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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교육 연구 동향 분석
-2000~2023년 연구물을 중심으로-

Analysis of Future Education Research Trend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research from 2000 to 2023-

서윤아*, 남기원**

Seo Yun A*, Nam Ki W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미래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에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간된 308편의 학술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과 그 키워드 146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고, 5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Microsoft Excel 365 프로그램과 NetMiner 4 프로그램으로 활용·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교육 연구물의 게재는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대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미래교육 연구물은 최근 시기일수록 새롭게 출현하

는 키워드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미래사회’ 키워드는 모든 시기에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미래교육 연구물

은 시기가 지날수록 키워드 간 동시출현하는 키워드의 수가 증가하였고, 동시출현하는 키워드의 내용은 다양하게 변

화해왔다. 본 연구는 20여년이 지난 미래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향후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미래교육, 인공지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구 동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related to future education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To this end, 308 academic papers and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published from 2000 
to 2023 in Korea, and 146 keywords were selected for analysis, divided into 5 periods, and used and analyzed 
with the Microsoft Excel 365 program and NetMiner 4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ation of future education research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2000, bu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10s, and the number has exploded in 2021. Second, the number of new 
keywords that emerged in future education research has increased in recent times, but the frequency of 'future 
society' keywords appearing in all periods has been high. Third, in future education research results, the number 
of keywords that simultaneously appear among keywords has increased as time passes, and the contents of 
keywords that simultaneously have changed in various way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by analyzing the past and present of future educa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more than 20 years later.

Key words :  Future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Keyword Network Analysis, Research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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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사회를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화사회, 스마트사회를 넘어 또 다른 미래사회를 준

비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각 분야에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교육 분야

또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미래에 필요

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21세기 미래사회에서는 문제창

조형 인재, 융합형 인재, 관계 성과형 인재가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여전히 필수적이

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1].

특히, 미래인재양성·핵심역량 등 미래교육에서 다루

는 주요 단어들이 시기별로 조금씩 변화했으나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미래에 대한 이해 및 이를 위한 교

육의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미래교육을 위한 연구물에서 시대별로 어떤 주제를

다뤘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한다

면 미래인재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 요소와 앞으로의 지

속 가능한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미래교

육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

해 미래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특정 주제로만 한정되

어 있지는 않은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교육 연

구 동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술논문 및 언

론보도 기사 또는 기관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

들과 선진국의 미래교육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미

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 동향 분석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2, 3, 4, 5, 6, 7,

8].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 대상이 특정 학술논

문 및 기사 그리고 기관 연구물에 국한되어있어 국내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미래교육의 동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교육이라는 주제어

가 처음 등장한 2000년부터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루

어진 연구들은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동향 파악을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시기별로 구분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동향 분석 연구의 연구법은 개체들에게서 측정

한 개별 데이터 속성을 분석하는 단순 통계 검증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인공지능 중에서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

용한 방법은 개체들 간에 파악된 관계의 데이터들을 분

석하는 방법으로, 노드(node)와 링크(link)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표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작

업이다[9].

그 중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특정 주제의 문

헌 또는 연구물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키워드-키워드 간의 동시출현빈도를 계산하여

이 빈도로부터 키워드 간의 유사도(연관도)를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

는 방법이다[1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데이터의 숨은 의미, 의미

의 순환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교육은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교육을 위

한 주제들의 관계성과 그 연결고리를 보는 것이 중요하

다. 미래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할 때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다면, 미래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특징뿐

만 아니라 데이터 간의 연결 관계 및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미래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이 처음

등장한 2000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국내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

용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제어들의 빈

도 분석뿐만 아니라 키워드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물을 연도

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미래교육의 연구 흐

름을 파악하고 시기적 특성에 따라 연구자들이 강조해

왔던 미래교육 관련 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앞으로

의 미래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게재 현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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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시기별 키워드

출현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시기별 키워드

간 동시출현빈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1) 분석논문

본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되는

‘미래교육’ 관련 국내 학술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검색방법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사이트에서 논문명과 주제어에 ‘미래교육’을 입

력한 후, 2023년까지 발간된 유·초·중·고등교육 연구물

을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문이 없는 논문

과 작성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논문, 교육과 관련이 없

거나 종교와 관련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학술논

문과 학위논문에 중복으로 게재된 논문은 학위논문으

로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수집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

로 2000년부터 2023년 발간된 논문 중 학술논문은 280

편, 학위논문은 28편이 수집되어 분석논문은 총 308편

이었다.

2) 키워드

키워드 분석은 ‘키워드 추출’, ‘키워드 정제(교정, 통

제, 제거작업)’, ‘최종 키워드 선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

었다. 첫째, 키워드 추출은 수집된 논문으로부터 주제어

가 되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논문의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에 제시된 주제어를 보고, 그 키워드를 그

대로 반영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는 학술논문

에서 1,293개, 학위논문에서 145개로 총 1,438개였다.

둘째, 키워드 정제작업은 키워드의 교정작업, 통제작

업, 제거작업 순으로 정제작업이 진행되었다[9]. 교정작

업은 추출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띄어쓰기를 통합하고

품사형태를 변경하는 키워드 클렌징 작업이다. 예를 들

어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4차

산업혁명’으로 띄어쓰기를 통합하였고, ‘교사의 인식’ 키

워드를 ‘교사인식’이라는 키워드로 품사형태를 변경하

였다. 통제작업은 동의어, 유의어, 광의어, 협의어를 통

합하여 적절한 키워드로 선정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개별화 학습’, ‘개인 맞춤형 교육’,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같은 키워드는 ‘개별교육’이라는

키워드로 통제하였다. 제거작업은 출현빈도를 고려하여

분석에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본 연

구에서는 2회 미만 키워드(웰빙, 덕 등)는 제거하였고,

주제어(미래교육, 미래형 교육) 또한 제거하였다.

셋째, 분석에 사용될 주제적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키워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선정하는 작

업을 거쳐 최종 키워드 선정의 단계를 진행하였다. 연

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친 후, 수정 및 보완하여 총 146개의 키워드

가 최종적으로 수집되었다.

2. 분석기준

본 연구는 전체 분석대상을 5시기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ICT

활용교육을 추진 해 왔고, 2004/2005년에는 e-러닝과

u-러닝이 활성화되었으며, 2011년에는 스마트교육을 강

화해 왔다. 또한 2016년부터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방식

으로 교육을 추진 해 왔으며, 2019년에는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등의 정책을 통한 교육이 이루

어졌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년 주기로 새로운 정책

이 추진되고 있어 5년 주기의 분석은 장기적인 패턴을

파악하고 변화나 추세를 분석하는 데 유리하며 정책과

제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고,

20여 년이 지난 ‘미래교육’ 주제 연구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 1시기(2000~2004년),

제 2시기(2005~2009년), 제 3시기(2010~2014년), 제 4시

기(2015~2019년), 제 5시기(2020~2023년)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분석기준은 각 시기별 결과가 도출되는 최소빈

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1) 예비연구

Microsoft Excel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

NetMiner에서 수행하는 키워드 빈도 분석 방법,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 등을 점검하여 수집된 자료의 데이

터와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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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쳤다.

2) 본 연구

최종 선정된 논문과 키워드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게재현황을 분석하

기 위하여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게재 현황을 분

석하였다. 두 번째로, 시기별 키워드 출현빈도를 분석하

기 위하여 연구물을 시기별로 나눈 후, NetMiner의

Analyze기능을 활용하여 키워드 출현빈도를 산출하였

다. 세 번째로, 시기별 키워드 간 동시출현빈도를 분석

하기 위하여 Excel에서 논문과 키워드로 코딩되어 있는

이원모드 네트워크(2-mode Network)를 NetMiner의

Transform기능을 활용하여 키워드와 키워드로 코딩되

어 있는 일원모드 네트워크(1-mode Network)로 변환

한 후, NetMiner을 통해 동시출현빈도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게재 현황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되는 미래교육

관련 국내 학술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 중 2000~2023

년까지 게재된 연구물의 현황을 표 1과 같이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2009년 10년 동안은 전체 308편의

논문 중 31편(10.0%)만이 발간되었고, 2010~2019년에는

134편(43.5%)이 발간되어 누적 165편(53.6%)이었으며,

2021년에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 게재가 큰 폭으로 증가

하여 2020~2023년까지의 연구물은 143편(33.4%)으로 누

적 308편(100%)이 게재되었다.

2.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시기별 키워드 출현빈도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시기별 키워드 출현빈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 1시기(2000~2004년), 제 2시기(2005

~2009년), 제 3시기(2010~2014년), 제 4시기(2015~2019

년), 제 5시기(2020~2023년)로 5년 주기로 연구물의 키

워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 1, 2, 3시기의 결

과가 도출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시기별 키워드 간 3회

이상 출현한 출현빈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정리한 결과

는 표 2과 같다.

표 1. 연도별 논문 게재 현황
Table 1. Annual paper publication status
시기 및 발간연도 편수(%) 누적수(%)
제
1
시
기

2000 4 ( 1.3) 4 ( 1.3)
2001 1 ( 0.3) 5 ( 1.6)
2002 2 ( 0.6) 7 ( 2.3)
2003 1 ( 0.3) 8 ( 2.6)

제
2
시
기

2005 2 ( 0.6) 10 ( 3.2)
2006 6 ( 1.9) 16 ( 5.2)
2007 6 ( 1.9) 22 ( 7.1)
2008 6 ( 1.9) 28 ( 9.1)
2009 3 ( 1.0) 31 (10.0)

제
3
시
기

2010 3 ( 1.0) 34 (11.0)
2011 5 ( 1.6) 39 (12.7)
2012 7 ( 2.3) 46 (15.0)
2013 6 ( 1.9) 52 (16.9)
2014 8 ( 2.6) 60 (19.5)

제
4
시
기

2015 12 ( 3.9) 72 (23.4)
2016 14 ( 4.5) 86 (28.0)
2017 18 ( 5.8) 104 (33.8)
2018 28 ( 9.1) 132 (42.9)
2019 33 (10.7) 165 (53.6)

제
5
시
기

2020 16 ( 5.2) 181 (58.8)
2021 49 (16.0) 230 (74.7)
2022 33 (10.7) 263 (85.4)
2023 45 (14.6) 308 (100.0)

총계 308 (100%)

표 2. 시기별 키워드 및 출현빈도
Table 2. Keywords and frequency of appearance by period

연
번

제 1시기
(2000~2004)

제 2시기
(2005~2009)

제 3시기
(2010~2014)

1 미래사회(4회) 미래사회(6회) 미래사회(4회)
2 실과교육(3회) 미래연구(4회)
3 미래도덕교육(3회) 핵심역량(4회)
4 평생학습(3회) 교육과정(3회)
5 시나리오(3회)
연

번
제 4시기 (2015~2019) 제 5시기 (2020~2023)

1 4차 산업혁명(23회) 교육과정(14회)
2 미래사회(20회) 미래사회(14회)
3 교육과정(16회) 4차 산업혁명(10회)
4 미래학교(7회) 인공지능교육(10회)
5 융합교육(7회) 미래학교(10회)
6 미래역량(6회) 미래역량(10회)
7 미래(5회) 미래교육과정(9회)
8 인성교육(5회) 융합교육(7회)
9 미래교육환경(5회) 자기주도학습(6회)
10 키워드분석(4회) 핵심역량(6회)
11 핵심역량(4회) 역량(5회)
12 미래예술교육(3회) 미래교육환경(5회)
13 델파이조사(3회) 빅데이터(4회)
14 ICT(3회) 교양교육(4회)
15 창의(3회) 미술교육(4회)
16 교사교육(3회) 초등학교(4회)
17 미래학교교육(3회) 에듀테크(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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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제 1시기에는 ‘미래사회’ 키워드가 4회 나

타났고, 이외의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 2시기에

는 ‘미래사회’ 6회, ‘실과교육’, ‘미래도덕교육’, ‘평생학습’

키워드가 3회 출현하였다. 제 3시기에는 ‘미래사회’, ‘미

래연구’, ‘핵심역량’ 4회, ‘교육과정’, ‘시나리오’ 키워드가

3회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4시기에는 ‘4차 산업

혁명’ 23회, ‘미래사회’ 20회, ‘교육과정’ 16회, ‘미래교육’,

‘융합교육’ 7회 순으로 나타나 키워드의 수와 출현빈도

가 대폭 증가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제 5시기에는 ‘교

육과정’, ‘미래사회’ 14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교육’

‘미래학교’, ‘미래역량’ 키워드가 10회 출현하였으며, 가장

많은 키워드가 이 시기에 출현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3.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시기별 키워드 간 동시

출현빈도

본 연구에서는 제 1, 2시기의 결과가 도출되는 빈도

를 기준으로 시기별 키워드 간 2회 이상 출현한 동시출

현빈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8 창의성(3회) 영유아교사(3회)
19 평생학습(3회) 인공지능(3회)
20 교육공학(3회) 그린스마트미래학교(3회)
21 스마트교육(3회) 미래영어교육(3회)
22 진로교육(3회) 교사교육(3회)
23 미래대학교육(3회)
24 교육혁신(3회)
25 적응형학습(3회)
26 시나리오(3회)
27 메타버스(3회)
28 미래특수교육(3회)
29 역량교육(3회)
30 학교혁신(3회)

표 3. 시기별 키워드 간 동시출현빈도
Table 3. Frequency of co-occurrence of Keywords by period

‘제 1시기(2000~2004)’ 동시출현 출현빈도
1 미래사회 교육과정 2

‘제 2시기(2005~2009)’ 동시출현 출현빈도
1 미래사회 도덕과 교육과정 2
2 미래도덕교육 윤리교육 2
3 디지털교과서 미래영어교육 2

‘제 3시기(2010~2014)’ 동시출현 출현빈도
1 자기조절학습 자기주도학습 4
2 자기주도학습 핵심역량 4
3 미래워크숍 간문화 3
4 시민교육 간문화 3
5 미래사회 다문화교육 2
6 다문화교육 배움 2
7 미래교육과정 교육과정 2

8 직업생활 미래연구 2
9 도덕과 교육과정 자기주도학습 2
10 미래도덕교육 자기주도학습 2
11 도덕적기능 자기주도학습 2
12 자기조절학습 핵심역량 2

‘제 4시기(2015~2019)’ 동시출현 출현빈도
1 4차 산업혁명 미래역량 6
2 미래사회 교육과정 4
3 미래사회 미술교육 4
4 미래사회 다문화교육 3
5 4차 산업혁명 교육과정 3
6 4차 산업혁명 미래수학교육 3
7 교육과정 교사교육 3
8 미래사회 융합교육 2
9 미래사회 미래학교 2
10 미래사회 시민교육 2
11 미래사회 음악교육 2
12 디자인교육 융합교육 2
13 융합교육 4차 산업혁명 2
14 융합교육 미래역량 2
15 핵심역량 4차 산업혁명 2
16 핵심역량 인성교육 2
17 4차 산업혁명 미래학교 2
18 4차 산업혁명 ICT 2
19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과정 2
20 교육과정 미래학교교육 2
21 교육과정 역량 2
22 교육과정 창의 2
23 교육과정 미래국어교육 2
24 미래학교 델파이조사 2
25 미래학교 음악교육 2
26 진로교육 프로젝트학습법 2
27 스마트교육 프로젝트학습법 2
28 스마트교육 미래교육환경 2
29 스마트교육 교육공학 2
30 미래교육환경 교육공학 2
31 창의 인성 2
32 키워드분석 연구동향 2

‘제 5시기(2020~2023)’ 동시출현 출현빈도
1 교육과정 미래교육과정 6
2 4차 산업혁명 미래대학교육 3
3 교육과정 인공지능교육 3
4 교육과정 미래학교 3
5 인공지능교육 소프트웨어교육 3
6 인공지능교육 미래국어교육 3
7 역량 다문화교육 3
8 미래사회 다문화교육 3
9 미래사회 미래도덕교육 3
10 미래사회 핵심역량 3
11 교양교육 대학교육 3
12 미래도덕교육 도덕과 교육과정 3
13 메타버스 스마트교육 3
14 미래수학교육 4차 산업혁명 2
15 미래수학교육 교육과정 2
16 미래수학교육 빅데이터 2
17 미래수학교육 인공지능교육 2
18 4차 산업혁명 미래영어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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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기가 지날수록 동시출현키워드의 수가 증가

함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위 키워드의 내용과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제 1시기에는 ‘미래사회-교육과

정’ 키워드만이 2회 출현하였다. 제 2시기에는 ‘미래사

회-도덕과 교육과정’, ‘미래도덕교육-윤리교육’, ‘디지털

교과서-미래영어교육’ 키워드가 2회씩 동시출현하였고,

제 3시기에는 ‘자기조절학습-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

학습-핵심역량’ 키워드가 4회씩 동시출현하였다. 제 4

시기에는 ‘4차 산업혁명-미래역량’ 키워드가 6회 동시

출현하였으며, 제 5시기에는 ‘교육과정-미래교육과정’

키워드가 6회 동시출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게재현황을 분석한 결

과, 연구물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대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다. 이는 2010년 후반기부터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서 미래교육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에 연구물 게재

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교육부의 ‘코로나 19 이

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발표가 있었

고, 2021년 교육부에서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6차 교

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에 따라 나타나는 미래교육과

관련한 정책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1, 12,

13]. 특히 이 시기에 나타난 코로나 19 상황과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

발해 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에 미

래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4].

둘째,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시기별 키워드 출현빈

도를 살펴본 결과, 2010년대 하반기부터 상위 키워드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2020년대에 키워드의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하반기부터

2020년대까지 미래교육과 관련한 연구물이 꾸준히 증

가하면서 연구물에서 추출되는 키워드 또한 증가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키워드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래사

회’ 키워드는 제 1~3시기까지 출현빈도 1순위를 차지하

였다. 제 2시기에는 ‘미래사회’에 이어 ‘실과교육’, ‘미래

도덕교육’, ‘평생학습’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출현하였

는데, 이 시기에는 연구자들이 미래지향적인 실과교육

과 미래교육의 바탕으로 도덕성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 키워드도 출현하였는

데 이는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연구

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관련 연구가 2008년 이후 증

가하였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14].

이후 제 3시기에는 ‘미래사회’에 이어 ‘미래연구’, ‘핵

심역량’, ‘교육과정’, ‘시나리오’와 같은 키워드가 출현함

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부터는 점차 미래사회를 위한

연구가 증가하고 갖춰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도 증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 맞춤형 진로 선택을 위한 역량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교육이 이루어지면

서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과 미래교육의 방

향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나리오 기법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 교육과정 미래사회 2
20 교육과정 중학교 2
21 교육과정 학교혁신 2
22 인공지능교육 미래교육과정 2
23 인공지능교육 인공지능 2
24 인공지능교육 인성교육 2
25 융합교육 통합교육 2
26 역량 미래사회 2
27 미래교육과정 자기주도학습 2
28 미래디지털사회 에듀테크 2
29 미래사회 핵심프로젝트 2
30 미래학교 교육요구도 2
31 미래학교 교수학습 2
3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스마트교육 2
33 미래역량 교양교육 2
34 미래역량 역량교육 2
35 교양교육 핵심역량 2
36 디지털전환 시나리오 2
37 메타버스 메타버스교육 2
38 초등학교 에듀테크 2
39 초등학교 프로그램 개발 2
40 초등학교 프로그램 효과 2
41 에듀테크 프로그램 개발 2
42 에듀테크 프로그램 효과 2
43 핵심역량 핵심프로젝트 2
44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효과 2
45 인성교육 인간의 본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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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키워드가 많이 출현한 제 4시기에는 ‘4차

산업혁명’ 키워드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미래사회’,

‘교육과정’, ‘미래학교’, ‘융합교육’, ‘미래역량’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사회 준

비를 위한 미래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국가수준 교

육과정의 변화와 그 운영에 있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

욱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미래학교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창

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 출현한

키워드 및 빈도수는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많은 수의 키워드가 출현한 제 5시기에는 ‘교육

과정’, ‘미래사회’ 키워드의 출현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기준을 제공하

는 교육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미

래교육의 교육과정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이를 뒷받침한

다[15].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교육’, ‘미래학

교’, ‘미래역량’ 키워드가 그 뒤를 이어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전 시기의 출현빈도 상위 키워드가 여전히

2020년대에도 출현빈도 상위 키워드에 출현하고 있다

는 점을 보았을 때, 각 키워드의 중요도가 꾸준히 이어

지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교육’이 새로운 상위 키워드로

출현하며 그 출현빈도도 높게 나타난 점을 보았을 때

2020년대 이후의 미래교육에서 인공지능교육이 중요한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20년대

부터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

공지능교육을 통해 미래의 핵심인재를 양성하여야 한

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16, 17]. 또한, 이 시

기에 자기주도학습, 에듀테크 등의 키워드도 상위 키워

드로 출현한 것으로 보아 에듀테크 활용 교육정책 등으

로 인해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자기

주도학습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기에 따라 미래교육 관련한 연구의 흐름이

변화해 온 만큼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과 이에 따른 교

사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관련된 키워드

는 적게 나타나 미래교육에 있어 교사 관련 연구가 부

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야 하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술을

다루는 역량을 갖춘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에 제시된 키워드를 그

대로 반영하여 핵심역량·미래역량·역량·역량교육의 키

워드를 통합하지 않고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 3시기에

는 핵심역량 키워드만 출현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교

육부에서 2013년부터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

발과 2014년 정책부터 미래인재 핵심역량에 대한 지속

적인 강조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제 4시기에는 미

래역량이 추가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부에서 2015년

미래지향 역량 함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하고 2016년부터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수업·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 제 5시기에는 역량과 역량교육 키워드가 추가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2020년대부터 역량 중심의 교육과

정 개선과 이에 따른 교육역량 강화의 미래교육정책 방

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년 교육부에서는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미래역량 함양

을 보장하는 것을 교육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시기에 따라 역량과 관련된 키워드의 형태는 조

금씩 다르지만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국가

적 제도 및 정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자들

의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간 동시출현빈

도를 살펴본 결과, 제 1시기에는 ‘미래사회-교육과정’

키워드가 동시적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미

래사회와 교육과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사회에서는 역량중심 교

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이 필수적으로 이행되

어야 한다는 연구와 의견을 같이하며,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강조한 선행연

구와도 맥을 같이한다[18, 19]. 다음으로 제 2시기에는

‘미래사회-도덕과 교육과정’, ‘미래도덕교육-윤리교육’,

‘디지털교과서-미래영어교육’ 키워드가 동시적으로 가

장 많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미래사회와 도덕과 교육과

정은 서로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고, 미래도덕교육과 윤

리교육 또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

어, 이 시기에 연구자들은 디지털교과서와 미래영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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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관련한 연구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 3시기에는 ‘자기조절학습-자기주도학습’, ‘자기

주도학습-핵심역량’ 키워드가 가장 많은 동시출현을 보

이고 있는데, 이 결과는 변화가 빠른 시대에 맞춰 자기

조절학습 및 자기주도학습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곧 미래사회에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 4시기에는 ‘4차 산업혁명-미

래역량’이 동시적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이는 미래

교육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거친 미래사회에 갖추어야

할 미래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

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20]. 또한, 단위학교에서 미래역량을 중

심으로 한 교육과정이 개발·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이러한 결과를 뒷받

침한다[21]. 제 5시기에는 ‘교육과정-미래교육과정’의

키워드가 가장 많은 동시출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교육과정은 앞으로의 미래교육과정을 위한 발

판이 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에서 교육의 범위

는 유·초·중·고등교육 등 모든 교육을 포함하였다. 특

히,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2007년 유아교육법

이 전면 시행되면서 유아교육이 공교육체제의 틀을 갖

추어 학교교육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래교육 관

련 연구물이 처음 등장한 2000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유아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점

에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미래교육 관련 연구의 현황과 경향성을 파악하여 전체

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관심

사를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연도별, 시기별로 나

누어 연구물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시대별 흐름에 따

른 미래교육 연구물의 관련 주제를 살펴볼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진 키워드도 살펴볼 수 있

었다. 이후 미래교육 관련 연구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

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미래교육 관련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 게재 현황 분

석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연구 동향을 살

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중심성과 같은 중심성 연구나 클러스터 분

석, 에고 네트워크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여러 가

지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학술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

과 그 키워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 보고서 등의 미래교육 관련 연구물을 포함하여 국

내·외 연구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 연구에서 교사 관련

주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핵심역

량 등의 키워드는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 데 반해, 이

를 수행하는 교사와 관련된 키워드 출현은 적었다. 따

라서 교사와 관련된 교사교육, 교사역량, 교사직전교육

등의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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