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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담임교사에게 학업 성취
도 분석을 통해 학년 및 학급 내 학력 격차 실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수업 설계 및 방안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학생들의 학년 초 국어, 수학 진단평가 점수 데이터를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클러스터로 시각화하였으며, 그 결과 유의미한 군집이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또
한, 교사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학생의 학습 수준 및 학업 성취 확인, 개별 보충지도 및 수준별 학습과 같은 수

업 설계 등 학력 격차 개선에 본 시스템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학업 성취도 데이터 분석 시스

템이 학력 격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담임교사에게 학년 및 학급 내 학력 격차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학력 격차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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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prolonged COVID-19, the existing academic gap is wide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homeroom teachers with a visual confirmation of the academic achievement gap in grades and classrooms through
academic achievement analysis, and to use this to help them design lessons and explore ways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gap. The data of students' Korean and math diagnostic evaluation scores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were visualized as clusters using the K-means algorithm, an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 meaningful clusters were formed. In addi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e teacher interview, it was confirmed
that this system was meaningful in improving the academic achievement gap, such as checking the learning level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and designing classes such as individual supplementary instruction and
level-specific learning. This means that this academic achievement data analysis system helps to improve the
academic gap.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help to homeroom teachers in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aca-
demic gap in grades and classes, and is expected to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cademic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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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뿐 아니라 교육 현장

역시 예외 없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1]. 코로나로 인

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

용 단절, 수업 참여도 등과 더불어 학력 격차가 점차 심

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2], 실

제로 코로나 19 이후 학습격차 발생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96%의 비율의 응답자들이 학습격차가 발생

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또한

전교조에서 교사 4010명에게 원격수업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학습 격차 심화’ 답변이 6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에 학력 격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학업 성취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년 및 학급 내 교육

격차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격차는

크게 교육 과정과 교육 결과에서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고, 학력 격차는 둘 중 ‘교육 결과’에 집중한 개념이다

[1]. 본 연구는 학업 성취도라는 교육 결과에 보다 초점

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 군집 알고리

즘을 적용한 학년 및 학급 내 학업 성취도 데이터 분석

을 통해 담임교사가 학력 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수업 설계 및 진

행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 중 하나인 K-means 군

집 알고리즘은 K개의 클러스터 수로 분류해주는 군집

알고리즘이다[5]. 군집화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데이

터 내에서 군집 개수 별 초기 평균값을 구해서 가장 가

까운 데이터로 각각 군집을 시도한다. 이후 군집 내에서

평균값을 다시 구해서 데이터 간 거리를 바탕으로 계속

해서 재군집하여 최적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6].

본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

은 편이며, 기존 정보가 추가적으로 없더라도 국어 점수

와 수학 점수 데이터 두 가지로도 군집 분석이 가능한

K-means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2.2. 학업 성취도 평가와 진단평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적기에 진단하는 것은 효

과적인 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7]. 많은 연구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국가 수준 학업 성

취도 평가(이하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많이 활용

한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은 한정적이

며, 이외의 학년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자료

는 매년 필요하다. 이에 교과학습 진단평가(이하 진단평

가)를 시·도 연합으로 개발하여 매년 3월 초에 주로 실

시하고 있다[7].

학업 성취도 평가와 진단평가에서 ‘기초학력’의 의미

는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7]. 또한 대상 학년, 시험

목적 및 내용, 시험 범위, 난이도 수준, 평가 시기 등이

다르다. 그럼에도 두 검사 모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 자료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2.3. 기초학력의 의미

최근 ‘기초학력’이라는 용어는 학습 부진을 대신해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위의 두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성취 수준의 도달 여부로 구분하는데, 기초학

력은 이러한 성취 수준 중 하나이다[8]. 학업 성취도 평

가에서의 기초학력은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

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해한 수준’

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진단평가에서는 ‘해당 학년 교

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가 되는 내용

을 상당 부분 이해한 수준’을 의미한다[9]. 두 검사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판정된 학생들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것으로는 예상할 수 있다[7].

2.4.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임의진 외(2018)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기

존 연구들은 매우 많다[10]. 학업 성취도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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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10]. 또한, 일정 기

간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변화

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후를 비교해보거나, 실험 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 학업 성취도 측정값을 비교

해보는 방식의 연구들이 일반적이다[11].

과목별 학업 성취도의 연관성이나 패턴을 찾는 연구

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과 분석에 활용한 예시 또한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과목 간

학업 성취도의 군집 및 패턴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담임

교사에게 학업 성취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참고 자료

로 제공하는 교육적 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3. 연구 가설 진술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학업 성취도 평

가와 진단평가의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두 평가 모두 학생의 학업 성취도 관련 평가이자 기초

학력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공통점에 기초하여, 본 연

구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는 데 학년 초 국어, 수

학 진단평가 점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국어, 수학 진단평가 점수 분석 결과

유의미한 군집 및 패턴이 포착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국어, 수학 진단평가 점수 분석 결과

가 담임교사의 학력 격차 개선을 위한 방안 탐색에 도

움이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측정 도구

연구대상은 경기도 대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5학년

5개 학급 전체 학생(총 154명)으로 설정하였다. 2021학

년도 5학년 국어, 수학 진단평가 점수 데이터를 본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평가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

하는 진단 평가지를 활용하였으며, 국어와 수학 평가지

각각의 문항은 배점 4점씩 총 25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년 및 학급 데이터 분석 결과 그래프를 통해 각 학

급에서 유의 깊게 봐야 할 학생들을 선정하여 담임교사

를 대상으로 개별 학생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

한 교사들에게 데이터 분석 결과 그래프를 제시하며 이

러한 군집 분석 자료들이 학력 격차 개선 방안 탐색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이 경기도 특정 초

등학교 5학년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교육 환경을 공유하며, 일정 시기

에 동일 유형의 진단 평가지를 활용하여 본 분석 결과

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다른 지역과 학년 학생들

까지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로 활용한 학년 초 진단평가는 출제 지역

및 학생 수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3.2. K-means 알고리즘 활용 데이터 분석

3.2.1. 데이터 변환 및 알고리즘 적용

학생 개인별 국어와 수학 점수를 csv 파일로 가공하

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변환하였다. (Fig. 1)은 5학년 학

생 전체의 결과를 합친 csv 파일로, 학생 반-번호 형식

으로 나타내었다. 이후 변환 파일로 학생들의 국어 점수

를 가로축으로, 수학 점수를 세로축으로 하는 2차원 산

포도로 나타낸 후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군집

을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진단평가 점수를 분석하였다.

(Fig. 1) Diagnostic evaluation score csv conversion
file(Korean, math)

알고리즘 적용 방식은 크게 6개의 절차로 설명할 수

있다. (Fig. 2)의 의사 코드에서처럼 가장 먼저 동작에

필요한 pandas, sklearn, Kmeans, matplotlib 등 관련 모

듈을 import한다. 둘째, csv파일을 업로드하여 데이터를

입력한다. 셋째, DataFrame을 통해서 국어 점수 1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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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 수학 점수 2열을 y축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세팅

한다. 넷째, 클러스터 개수를 바꿔가면서 K-means 알

고리즘을 동작시킨다. 다섯째, scatterplot을 활용하여 산

점도로 시각화한다. 이때, 군집별로 데이터의 색과 모양

을 다르게 나타나도록 설계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

화하였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서 x축과

y축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제목

및 라벨링을 하고 이미지를 자동으로 저장한다[17].

알고리즘 적용은 크게 두 가지로 실시하였다. 우선 5

학년 학생 전체 K-means 군집 결과를 일차적으로 분석

하였고, 이후 각반별로 세부적으로 군집화하여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Fig. 2) pseudo code

3.2.2. 클러스터 개수 설정

분류 알고리즘 적용 시 클러스터 개수 설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군집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클러스터의 개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결

과를 확인하였다.

5학년 전체 학생(1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클러

스터의 개수를 4개, 5개, 8개, 10개, 12개로 점차 증가시

키는 방식으로 분석해보았다. 개별 학급은 이전 연구에

서의 효과적인 모둠 구성인원이 4명이라는 전문가 집단

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기에 클러스터 1개에 평균 4명이

속하도록 총 7개의 클러스터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러나 학년 초 진단평가 취지에 따른 문제 난이도 특성

상 학생들이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는 점과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

은 것이 오히려 군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점차 클러스터의 개수를 감소시켜가면서

최종적으로 4개, 5개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4. 연구 결과

4.1. K-means 알고리즘 적용 및 분석 

4.1.1. 알고리즘 적용 결과 분석(학년 전체)

상대적으로 군집의 위치가 다양하고 뚜렷하게 형성되

어 데이터 분석에 더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결과 2개를

제시한다. 5학년 학생 전체 154명의 점수 데이터를 클러

스터 4개와 8개로 각각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Fig. 4, 5)와 같다. 10개 이상의 클러스터일 경우 두 점

수가 모두 우수한 학생들을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는 변

화만 있을 뿐, 오히려 군집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x축과 y축의 범위는 최소·최대 점수를 고려하여 각각

42에서 103으로 설정하였고, 이때 범위 최대값은 데이터

이름이 많이 가려지는 관계로 103으로 설정하였다.

(Fig. 3) Zoom in on the graph legend

클러스터 개수가 4개와 8개일 때 가장 큰 차이는 우

측 상단 상위 그룹의 세분화라고 할 수 있다. 좌측 하단

의 하위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 4개와 8개일 때 모

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국어 점수는 높지만 상대

적으로 수학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클러스터 4개일 때

에는 주황색 x표시(숫자 1) 클러스터로 나타난 반면, 클

러스터 8개인 경우에는 주황색 x표시(숫자 1)와 갈색

다이아(숫자 5) 두 그룹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클러스

터 4개일 때의 파란색 원(숫자 0)과 초록색 사각형(숫자

2) 클러스터 2개에 속했던 학생들은 클러스터가 8개일

때 총 5개의 그룹으로 더욱 세분화되었다(Fig.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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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l 5th graders (4 clusters)

(Fig. 5) All 5th graders (8 clusters)

4.1.2. 알고리즘 적용 결과 분석(개별 학급)

개별 학급은 상대적으로 하위 클러스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클러스터의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뚜렷한 5학

년 2반 그래프를 대표적으로 제시한다(Fig. 6, 7).

(Fig. 6) Class 2 of 5th grade (4 clusters)

(Fig. 7) Class 2 of 5th grade (5 clusters)

공통적으로, 학생 5의 경우에는 개별 클러스터를 형

성하면서 국어와 수학 모두 점수가 낮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학생 22, 24, 25의 경우에도 수학 점수가 국

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갖는 클러스터를 형

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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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5학년 2반에서 클러스터가 4개일 때와 5개일

때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로 ‘학생 13’이다. 클러

스터 개수가 적은 (Fig. 6)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묶여있지만, (Fig. 7)의 경우 단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육안으로도 다른 학생들과 거리가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5개일 때가 더욱 군집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개별 학급의 경우에는 각 반의 데이터에 따

라서 더 유의미한 클러스터 개수가 상이하거나, 별 차이

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를 연구자 본인 단독

으로 판단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클러스터 개수가 4개

와 5개일 때의 개별 학급 그래프 두 가지를 모두 제시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5학년 2반 담임교

사 또한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5개인 (Fig. 7)이 더욱 의

미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른 학급 교사들의 답변 역시

연구자의 판단과 거의 유사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 학급의 경우에는 각반의 데

이터 분포와 그래프 활용 용도에 따라서 유의미한 클러

스터 개수는 학급별로 다를 수 있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고정하지 않고 학급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1.3. 연구 결과 논의

개별 및 학년 그래프 모두에서 약하지만 공통적인 패

턴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진단평가의 문제 난이도 특성

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은 상위권 학생

들이 매우 밀집하여 분포했다. 또한, 몇몇 예외가 있지

만 대체적으로 국어와 수학 점수가 전반적으로 비례하

였다. 셋째, 국어 점수보다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

은 학생들이 더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진단평가 도달 기준이 수학 점수가 52점,

국어 점수가 64점인 것임을 고려할 때, 진단평가 난이도

자체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학 과목 특성상 보

다 학년별 위계가 뚜렷하고 나선형 교육과정인 점을 고

려했을 때, 기초가 탄탄해야 하며 점점 단계적으로 내용

수준이 올라가는 특징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4.2. 연구 결과 활용(교사 인터뷰)

먼저, 데이터 분석 결과 각반 담임교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학생들을 선정하였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관찰

및 특성에 대한 교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년 전체

분석과 개별 학급 분석 결과 각 학급에서 주의 깊게 살

펴봐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중복된다. 본 연구가 2학

기 중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미 담임교사들은 진단평

가 점수뿐 아니라 그동안 학습 관련 평가 데이터들이

많이 누적된 상황이었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했을 때,

담임교사는 진단평가 점수가 낮거나 특이점을 보이는

학생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학급에서 이미 개별적

으로 추가 교과 학습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했다.

Teacher Teacher Interview Results

Teacher
A

It's very helpful. First of all, students with
poor basic education can be identified at a
glance, and subjects lacking for each student
can be identified immediately, which is also
helpful in designing classes and operating

classes in the future.

Teacher
B

It's very good. I want to use this program as
soon as it is introduced. However, it seem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act that the
student names seem to be supplemented.

Teacher
C

In a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s large, rough guesses are possible,
but there is a need to grasp clearer data. Cluster
is easy to grasp the level of students by
allowing them to intuitively grasp their
loca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n
and mathematics, where classes by level should
be combined, it is possible to prepare an
in-depth activity site based on this, which is
also helpful in improving the quality of classes.

Teacher
D

It will be of great help to class management
if a system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not
only Korean language math but also other

subjects is developed.

Teacher
E

Using the program, it will be useful to grasp
the level of education of students at a glance
and provide customized guidance. It is also easy
to consult with parents based on the data. Many
parents are curious about the students' grades,
bu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tudent
achievement of virtually all subjects.

<Table 1> Teacher Interview Results (Q: Do you think it
is helpful in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academy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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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러한 군집 분석 자료들이 학력 격차 개선 방

안 탐색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그 결과, 5학년 5개 학급의 교사 모두가 ‘긍정

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Table 1>은 ‘학력 격

차 개선 방안 탐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

한 교사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종합해보면, 학생

들의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점, 한눈에 학생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 해당 자료를 참

고하여 차후 맞춤형 및 개별 보충 수업 설계 및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점, 자료를 근거로 학부모 상담에

활용 가능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4.3.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담임교사에게 학년 및 학급 내 학업 성취

도 결과 분석을 통해 학력 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수업 설계 및 진

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처음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국어, 수학 진단평가 점수 분석 결과

유의미한 군집 및 패턴이 포착될 것이다.

개별 학급 및 학년 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 모두 유의

미한 군집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과목 모두

점수가 낮은 군집, 그리고 두 과목 모두 점수가 높은 군

집은 명확하게 드러난 편이다. 진단평가의 특성을 고려

하였을 때 국어와 수학 점수가 모두 높은 상위권 학생

들이 매우 밀집되어있는 패턴을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

로 국어 점수가 더 높고 수학 점수가 낮은 군집에 해당

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반면, 수학 점수가 더 높은 군집

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의미한 군집 및 패턴은 개별 학급과 학년

전체의 분석 결과 모두 확인 가능하여 첫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국어, 수학 진단평가 점수 분석 결과

가 담임교사의 학력 격차 개선을 위한 방안 탐색에 도

움이 될 것이다.

5학년 5개 학급 교사 인터뷰 결과 담임교사의 학력

격차 개선을 위한 방안 탐색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 가능하여 두 번째 가설 또한 채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력 격차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학년 초 진단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력

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사에게 학력 격차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전반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점, 국어

와 수학 점수가 전반적으로 비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많은 점 등 공통적인 패턴

을 발견했다. 또한, 교사 인터뷰를 통해서 본 연구가 시

각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여

차후 수업 설계 및 학급 운영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학업 성취도 데이터를 군집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교사에게 학력 격차 개선 방안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동점인 학생들이 그래프에서

중복되어 표시되는 점이다. 진단평가가 문항 배점이 모

두 4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진단평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연구

에 활용할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추후 보완하여 시각

적인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자료 입

력부터 데이터 변환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 일체화된 시

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반 교사들이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학력 격차 개선에 도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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