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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교육 현황 분석 및 전략적 모델 제안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Intelligence Information Education 
and Strategic Model Proposals

이태규*

Tae-Gyu Lee*

요 약 최근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고도화된 컴퓨팅 시스템의

발전은 인간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능정보사회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라는 새로운 문명 사회가 형성되면서 인공지능 정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구축에 필요한 교육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정보 교육의 이

상적인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와 국내의 지능정보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현황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

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기초, 전문, 응용, 미래 지향적 지능정보 교육 모델을 제안하여 각 수준별

필요한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고, 전략적 교육 로드맵과 정책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인간과 기술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교육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정보 교육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지능정보, 정보교육, 인공지능, 기술교육 모델, 지능정보사회, 교육 전략

Abstract Recent advancements in generative AI technologies, such as ChatGPT, as well as in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have brought about rapid changes across all aspects of human life and industry. Amidst these 
changes, a new civilization called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emerging, highlight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AI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educational elements necessary for 
building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propose an ideal model for AI education. It examines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ses of intelligent information education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and to explore potential solutions. Additionally, the study proposes foundational, specialized, applied, and 
future-oriented AI education models, providing educational methodologies tailored to each level. Based on these 
models, a strategic education roadmap and policy recommendations are develop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humans and technology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is study seeks 
to reaffirm the significance of AI education as a critical element for advancing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o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education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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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

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ChatGPT

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더불어 클라우드 컴

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 고도화된 컴퓨팅 기술의 실용

화는 인간의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2].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정보

처리의 자동화 수준을 넘어,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지능화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3].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맞

춤형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명 사회를 '지능정보

사회(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는 인간과 기술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

는 사회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복잡하

고 고도화된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4]. 이에 따

라,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

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

능과 같은 고급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은 지능정보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5].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적인

인공지능 정보교육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와 국내의 다양한 지능정보교육 사례를 분석

하여 현재의 교육 현황과 주요 이슈를 파악한다. 이후,

기초 교육에서부터 전문교육, 응용 교육, 그리고 미래지

향적인 교육모델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교육모델을 제

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적

제언을 기술한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구축에 필수적인 지능정보

기술 및 교육서비스에 관한 주요 이슈를 다음의 네 가

지 관점에서 다룬다. 첫째, 지능정보의 본질성을 강화하

는 기초 역량 교육 모델 및 방법을 제안하여, 모든 학

습자가 지능정보사회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자 한다. 둘째, 요소기술의 전문 역량을 기르는 교육 모

델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학생과 교원 간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과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최신 트

렌드와 변화하는 지능정보교육 콘텐츠 및 도구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 모델과 방법

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모델을 제안하

고,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지능정

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

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과 기술이 조

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 전략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

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인재양성과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을 재조명하

며, 본 연구가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의 역할과 그 기여 방안을 탐구

하고, 3장에서는 지능정보교육의 현황을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기초부터 미래지향적

교육 모델을 제안하여 다양한 인재 양성 방안을 제시하

며, 5장에서는 교육 모델의 실행 전략과 로드맵을 구체

적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한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지능정보사회와 교육의 역할

1. 지능정보사회 개념 및 정의

지능정보사회(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는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기술

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지능화된 정보 서비스가 제공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 사회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처리되어 인

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활 편의를 극대화한다. 지

능정보사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Ÿ 지능형 서비스의 보편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

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일상생

활의 전 영역에 걸쳐 제공된다. 예를 들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추천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 추천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

행 차량 등이 그 예시이다 [6].

Ÿ 데이터 중심의 경제 구조: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데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6, pp.561-572, November 30,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63 -

이터가 경제적 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는 기존의 물질적 자원

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소

유와 활용이 경제적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

한다 [5].

Ÿ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간

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이는 인간과 기계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4].

Ÿ 윤리적, 법적 도전과제: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은 동

시에 다양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가이드

라인과 법적 규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7-9].

지능정보사회는 기술이 인간 사회와 융합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와 규

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의 교육적 요구

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적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다.

2. 인공지능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중요성

인공지능(AI)은 현대 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하

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능정보사회의 도

래와 함께 인간의 일상과 사회적 상호작용까지 변화시

키고 있다 [10-12]. 이에 따라, AI 관련 교육은 사회 전

반에서 AI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다.

1)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지능정보사회에서 AI는 의료의 진단 및 치료, 금융

의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긍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지만, AI의 오용이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안

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AI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필수적이다. 왜냐하

면,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직종과 상황에서 AI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

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교육을 통한 사회적 포용성 증대

지능정보사회에서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

력의 격차는 기술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기술 접근성과 교육 기

회의 불평등에서 비롯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은 사회적 포용성을 증대시키

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사람이 기술 발전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AI 교육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

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능정보사회가 기술적 불평등

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3)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문제 해결에서 강

점을 지니며,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결합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은 단순한 기술적 역량을 넘어

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AI와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를 창출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이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4) 윤리적 교육의 중요성

지능정보사회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편향성, 개

인정보 보호, AI의 자율성과 인간 통제 간의 균형 등

복잡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적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들은 AI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영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

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지능정보사회에

서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5) 평생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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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에 대

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AI 관련

기술 역량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

에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는 직업적 유연성과

개인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은

단순히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포용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윤리적 책임, 그리고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3.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간과 기술의 관계

지능정보사회의 개념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13]. 본 연구는 지능정

보사회에서 인간과 AI-로봇 간의 관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이상적 모델, 현실적 모델, 비이

상적 모델 등이다.

1) 이상적 모델(Ideal Model)

이상적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모든 인간이 AI-로봇

을 완전히 지배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 모델에서 AI-

로봇은 인간의 명령과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인간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계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I-로

봇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

탕으로 한다. 이 모델은 인간 중심의 기술 활용을 지향

하며, 윤리적 고려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 이를 통

해 지능정보사회가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다.

AI-Robots

All 
Humans

그림 1. 이상적 모델: 완전한 인간 지배
Figure 1. Ideal Model: Complete Human Dominance.

2) 현실적 모델(Realistic Model)

현실적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현재의 기술 발전 수

준과 사회 구조를 반영한 모델로, 다수의 인간이 AI-로

봇을 지배하지만, 일부 인간은 AI-로봇에게 종속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모델에서는 기술적, 경제적 불균형

으로 인해 일부 인간은 AI-로봇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기술에 종속되거나 기술적

소외를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에 접근할 수 있

는 자원이나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AI-로봇의 지배

적인 역할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AI-로봇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새로

운 형태의 계층 구조를 형성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

서 이 모델은 기술 접근성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

장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실적 상

황에서도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AI-Robots

Humans

Humans

그림 2. 현실적 모델: 소수의 인간 지배
Figure 2. Realistic Model: Partially Human Dominance.

3) 비이상적 모델(Dystopian Model)

비이상적 모델은 그림 3과 같이 기술적 발전이 사회

에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악

의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이 모델은 소수의 엘리트나

권력자들이 AI-로봇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대다수의 인

간은 이들 AI-로봇과 엘리트에 종속되는 구조를 형성

한다. 이 구조는 AI-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인간이 기술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시킬 수 있

다. 이 모델은 기술 발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극단적으

로 심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능정보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

여준다. 또한, 이 모델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

장하기 위한 윤리적,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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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

AI-Robots

Humans

그림 3. 비이상적 모델: 다수의 인간 종속
Figure 3. Dystopian Model: Majority Human Subservience.

4. 지능정보사회의 발전 방향

이상적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의 혜택

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

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

되어야 한다:

Ÿ 포용적 기술 교육: 모든 인간이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역량 교육

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소외를 방지하고,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Ÿ 균형 잡힌 정책: 기술 발전이 특정 계층에만 혜택

을 주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

육과 기술 접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정책을 수립해야 한

다.

Ÿ 윤리적 프레임워크: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

체하거나 통제하지 않도록,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

정해야 한다. 이는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존

중하며, 인간 중심의 사회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Ÿ 정책적 대안: 이러한 모델들을 바탕으로 사회가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 이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발맞추어 사회

적, 경제적,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과 로봇 간의 관계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

서 이상적 모델을 목표로 하여,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

요하다.

Ⅲ. 지능정보교육 현황 분석

1. 해외 사례 분석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

들은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AI 중심

의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본 절은 미국, 유럽, 아

시아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각 지역의 교육 접근법과

전략을 기술한다.

1) 미국의 AI 교육 사례

미국은 AI 교육의 최전선에 있으며, 다양한 혁신적

접근 방식을 통해 교육 시스템에 AI를 통합하고 있다.

미국의 AI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Ÿ K-12 교육 이니셔티브: 미국은 K-12 교육 과정에

AI 교육을 통합하고 있다. 이 과정은 컴퓨터 과학의

기초, 로봇 공학, 데이터 분석과 같은 분야를 다룬

다. 예를 들어,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AI4K12 이니셔티브는 각 학년 수준에서 AI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지침과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

근 방식은 현장에서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주별로

구현 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4].

Ÿ 고등 교육과 연구: MIT, 스탠퍼드와 같은 미국의

대학들은 AI 관련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

며, AI 연구 센터를 통해 혁신과 교육을 이끌고 있

다. 이들 대학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문적

연구와 실용적 응용 간의 강력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15, 16].

Ÿ 윤리적 AI 교육: AI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

의 교육 기관들은 AI 개발과 활용에 있어 윤리적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교육 과정이

AI 편향, 프라이버시, AI의 사회적 영향 등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졸업생들이 AI가

제기하는 윤리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

고 있다 [17].

2) 유럽의 AI 교육 사례

유럽의 AI 교육은 윤리, 규제, 포용성 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Ÿ 규제 및 윤리적 초점: 유럽 국가들, 특히 유럽 연합

은 AI의 윤리적 함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유럽

평의회의 교육에서 AI를 규제하는 이니셔티브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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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려는 유럽의 노력을 보

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 맥락에서 AI 기술이 책

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18].

Ÿ 산업과의 통합: 유럽은 또한 학문과 산업 간의 강

력한 협력을 통해 실용적인 AI 기술을 촉진한다. 독

일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Industry 4.0과 같은 이

니셔티브를 통해 AI를 산업에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학들은 종종 기업과 직접 협력하여 현재의

산업적 요구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19].

Ÿ 포괄적인 AI 교육: 유럽연합은 모든 시민이 AI 교

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

다. 예를 들어, Erasmus+ 프로그램은 유럽 전역에

서 접근 가능한 AI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포용

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20].

3) 아시아의 AI 교육 사례

아시아는 정부 정책과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빠르

게 진화하는 AI 교육 환경을 보여준다:

Ÿ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 중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AI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

고 있다. 중국은 AI를 국가적 우선 과제로 삼고 학

교와 대학에서 AI 교육을 필수화하여 AI 관련 전공

과 연구소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21].

Ÿ 공공-민간 파트너십: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공

공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AI 교육을 강화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이니셔티브는 정부가 기술 기업과 협력하

여 AI 도구를 교육에 통합하여, 맞춤형 학습 경험과

교사 지원을 목표로 한다 [22].

Ÿ 도전과 기회: 일본과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은 AI

교육을 선도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다른 지역은 인

프라와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간

기술적 준비 상태의 차이는 자원과 교육의 공평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3].

2. 국내사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우리 국가도 인공지능

(AI)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AI 교

육을 강화하고 있다. 본 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AI

교육 노력과, 온라인 및 비대면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교육 현황을 분석한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능정보교육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AI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

을 통해 지능정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Ÿ 국가 AI 교육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에 발

표한 'AI 국가전략'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

립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까지의 전 교육 과정에 AI 교육을 도입하고,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AI 교육과정

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교

사 연수와 교과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4].

Ÿ 공공기관의 AI 교육 프로그램: 한국정보화진흥원

(NIA)과 같은 공공기관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IA는 'AI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여 누구나 무료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AI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창업

자를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산업계 전

반에서 AI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25].

Ÿ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대한민국은 AI와 관련

된 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를 마련하고 있다. '지능정보화기본법'과 같은 법률

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

적 틀은 AI 교육에도 반영되어 AI 윤리 교육이 강

화되고 있다 [26].

2) 온라인 및 비대면 교육 사례

COVID-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및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우리 국가에서는 AI 교육

또한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다.

Ÿ 온라인 AI 교육 플랫폼: 한국은 '에듀테크 플랫폼'

과 'K-MOOC'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AI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간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AI 강의를 수강할 수 있

도록 학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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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비대면 AI 교육 프로그램: 팬데믹 동안, 많은 교육

기관이 AI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다 [28]. 서

울대학교와 KAIST 등 주요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

를 제공하며, 기업과 협력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실시간 강의, 온라인 코칭,

자동화된 피드백 시스템 등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

를 유도한다.

Ÿ 실습 중심의 온라인 AI 교육: 실습 중심의 온라인

AI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며, 'AI 경진대회' 등은 학

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을 쌓고,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AI 오픈

소스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해 이론과 실습의

통합적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29].

3.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응 방안

국내 지능정보교육이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

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주요 이슈가 존재한다. 본

절은 지능정보교육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1) 교육 격차 문제

AI 교육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육 기회와 접근성

의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의 격차가 두드러지며, 농어촌 지역이

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충분한 교육 자원을 제공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AI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30].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

력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역별 교육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AI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온라

인 교육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셋째, 장학금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

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AI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해야 한다.

2) 교원 역량 부족

AI 교육의 성공을 위해 교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

지만, 현재 많은 교사들이 AI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와 교육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교육 과정

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AI의 핵

심 개념과 응용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31].

따라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

안이 요구된다. 첫째, 교사 대상의 AI 교육 연수 프로그

램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자료와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셋째, AI

교육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이 AI 교육에 필

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윤리적 문제

AI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AI의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AI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7-9].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AI 교육 과정에 윤리 교육을 필

수적으로 포함하여 학생들이 AI 기술의 윤리적 측면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

째, AI 기술의 윤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윤리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산업과 교육 간의 연계 부족

AI 기술은 산업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교

육과 산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교육받은 인재들이 실

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AI 인재 양성의 효과

를 저하시킬 수 있다 [32].

산업과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습 중심의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산학 협력 프로

젝트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

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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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AI 교육 커리큘럼

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간의 긴

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Ⅳ. 지능정보 교육 모델 제안

지능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체계

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모델이 요구된다 [13]. 본 장은

그림 4와 같이 기초부터 전문, 응용, 그리고 미래지향적

인 교육 모델을 제안하며, 각 모델이 지닌 교육적 가치

를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Vision : Creation of a platform for customized intelligent information education services, driving the realization of an
advanc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Goals : To propose effective policies and model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services, enabling the broad
adoption and integration of intelligent systems across various sectors

2. Advanced
Education

3. Applied 
Education

4. Future-
Oriented 
Education

1. Basic
Education

• Computing Thinking Education
• Basic Programming Education
• Data Literacy Education

• Advanced Programming and Algorithm Education
• AI and Machine Learning Education

•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and Internship 
Programs

• AI Application Projects
• Cross-disciplinary Education

• Problem-Solving-Oriented Education

• Exploration of Future Technologies
• Development of Innovative Thinking and Creativity

•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그림 4. 지능 정보 교육 서비스 플랫폼
Figure 4. Intelligent Information Education Service Platform.

1. 기초지능정보 교육 모델

기초지능정보 교육 모델은 모든 학습자가 지능정보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Ÿ 컴퓨팅 사고력 교육: 기초지능정보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며, 알고리즘 설계,

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 등 기본 개념을 통해 학생

들이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

다.

Ÿ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 기초지능정보 교육의 핵심

은 프로그래밍으로, 학생들은 Python 등 기본 언어

를 배우고 간단한 코딩 프로젝트로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교육은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되어 디지털 리터러시(Data

Literacy)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Ÿ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기초 교육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을 배우며,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을 통해 간단한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데

이터 리터러시는 지능정보사회의 필수 역량으로, 기

초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2. 전문지능정보 교육 모델

전문지능정보 교육 모델은 특정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갖는다:

Ÿ 심화 프로그래밍 및 알고리즘 교육: 전문지능정보

교육은 심화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설계를 다루

며, 학생들이 AI 개발에 필요한 고급 언어와 도구를

배우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최적화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고급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Ÿ AI 및 머신러닝 교육: 전문 교육 단계에서는 AI와

머신러닝의 이론과 실용적 응용을 다루며, 학생들은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최신 기술

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한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은 AI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지식을 얻고, 산

업과 연계하여 실용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Ÿ 산학 협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전문지능정보 교육

에서는 산업계 협력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학문적 지식을 실

제로 적용하며, 졸업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준비를

할 수 있다.

3. 응용지능정보 교육 모델

응용지능정보 교육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Ÿ AI 응용 프로젝트: 학생들은 AI를 활용해 의료, 금

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

트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AI의 실제 적용 방식을

이해하고 경험을 쌓는다.

Ÿ 크로스디서플린(Cross-discipline) 교육: 응용지

능정보 교육은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진행되며, 학

생들은 AI 기술을 다른 분야와 결합해 혁신적 솔루

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고 융합적 사고를 기른

다. AI와 생명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의 융합적

교육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Ÿ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응용지능정보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에 중점을 두며, 학생들은 복잡한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활용해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6, pp.561-572, November 30,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69 -

한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강

화한다.

4. 미래지향적 지능정보 교육 모델

미래지향적 지능정보 교육 모델은 미래의 기술 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Ÿ 미래 기술 탐색: 학생들은 AI와 관련된 미래 기술

동향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

해를 넓힌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 신경망 발전,

자율 에이전트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지능정보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Ÿ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 개발: 미래지향적 교육 모델

은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기

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

를 위해 다양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이 교육

과정에 통합된다.

Ÿ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은 AI 기

술이 환경,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

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기술 발전이 인간과 환경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교육한다.

이와 같이, 그림 4의 각 단계별 교육 모델은 학생들

이 지능정보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역량을 단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교

육 모델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도전에 대비하

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기여할

수 있다.

Ⅴ. 지능정보 교육 전략 및 로드맵

지능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

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전략과 로드맵이 요

구된다. 본 장은 지능정보 교육의 전략 수립, 실행 로드

맵, 그리고 정책적 제언 및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 지능정보 교육 전략 수립

지능정보 교육 전략은 지능정보사회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제안한다:

Ÿ 기초 역량 강화: 모든 학습자가 지능정보사회의 기

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초·중등 교육에서 컴퓨팅 사

고력,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등을 필수 과목으로

설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Ÿ 전문 인력 양성: 고급 AI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해 대학과 교육 기관은 심화된 AI 교육 프로그램과

최신 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하며, 산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Ÿ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 AI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학문적 접근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필요하며, 이는 팀워크를 통

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

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Ÿ 윤리적·사회적 책임 교육: AI의 사회적·윤리적 영

향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기술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AI 윤리와 사회적 책임 과목을 교육에 포함하

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윤리적 문제를 인식

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 지능정보 교육 실행 로드맵

지능정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

계별 로드맵이 요구된다. 다음 그림 5는 제안된 로드맵

이다:

Short-term (1~3 years) Mid-term (3~5 years) Long-term (5~10 years)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Digital Infrastructure to 
Support AI Education

Continuous Updating of Curricula with 
New Technologies and Trend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Role as a Global Leader in AI Education)

Dissemination of Domestic AI Education 
Models to Partner Countries
Enhancement of Lifelong Learning 
Systems: Support for Adult Learners in 
Acquiring AI Skills

Expansion of Internships

Offering of Educational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ontinuous Expansion 
of AI-Related Majors and Advanced Courses

Development of Specialized Workforce 
through Tailored Industry Collaboration

Support for AI Specialist Teacher Training Programs

Mandatory Implementation of AI-Related Subject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a

Development of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for Learners at Different Levels

Provision of AI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Gradual Expansion of AI Education at each School

Provision of Practical Experience through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Programs

Integration of 
Basic 

Educational 
Programs

Expansion of 
Industry-Linked 

Programs

Strengthening of 
Advanced 

Educational 
Programs

Securing Global 
Leadership

Continuous 
Educational 
Innovation

그림 5. 지능 정보 교육 정책 로드맵
Figure 5. Intelligent Information Education Policy Roadmap.

1) 단기 계획 (1-3년):

Ÿ 교육 인프라 구축: 전국적으로 AI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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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AI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교사들을 위한 AI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한

다.

Ÿ 기초 교육 과정 통합: 초·중등 교육과정에 AI 관련

과목을 필수로 포함시키고, 교사들이 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

적으로 표준화한다.

2) 중기 계획 (3-5년):

Ÿ 전문 교육 강화: 고등교육 기관에서 AI 관련 전공

과 심화 과정을 확대하여,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전

문 인재를 양성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Ÿ 산업계 연계 프로그램 확충: 산학 협력 프로그램,

인턴십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산업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

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다.

3) 장기 계획 (5-10년):

Ÿ 지속적인 교육 혁신: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update)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

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성인 학습자도 지속적으로

AI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Ÿ 글로벌 리더십 확보: 우리가 글로벌 AI 교육의 리

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AI 교육 모델을 다른 협력 국가에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정책적 제언 및 실행 방안

지능정보 교육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

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음은 정책적 제언과 실행

방안이다:

Ÿ 교육 정책 강화: 지능정보 교육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실행을 지원해야 한다. 핀란드

의 "Elements of AI" 프로그램은 모든 시민에게 AI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법적·제도

적 지원을 통해 AI 교육을 확산한 사례이다 [33].

Ÿ 교원 역량 강화: 교원들이 AI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연수와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신 AI 기술과 교육 방법론 습득을 지원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의 "AI in

Education"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 역량 강화를 위

한 사례로, 교사들이 AI 지식을 습득하고 교실에 적

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4].

Ÿ 산학 협력 강화: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 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

램을 확충해야 한다. 독일의 듀얼 시스템(Dual

System)은 기업이 교육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

이 학교와 기업에서 동시에 교육을 받아 이론과 실

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성공적 사

례이다 [35].

Ÿ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 개발: 지속 가능한 교육 모

델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야 한다. 특히, AI의 사회적·윤리적 영향 교육을 통

해 기술 발전이 사회적 책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

야 한다. 유럽연합의 AI 윤리 교육 가이드라인은 이

러한 교육 모델의 좋은 사례로, 학생들이 기술의 윤

리적 측면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도록 돕

는다 [36]

이와 같이, 지능정보 교육 전략과 로드맵은 우리가

지능정보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ⅤI. 결 론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모델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AI 기술의 발전

이 인간의 일상과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확인하였

고,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먼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의

AI 교육 접근법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K-12부터 고등

교육까지 AI 교육과 산업 연계를 중시하고, 유럽은 윤

리적 규제와 협력을 강조하며, 아시아는 정부 주도의

정책과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AI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초, 전문, 응

용, 미래지향적 지능정보 교육 모델을 제안하여 학습자

들이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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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책임, 창의적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 모델을 제시하

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한계를 가

진다.

Ÿ 데이터의 제한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해외 사례는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포괄

적인 사례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다

른 국가나 지역에서의 AI 교육 접근법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할 수 있다.

Ÿ 실제 적용에 대한 검증 부족: 제안된 교육 모델들

은 이론적 기초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설계되었

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

증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의 교육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AI 교육 접근법을 비교하는 포괄적 글로벌 사례 분석

과 제안된 교육 모델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에 최적화된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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