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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발표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강화되는 정보교육의 기저에 발맞추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저학년 정보교육 필요성과 도입에 관한 교사의 인식 분석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저학

년 정보교육에 관한 해외사례를 탐구하고, 2022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개편안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저학년 정보교육에 대한 교사인식 조사 문항을 설정할 수 있었다. 설문 문항은 전문가 집단의

검증 후, 166명의 현직 초등교사의 온라인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강화될 정보교육 교육과정 기저

와는 반대로 교사들의 정체되어있는 부정적 인식을 여러 측정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초등 1∼2
학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전, 저학년 정보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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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of the new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information education for low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Before conducting

survey, analyzing overseas and domestic researches were preceded.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by an

online survey of 166 incumbent elementary school teachers after verification by an expert group. As a result,
contrary to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education curriculum to be strengthened, teacher’s stagnant negative

perceptions could be confirmed through various measurement variables. Before the introduction of a new

national curriculum in 2024, it is a time when efforts to improve teacher’s perceptions of information
education for lower graders are particular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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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중심으

로 실과 교과 내용에 정보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전의 컴퓨

터 소양 교육(ICT)에서 벗어나, 해외 교육 동향에 맞추

어 소프트웨어와 문제해결 중심 교육이 초등학교 정보

교육의 핵심으로 시행되었다[1].

그러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원격 수업 운영 시기를

거치며 초등학교 정보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

면 위로 대두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중학년에서

정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다 보니, 원

격 수업 기간 학생 개개인의 컴퓨터 소양 격차가 곧 학

습의 격차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2]. 기

본적인 타자기술, 웹브라우저 사용 기술, 기본 컴퓨터

문제해결, 연구를 위한 인터넷 사용과 같은 컴퓨터 소양

(ICT) 능력 부재로 인해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능숙

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원격 수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

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다.

2021년 10월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발표 내용 중 초등학교 관련 정보교육 강화방침은 다음

과 같다. 정보 교과를 학교장 개설과목으로 별도 편성이

가능하며, 기존의 실과 교과를 포함하여 연간 34시간 이

상 시수 확보를 권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2015 개

정 교육과정 권장 시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한, 초등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

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3].

이처럼 다가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정보 교육과

정의 강화 기저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프트웨어

와 문제해결 중심의 초등학교 고학년 정보교육 이전, 학

생들의 컴퓨터 기초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새로운 교

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러 연구자가 2022

초등학교 정보 교육과정은 반드시 저학년부터 정규 교

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 상태이며, 특히 상

위학년 소프트웨어 및 문제해결 학습을 위한 기초 컴퓨

팅 시스템 교육 및 컴퓨터 기초 소양 교육이 저학년부

터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4, 5].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2년 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

보 교육과정이 도입될 시 현직 초등교사의 인식이 어떠

한가를 분석하여 2022 초등학교 정보 교육과정 설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분석: 정보과 교육  

       내용 중심으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따르면, ‘디지털

소양’이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으로 새로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소양은 국어와 수학과 같은 도구

교과의 기능처럼, 미래사회 학생들에게 기본 교과 학습

의 기반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정보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 대비

두 배 수준인 34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중학교 역시 두

배 수준인 68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세부적으

로, 초등학교는 체험형ㆍ놀이형 활동 중심으로 실과 교

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교

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AI) 신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기초 개념 및 원리 등을 교수ㆍ

학습 활동에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6].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육과정의 강화 기저

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 시대 전환

에 따른 산업구조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 다양한 미

래 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곧 국가 수준 공통교육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핵심과제가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한 초ㆍ중ㆍ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

소와, 교육 환경별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의 격차는 강화된 정보 교육으로의 변화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7, 8].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나타난 강화된

정보교육 강화 기저에 따라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

사들의 디지털 역량 진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

기도 한다[9]. 특히 초등학교는 중ㆍ고등학교에 비하여,

정보과 전담 교사 및 전공 교사가 부재할 가능성이 상

당히 많고, 학급단위 담임 중심 교수ㆍ학습 활동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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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의 디지털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상이할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초등교사의 디지털 역량 격

차에 앞서, 정보 교육 확대 편성에 따른 초등교사의 인

식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교사 측면의 2022 개정 교육

과정 적용 장애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2.2. 2022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연구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증가 된 시수와

강화된 정보과 교육이 바탕이 된,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

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탐색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신승

기(2021)는 초등학교 정보교육 내용 체계 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2015 개정 초등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만 시행하여, 정보

기초소양 교육이 제외되고, ICT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

도를 간과하여 정보교육의 체계성 결여의 문제를 지적

하였다. 그리하여 초등 1학년-6학년 전 학년에 걸쳐 주

1시간 이상의 정보 교과 시수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4].

또한, 김자미 외(2020)는 초등학교 정보 교육과정의

적정 시수를 연간 68시간 이상으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5∼

6학년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초등

저학년부터 3단계 수준의 발달 단계 맞는 정보과 교육

과정 편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초등 저학년에 해당하는

1단계 교육내용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래밍과 알

고리즘 외 기초적인 컴퓨팅 시스템(컴퓨터 구성과 종류

및 사용법)과 정보 사회 윤리 교육내용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5].

이처럼 2022 개정 초등 정보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 함의를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초등 정보교육은 현재 5∼6학년 중심에서 벗어나 저학

년, 중학년, 고학년에 이르는 전 학년에서 정규 교과로

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문

제해결과 알고리즘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더 나

아가, 이를 지식과 실천 역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컴

퓨터 기초소양 교육이 별도 교육과정 내용으로 추가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발표에서 드러난 ‘연간 34시간 이상’의 시수

보다 더 많은 정보 교과 시수가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3. 국외 초등 저학년 정보교육 사례 분석

앞서 살펴본 국내 연구자들의 2022 개정 정보과 교육

과정 편성 제안에 이어서, 해외 초등 정보과 교육과정

사례를 아래와 같이 탐색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이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정보 교과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영국, 핀란드, 에스토니

아, 호주, 프랑스를 중심으로 초등 컴퓨터 교육의 시작

시점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Table[1]과 같다[10, 11].

Nation Stage Age Grade

United Kingdom
1 5-7 1-2
2 7-11 3-6

Finland
1 7-8 1-2
2 9-12 3-6

Estonia
1 7-10 1-4
2 11-15 5-9

Frnace
1 7-9 1-3
2 9-12 3-6

Australia
1 6-8 F-2
2 9-10 3-4
3 11-12 5-6

<Table 1> The Stage of Elementary Information Education

해외 저학년 정보 교육과정의 내용과 성취수준은 상

이했으나, 공통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구체적인 정보

교육과정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보 교육과정도 5∼6학

년 실과 교육과정의 일부 편성되는 수준이 아닌, 초등학

교 저학년부터 별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으로서 도입해

야 하는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연구 절차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살펴본 2022 새로운 교육과

정에서 정보교육의 전면 확장 기저에 따라, 초등학교 저

학년 교육과정에 정규 교과 교육으로 정보교육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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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예상되는 교사의 반응을 미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 절차를 구안하였다. 전

문가에 의한 설문 문항 검증 및 결과 분석을 추진하였

고, 아래의 (Fig. 1)의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설문 도구 개발 및 검증

본 연구의 설문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3단계 교육경력(저경력, 중경력, 고경력) 및 최근 5개년

(2018-2022)에 집중된 학년군 지도 경험(저,중,고 학년

군)을 두었다. 측정변수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두었

다. 저학년 정보교육의 필요성(Needs), 정규 교과로서의

저학년 정보 교과 도입(Introduction)에 대한 인식,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범교과-계기교육 수준의 저학년 정보

교육에 대한 인식(Current Level), 정보 교과 교육 도입

에 따른 예상되는 저학년 담임 배치 영향(Staffing) 등

이다. 설문 항목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1. Educational Career

2. Recent 5 years Teaching Experience(2018-2022)

3. Needs for Information Education

4. Introduc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as a Regular
Curriculum

5. Satisfation with Current Level of Information Education

6. Effect on Staffing due to Information Education

<Table 2> The Questionnaire on this study

또한, 본 설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다음의

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문항 검증을 시행한 전문가의 이력 사항은 아래의

<Table 3>와 같다.

1. Prof. of Computer Education

2. Ph.D of Mathematical Statistics

3. Ed.D of Computer Education

4. Ph.D of Computer Science

5. Principal of Elementary School

<Table 3> The Group of Experts

검증이 끝난 설문 도구의 측정변수는 리커트(Likert)

5단계로 측정하였고, 측정 결과 데이터를 수리적으로 가

공 후,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20.0을 통해 분석하였다.

3.3 연구 대상

저학년 정보교육 도입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분석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6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3단계 교육경력을 기준으로 나타

낸 연구 표본의 특성은 아래의 <Table 4>과 같다.

Educational Career Number of Teachers

Junior (0-10years) 59

Middle (10-20years) 56

Senior (Over 20years) 51

<Table 4> The Subject of Study

4. 연구결과

4.1.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

3단계 교육경력 집단별 저학년 정보교육 도입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원배치 분

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

과는 <Table 5> 과 같다.

Questionnaire
Development

→
Questionnaire
Verification

→
Conducting
Survey

→
Result
Analysis

(Fig. 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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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Group M SD F p

Needs

Junior 3.17 1.053

0.491 .613Middle 3.27 1.053

Senior 3.37 1.113

Introduction

Junior 3.10 1.155

6.830 .001**Middle 2.36 0.903

Senior 3.02 1.421

Current
Level

Junior 3.36 1.110

8.031 .000***Middle 3.04 1.061

Senior 3.84 0.946

Staffing

Junior 2.68 1.306

7.413 .001**Middle 2.61 1.275

Senior 3.45 1.154
**p<.01, ***p<0.001

<Table 5> ANOVA Test According to Educational Career

저학년 정보 교과 도입(Introduction)에 관한 수치는

중경력 교사에게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저경력 및

고경력 교사에게는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비교적 정보 교육과 친숙한 성장배경을 가진 저경력 교

사의 배경과 저학년 지도 경력이 풍부한 고경력 교사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저학년 정보교육의 범교과-계기교육 현재 수준 유지

(Current Level)에 대한 생각은 모든 집단에서 이전 항

목인 교과 도입 수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 특히, 고경력 교사의 경우 정보 교과 도

입(3.02) 보다 현 수준 유지(3.84)에 더욱 동의하는 부분

이 매우 차이가 있었으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수준에 머물러 있

기를 원하는 교사의 성향이 드러났다.

저학년 정보교육 실시에 따라 저학년 담임 배치

(Staffing)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저경력 및 중경력

교사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고경력 교사들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저경력 및 중경력 교사들은 저학년 담임희망에 기피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나, 저학년군 배치가 흔한 편

인 고경력 교사들은 정보교육 도입 및 실시가 저학년

담임희망에서 방해 요소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 외, 저학년 정보교육의 필요성(Needs)에 관해서는

고경력 교사가 중경력, 저경력 교사보다 필요하다고 인

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4.2. 최근 5개년 담당학년군에 따른 인식의 차이

최근 5개년(2018-2022) 교사가 지도했던 주요 담당

학년 군에 따라 달라지는 저학년 정보교육 시행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원배치 분

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들

은 5개년 동안 가장 많이 지도했던 학년군(저학년군, 중

학년군, 고학년군)을 골라 응답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

적인 결과는 <Table 6> 와 같다.

Division Group M SD F p

Needs

Lower 3.43 0.720

42.329 .000***Middle 3.64 0.883

Higher 2.93 1.245

Introduction

Lower 2.39 1.220

4.283 .015*Middle 2.96 0.999

Higher 3.01 1.268

Current
Level

Lower 3.74 0.855

3.228 .042*Middle 3.29 0.920

Higher 3.25 1.264

Staffing

Lower 2.78 1.489

2.996 0.053Middle 3.29 1.036

Higher 2.72 1.298

*p<.05, ***p<0.001

<Table 6> ANOVA Test According to Recent Experience

저학년 정보교육의 필요성(Needs)에 관해서는 최근 5

개년 저학년 및 중학년 지도 경력이 많은 교사가 고학

년 경력이 많은 교사보다 수치가 높았다. 이는 최근에

어린 학생들을 지도한 교사들일수록, 저학년 정보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학년 정보 교과 도입(Introduction)에 관한 수치에

관해서는 최근 5개년 동안 고학년 경력이 많은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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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측정되었으며, 반대로 저학년 경력이 많은 교사는

낮게 측정되었다. 앞선 필요성 인식 조사와 대비되어,

저학년 경력이 많은 교사가 저학년 교육과정에 정보 교

과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점에서 주

목할만하다.

저학년 정보교육의 범교과-계기교육 현재 수준 유지

(Current Level)에 대한 인식은 이전의 교육경력 차이

조사 항목과 마찬가지로 교과 도입보다 선호하는 경향

이 전 집단에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저학년 정보교육 실시에 따라 저학년 담

임배치(Staffing)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저학년 및 고학

년군 중심 경력자들은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였고, 중학

년군 중심 경력자들은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였으나, 수

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시기를 맞이하

여, 정보과 교육과정 강화 기조에 따라 초등 저학년 정

보교육 실시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결과들

을 종합 및 분석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학년 정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과

로서의 도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대부

분의 교사 집단에서 저학년 정보교육의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으나, 이와 반대로 정규 교과로서 정보교육

의 도입은 현저하게 기피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정보교육의 확장 기저와 반대로 저학년 정보교

육에서 현 수준 유지를 고수하는 경향이 식별되었다. 특

히, 고경력 교사 및 최근 5개년 동안 저학년군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게 나타났다.

셋째, 저학년 정보교육 시행에 따른 저학년 담임 배

치 영향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저경력 및 중경력

교사들은 저학년 담임 배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했지만, 저학년 담임이 많은 편인 고경력 교사들은 담

임 배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초등교사의 저학년 정보 교육

도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 추구하는 정보 교육 확대 풍토에 초등교사가 적응하

지 못할 가능성이 보인다. 2024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

되기전까지 교사의 정보 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

고, 초등학교 정보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후속 연구의 필요성 및

새로운 초등학교 정보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정보 교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사인식 개

선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시대의 정보 교과의 역할은 하

나의 국어와 수학과 같은 필수 도구 교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과 학습의 순간에도 수많은

정보 기술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창의적체험활동과 실과과의 일부 영역으로서 고려되었

던 초등학교 정보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인식부터 바뀌

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인식 개선

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초등 정보 교육과정

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둘째, 교사 양성 기관에서도 예비 교사들을 위한 정

보과 교수ㆍ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더욱 마련해야

한다. 신규교사들이 발령받기 전, 철저한 정보 교수ㆍ학

습 역량을 갖추어, 고령화되는 교직 사회에 새로운 초등

정보교육 붐(Boom)을 조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직 사회의 세대별 초등 정보 교육과정 도입

에 대한 수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정보

교수ㆍ학습 관련 직무연수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

의 결론에서 살펴보았듯, 시대적 요구에 반하여 가장 정

보 교육과정 도입에 반대하는 집단은 고경력 교사이다.

인구 감소 및 신규교사 채용 감소에 따라 교직의 고령

화는 예견된 일이다. 경력과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정보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기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 방안이 강구되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교육 확대 기저와

별개로 저학년 정보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

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현재 5

∼6학년에만 집중되어있는 정보교육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함에도, 교사들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 2024년, 초등1∼2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

될 예정이다. 이제는 교사의 인식을 바꾸어 확장될 정보

교육과정을 맞이할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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