밍 영역 :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에 관

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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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순용[1] 등은 AI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AI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으로 AI 기술 역량과 AI 윤리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AI 기술 교육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의미하는 AI 기술 역량을

다음과 같이 데이터 사용 역량, 알고리즘 적용 역량 및

모델 활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 데이터 사용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직

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의 적절한 사용을 의미

- 알고리즘 적용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여 결과를 얻어내

는 과정을 의미

- 모델 활용 :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된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

또한, 변순용[1] 등은 AI 기술 역량의 하위 기능

을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구분 세부 요소 하위 기능

데이터 사용

(Data)

데이터 수집
Ÿ 정형 데이터

Ÿ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Ÿ 정규화

Ÿ 표준화

데이터 시각화
Ÿ 시간 / 공간 시각화

Ÿ 분포 / 비교 시각화

데이터 분석
Ÿ 데이터 경향성

Ÿ 데이터 예측

알고리즘 적용

(Algorithm)

지도 학습
Ÿ 분류 모델

Ÿ 회귀 분선

비지도 학습
Ÿ 군집 분석

Ÿ 차원 축소

딥러닝 Ÿ 심층 신경망

모델 활용

(Model)

모델 구현
Ÿ 기계 학습 모델

Ÿ 딥러닝 모델

데이터 처리
Ÿ 자연어 처리

Ÿ 비전 처리

<Table 1> Subfunctions of the AI Skills Competency

3. SW·AI 교육 역량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초등교사에게 필

요한 SW·AI 교육 역량을 선정하고 5인의 컴퓨터 

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한 결과는 다음

과 같으며, SW·AI 교육 역량을 정의하면 <Table 

2>와 같다.

대분류 설명

SW 교육 역량 초등학교에서 SW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

AI 교육 역량 초등학교에서 AI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

<Table 2> Definition of SW·AI Education Competency

지식 및 기능 관점에서 본 초등 교사의 SW 교육 

역량의 세부 능력은 <Table 3>과 같다.

AI 교육 역량의 세부 능력은 <Table 4>와 같다.

세부 능력 설명

개념 

및 

소양 

교육

인공지능 

개념 교

육 능력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

는 능력

인공지능 

윤리 교

육 능력

인공지능 윤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인공지능

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는 능력

실습

머신러닝 

교육 능

력

머신러닝의 다양한 학습방법에 따라 학습 

모델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및 프

로그래밍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

데 이 터 

과학 교

육 능력

주어진 문제를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및 해석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과학으로 해

결하는 방법 및 프로그래밍을 교육할 수 있

는 능력

<Table 4> Detailed Skills of AI Education Competency

세부 능력 설명

개념 

및 

소양

교육

컴퓨터 소

양 교육 

능력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

컴퓨팅 시

스템 교육 

능력

기초적인 컴퓨팅 시스템을 교육할 수 있

는 능력

컴퓨팅 사

고력 및 

알 고 리 즘 

교육 능력

컴퓨팅 사고력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방

법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 및 

미디어 교

육 능력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특

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 및 처리하고, 미디어 데이터를 처리

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

실습

프 로 그 래

밍 교육 

능력

알고리즘을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

(스크래치, 엔트리 등) 또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로 구현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

피지컬 컴

퓨팅 교육 

능력

센서 등을 사용하여 실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거나 로봇을 

목적에 맞게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을 교육

할 수 있는 능력

<Table 3> Detailed Skills of SW Education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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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 필요성 인식 조사 도구

4.1 설문 도구

주제별로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위

한 문항은 초안 작성 후에 컴퓨터 교육 전문가 5인

의 자문을 거쳐 완성하였으며 기본 문항은 <Table 

5>와 같다.

귀하의 교직 경력은 어떻게 되십
니까?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1~15년 이하
④ 16~20년 이하
⑤ 21년 이상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지
역 규모는 어떠합니까?

① 읍면지역 이하
② 중소도시(시군구)
③ 대도시(광역시/특별시)

귀하가 근무 중인 학교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12학급
③ 13~24학급
④ 25~36학급
⑤ 37학급 이상

2020년 이후에 근무한 학교에서 
AI·디지털(ICT, SW) 관련 특색 
학교를 운영한 것이 있습니까?

① 운영한 적이 없다
② 운영한 적이 있다.

※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란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 인
공지능융합교육중심학교, 인공지능 튜티 마중물 학교, 디지털 
튜티 운영 학교, 메타버스 교육 및 가상 학교 등을 포함함

귀하께서는 2021년 1월부터 현
재까지 AI·디지털(ICT, SW) 교
육과 관련된 연수를 어느 정도 
이수하셨습니까?

① 연수 경험 없음
② 15시간 이하
③ 16~30시간 이하
④ 31~45시간 이하
⑤ 46~60시간 이하
⑥ 61~100시간 이하
⑦ 100시간 초과

<Table 5> Basic Survey Questions

연수의 필요성 인식 정도는 각 세부 능력에 대하

여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등의 Likert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

지 진행되었으며 총 5,24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4.2 연수 필요성 인식도

각 주제에 대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

도는 (Fig. 1)과 같다.

(Fig. 1) Recognition of Need for Training for Each Subject

주제별로 연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주제에 대해서 필요성 인

식 정도가 3.7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W·AI 영역 중에서 개념 및 소양 교육 관련 

주제의 연수가 상대적으로 연수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직 경력별로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류하면 (Fig. 2)와 같다.

(Fig. 2) Recognition of Need for Training by Teaching Experience

교직 경력별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는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Fig. 1)과 유

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경력 

6~20년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연수가 필요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류하면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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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cognition of Need for Training by Region Size

지역 규모별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는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Fig. 1)과 유

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읍면 

및 중소도시 지역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연수

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류하면 (Fig. 4)와 같다.

(Fig. 4) Recognition of Need for Training by School Size

학교 규모별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Fig. 1)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6학급 이하 학교 

교사들이 실습 관련 주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별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를 분류하면 (Fig. 5)와 같다.

(Fig. 5) Recognition of Need for Training by
AI·Digital-related Characteristic School Operation Experience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별로 연수에 

대한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연수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는 대부분

의 주제에 대해서 (Fig. 1)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

교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이수 시간별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

과를 분류하면 (Fig. 6)과 같다.

(Fig. 6) Recognition of Need for Training by Training
Completion Time

연수 이수 시간별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

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 이수 시간과 

SW·AI 연수 필요성 인식 정도는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수 이수 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실습 관련 주제

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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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과 연수 이수 시간이 교사들의 

SW·AI 교육 역량에 대한 연수 필요성 인식에 긍정

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주

제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3 개념 및 소양 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AI·디

지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별 - 연수 시

간별」 연수 필요성 인식 정도

SW·AI 교육 역량 중에서 개념 및 소양 교육에 대

한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별-연수 

시간별」 연수 필요성 인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

SW 교육 역량 중 개념 및 소양 교육 관련 주제

의 연수에 대한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를 「AI·디지

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별-연수 시간별」로 

분석하면 (Fig. 7)부터 (Fig. 10)까지와 같다.

(Fig. 7) Recognition of the Need for Training on
Computer Literacy Education Topics

컴퓨터 소양 교육 주제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 인

식 조사 결과는 (Fig. 7)과 같으며, 선형 추세선의 

수식은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 y = 

0.0569x + 4.0028,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 y = 0.0835x + 3.9577로 나타나 특색 학

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세선의 기울기 값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0.0266 만큼 더 크게 

나타났다.

(Fig. 8) Recognition of the Need for Training on
Computing System Training Topics

컴퓨팅 시스템 교육 주제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는 (Fig. 8)과 같으며, 선형 추세선

의 수식은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 y = 

0.0688x + 3.7851,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 y = 0.1032x + 3.7717로 나타나 특색 학

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세선의 기울기 값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0.0332 만큼 더 크게 

나타났다.

(Fig. 9) Recognition of Need for Training on
Computational Thinking and Algorithm Training Topics

컴퓨팅 사고력 및 알고리즘 교육 주제에 대한 연

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는 (Fig. 9)와 같으며, 

선형 추세선의 수식은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 y = 0.066x + 3.7189, 특색 학교 운영 경

험이 있는 경우에 y = 0.0886x + 3.7445로 나타

나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세선의 

기울기 값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0.0226 만

큼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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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cognition of Need for Training on Data and
Media Education Topics

데이터 및 미디어 교육 주제에 대한 연수의 필요

성 인식 조사 결과는 (Fig. 10)과 같으며, 선형 추

세선의 수식은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 

y = 0.0616x + 3.8585,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 y = 0.0947x + 3.8324로 나타나 특

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세선의 기울기 

값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0.0331 만큼 더 

크게 나타났다.

AI 교육 역량 중 개념 및 소양 교육 관련 주제의 

연수에 대한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를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별-연수 시간별」로 분석

하면 (Fig. 11) 및 (Fig. 12)와 같다.

(Fig. 11) Recognition of the Need for Train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Concept Education Topics

인공지능 개념 교육 주제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는 (Fig. 11)과 같으며, 선형 추세선

의 수식은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 y = 

0.0798x + 3.7694,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 y = 0.1071x + 3.799로 나타나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세선의 기울기 값이 운

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0.0273 만큼 더 크게 나

타났다.

(Fig. 12) Recognition of the Need for Train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Education Topics

인공지능 윤리 교육 주제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는 (Fig. 12)와 같으며, 선형 추세선

의 수식은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 y = 

0.0745x + 3.8868,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 y = 0.0929x + 3.9022로 나타나 특색 학

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세선의 기울기 값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0.0184 만큼 더 크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연수 이수 시간별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실습 관련 주제에 대한 「AI·디지털 관련 특

색 학교 운영 경험별 - 연수 시간별」 연수 

필요성 인식 정도

SW·AI 교육 역량 중에서 실습 관련 주제에 대한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별-연수 시

간별」 연수 필요성 인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

SW 교육 역량 중 실습 관련 주제에 대한 연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를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

교 운영 경험별-연수 시간별」로 분석하면 (Fig. 

13) 및 (Fig.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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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cognition of the Need for Training on
Programming Education Topics

프로그래밍 교육 주제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는 (Fig. 13)과 같으며, 선형 추세선의 수

식은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 y = 

0.0508x + 3.6306,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 y = 0.1028x + 3.5664로 나타나 특색 학

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세선의 기울기 값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0.052 만큼 더 크게 나

타났다. 

(Fig. 14) Recognition of the Need for Training on
Physical Computing Education Topics

피지컬 컴퓨팅 교육 주제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 인

식 조사 결과는 (Fig. 14)와 같으며, 선형 추세선의 

수식은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 y = 

0.0579x + 3.5906,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

우에 y = 0.1049x + 3.5968로 나타나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세선의 기울기 값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0.047 만큼 더 크게 나타났다.

AI 교육 역량 중 실습 관련 주제에 대한 연수 필

요성 인식 조사 결과를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별-연수 시간별」로 분석하면 (Fig. 15) 

및 (Fig. 16)과 같다.

(Fig. 15) Recognition of the Need for Training on
Machine Learning Training Topics

머신 러닝 교육 주제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는 (Fig. 15)와 같으며, 선형 추세선의 수식

은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 y = 0.0687x 

+ 3.5814,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 y = 

0.0995x + 3.6042로 나타나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세선의 기울기 값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0.0308 만큼 더 크게 나타났다.

(Fig. 16) Recognition of the Need for Training on Data
Science Education Topics

데이터 과학 교육 주제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는 (Fig. 16)과 같으며, 선형 추세선의 수

식은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 y = 

0.068x + 3.623, 특색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에 y = 0.0943x + 3.6791로 나타나 특색 학교 운

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세선의 기울기 값이 운영 

경험이 둘째, 대체로 실습 관련 주제의 연수보다는 

개념 이해 및 소양 교육 관련 주제의 연수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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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를 운영한 경험과 

SW·AI 관련 연수 이수 시간이 모든 주제의 연수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SW·AI 관련 연수 이수 시간이 많은 교사들이 

실습 관련 주제의 연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SW·AI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및 전략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모두 수요가 존재하

므로 연수 과정을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연수 주제에 대한 선호 혹은 기피 원인을 

분석 및 반영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제별뿐만 아니라 직무별로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넷째,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 및 연

수 이수 기간과 AI·디지털 연수 필요성 인식이 비례

하는 것은 연수 및 관련 경험이 긍정적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AI·디지털 관련 특

색 학교 지원과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수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SW·AI 교

육 연수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가 3.9 이상이 되

므로 30시간 이상의 연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없는 경우보다 0.0263 만큼 더 크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연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

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연수 이수 시간별로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교사의 SW·AI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제에 

대한 연수 필요성 인식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SW·AI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주제에 대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체로 실습 관련 주제의 연수보다는 개념 

이해 및 소양 교육 관련 주제의 연수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를 운영한 경험과 

SW·AI 관련 연수 이수 시간이 모든 주제의 연수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SW·AI 관련 연수 이수 시간이 많은 교사들이 

실습 관련 주제의 연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SW·AI 교육 연수 프로

그램 개발 방향 및 전략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모두 수요가 존재하

므로 연수 과정을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연수 주제에 대한 선호 혹은 기피 원인을 

분석 및 반영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제별뿐만 아니라 직무별로도 다양한 연수 프

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넷째,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운영 경험 및 연

수 이수 기간과 SW·AI 교육 연수 필요성 인식이 

비례하는 것은 연수 및 관련 경험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AI·디지털 관련 

특색 학교 지원과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수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SW·AI 교육 

연수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가 3.9 이상이 되므로 

30시간 이상의 연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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