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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아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교육 내용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유아
교육 및 인공지능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였다. 전문가들의 담화는 의미해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미해
석 방법은 담화를 분석하는 전문적인 방법으로서 의미 압축-의미 범주화-의미 구조화의 절차를 사용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43개의 의미를 압축하였다. 43개의 의미는 범주화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과정, 컴퓨팅 능력, 인공
지능의 원리와 역사,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데이터의 개념, 인공지능의 창의적 표현, 창의 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
공지능 하드웨어 구성, 창의 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도구 탐색 및 활용, 창의 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
능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기,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 및 태도'까지 12개의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마지막으로 12개의 내용은 의미구조화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과 데이터, 창의 융합적 문제해결, 
인공지능 윤리'까지 4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교육 영역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치를 가진다.

주제어 : AI 교육, 유아 교육, 유아 AI 교육, 교육 내용, 유아 AI 교육 내용 체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ducational content system for early childhood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FGI was conducted on f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s. The experts' claims were analyzed using the 
semantic interpretation method. The meaning interpretation method uses meaning compression - 
meaning categorization - meaning structuring. The experts' claims were condensed into 43 meanings. 
The 43 meanings were composed of 12 contents ranging from ‘Human thinking process, computing 
ability, Principles and history of AI,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Concept of data, Creative expression
of AI, AI hardware configuration for creative convergence problem solving, Exploration and use of AI 
tools for creative and convergent problem solving, Creation of AI for creative and convergent problem
solving, Interest in AI, Living with AI, Ethical use and attitudes of AI’ using categorization. The 12 
contents were organized into four categories, ranging from semantic structuring to Computational 
Thinking, AI and data, Creative convergence Problem solving, AI eth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valuable in that they can serve as a basis for constructing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ey Words : AI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AI education, education content,
early childhood AI education cont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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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
래 사회를 선도할 주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히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촉발 시킨 핵심 기술로 언급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와 산
업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1]. 이에 세계 주요 선
진국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2].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인간 삶의 편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기에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인
력과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3].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4].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영역이 넓
어지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며 알고리즘과 데이
터에 의해서 인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종과 성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
술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인공
지능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 이에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서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역량을 기르는 것과 함께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판단하
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주
목받고 있다[6].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시대적 전환의 원동력이 되는 
시점에서 교육도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공지능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7].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
한 다양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
국도 인공지능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정규교육과정
에 인공지능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8]. 이와 
함께 유아교육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은 주요한 주제가 되
고 있으며[9], 교육부는 유아교육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을 
권장하며 다양한 지도 자료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 연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교육은 학령기 전 시기를 걸쳐서 교육되어야 할 주요 교
육 내용이 되었다[10].

교육부는 초·중·고의 인공지능 교과서 및 인공지능 지
원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교육을 지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 영역은 초·중·고 교육 정
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11].

이에 유아교육 영역의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유아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을 탐
색하기도 하며[7], 유아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대해 탐색하기도 하였으며[12], 유아 인공
지능 사례를 종합적으로 리뷰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
였다[1]. 이와 함께 유아들의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교원
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역량 요소를 개발하는 연구[2]
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는 연구
도 수행되었다[13]. 그러나 유아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초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판
단된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아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내용 체계
가 구성되어야 한다. 내용 체계는 특정 주제를 교육하기 
위해서 내용 범주와 내용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내용 체계가 있어야 한
다[14]. 이에 유아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기반이 되는 내
용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유아 교육을 위
해 인공지능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한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유아 인공지능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용 범주와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의 방향을 설
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초점집단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사용하였다. FGI를 사용한 이유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개념과 요인들의 구성을 위해
서 현장 전문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지성을 이용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면담대상을 선정하고, 둘째, 면담 질문을 
개발하고, 셋째, 면담을 실시하고, 넷째, 의미해석 방법
을 이용하여 담화의 내용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의미를 통해서 내용 체계를 구성
하였다.

2.2 면담 대상 선정
FGI는 면담 대상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담

화를 통해서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해석을 통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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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지식과 정보를 구축하는 연구 방법이다[15]. 이에 면
담 대상의 선정은 FGI의 타당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면담 대상의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첫
째,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둘째, 인공지능 교육 또는 연구 
경험을 가진 전문가, 셋째, 교육 경력 5년 이상 전문가여
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본 연구의 기준에 따라 5인의 
전문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Division Major Affiliated organization Career

A Early childhood 
education University 33

B Early childhood 
education University 17

C Early childhood 
education University 12

D Computer 
Engineering University 25

E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 research 
institute 8

<Table 1> interviewee

2.3 면담 질문 및 의미 해석
면담 대상으로부터 담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FGI질

문은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질문은 “유아 인공지능 
교육에서 반드시 교육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둘째 질문은 “유아 인공지능 교육
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면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의미 해석 방법을 적용
하였다. 의미 해석은 의미 압축, 의미 범주화, 의미의 구
조화 단계로 수행한다. 의미압축은 담화의 내용 중에 포
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분석자들이 찾아내어 개념
의 형태로 추출하는 것이다. 추출된 개념들을 유사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의미 범주화이다. 범주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의미의 구조화이
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복수의 연구가자 시행하여 분
석의 각 단계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
여 객관성을 유지한다[15]. 이에 본 연구도 공동연구자 2
인이 함께 분석하였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0.97이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대면 협의를 통해 일치시켰다.

3. 연구 결과

3.1 의미 압축 및 범주화 결과

3.1.1 인공지능의 원리와 역사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의미를 압축한 결과 인공지능의 

원리, 인공지능 작동 원리, 인공지능의 시작, 인공지능 
발전,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의 유형의 의미가 압축
되었다. 압축된 의미들을 범주화한 결과 인공지능의 원
리와 역사라는 범주가 구성되었다. 다음은 의미 압축과 
범주화의 구성한 담화의 표본 중 대표적인 것을 제시하
였다.

“인공지능의 원리라든지 인공지능의 역사라든지 또 인
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인공지능의 개념 유형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알
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전문가 A)

“유아 인공지능 교육은 유아 인공지능 교육은 인공지능
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 기초적인 지식들을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도 알려주고 또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전문가 C)

3.1.2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데이터의 개념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의미를 압축한 결과 인공지능 기

술의 활용 영역,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법, 인공지능 
기술의 사례,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의 활
용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의미가 압축되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범
주와 데이터의 개념 범주가 구성되었다. 다음은 의미 압
축과 범주화의 구성한 담화의 표본 중 대표적인 것을 제
시하였다.

“이 소셜 네트워크 sns라든지 인터넷의 발전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 데이
터들이 많이 개발돼서 이 빅데이터로 인해서 사실 인공
지능이 좀 발전했잖아요.”(전문가 A)

“유아들한테 인공지능을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우
리가 유아들을 개발자로 만들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유아
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저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 유아들이 막 활
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요."(전문가 B)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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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 데이터 
교육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전문가 D)

3.1.3 인간의 사고과정과 컴퓨팅 능력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의미를 압축한 결과 분석, 자료 

표현, 추상화, 패턴분석, 알고리즙, 시퀸싱, 조건문에 대
한 이해 교육, 자동화, 프로그래밍, 병렬화, 시뮬레이션, 
디버그 교육에 대한 의미가 압축되었다. 이를 통해 컴퓨
팅 사고력으로서의 인간의 사고과정과 컴퓨팅 능력 범주
가 구성되었다. 다음은 의미 압축과 범주화의 구성한 담
화의 표본 중 대표적인 것을 제시하였다.

"글쎄요 유아 인공지능 교육 컴퓨팅 사고력이 좀 중요하
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코딩 교육 때도 
그랬고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도 
실제로 컴퓨팅적 사고력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고 연
구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력이 좀 유아 
교육에서 좀 기본적인 기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
다. "(전문가 A)

“유아교육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교육 내용을 결
정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팅 사고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든 소
프트웨어 교육이든 하드웨어 교육이든 인공지능 교육이
든 기본적으로 이 컴퓨팅적 사고력이 기반이 된다고 생
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컴퓨팅적 사고력이 인간
의 사고 과정하고 컴퓨팅 능력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과정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석하고 자료 표현하고 추상화하고 패
턴 분석하고 알고리즘 가지고 시퀀싱하고 조건에 조건
문 처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의 어떤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거다 인공지능은 
이거다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
인 컴퓨팅적 사고력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컴퓨터나 소
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고 나서 이제 컴퓨팅 능
력이 필요한 거죠. 프로그래밍도 하고 병률화도 시키고 
디버그도 시키고 시뮬레이션도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요."(전문가 E)

3.1.4 인공지능의 창의적 표현과 창의 융합적 문제해
     결을 위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구성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의미를 압축한 결과 인공지능 도

구를 활용하여 창의적 표현 활동, 인공지능 원리와 기능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플러그 활동을 통한 창의적 표현, 
창의 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하드웨어 구성, 하드
웨어의 기초, 컴퓨터의 구성,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디바
이스, 통신, 네트워크의 개념 이해 교육 의미가 압축되었
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창의적 표현과 창의 융합적 문
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구성 범주가 구성되었
다. 다음은 의미 압축과 범주화의 구성한 담화의 표본 중 
대표적인 것을 제시하였다.

"저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 유아들이 막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
니까 인공지능의 원리, 개념, 인공지능의 기술 이런 것
들도 당연히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인
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좀 사용하는지"(전
문가 B)

“저는 실용적인 교육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드웨
어 대해서 가르쳐야 되요. 나는 하드웨어가 가장 기본이
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스마트 패드, 네트워크 뭐 이런
걸 알아야지 하드웨어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이해하
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드웨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돌아가도록 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하드웨
어의 구성에 대해서 모르면 소프트웨어도 완벽하게 이
해를 못하게 되요.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요."(전문가 D)

“프로그래밍이다 알고리즘 시퀀싱 이런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우
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들을 또 인공지능
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상상해 본다든지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인공지능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전문가 E)

3.1.5 창의 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도구 
      탐색 및 활용과 인공지능 생성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의미를 압축한 결과 주변의 문제

를 창의 융합적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 탐색, 인공
지능 도구의 사용, 도구의 활용 방법, 유아 주변 문제 해
결을 위해 알고리짐-시퀸싱-패턴이해, 조건문, 디버깅, 
인공지능 코딩, 인공지능 생성 의미가 압축되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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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창의 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도구 탐색 
및 활용과 인공지능 생성 범주가 구성되었다. 다음은 의
미 압축과 범주화의 구성한 담화의 표본 중 대표적인 것
을 제시하였다.

“또 인공지능 가지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아
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를 
탐색을 해서 어떤 실생활에 적용하는 이런 좀 실효적인 
실제 생활에 접목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아이 유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상황
과 맥락 속에서 지식들과 정보들을 습득하기 때문에 주
변에서 찾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전문가 B)

“유아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저는 좀 꼭 필요한 
거는 창의적인 접근 또 어떤 문제 해결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들한
테 어떤 자기 유아 자신 또는 유아 주변에 있는 어떤 문
제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또 융합적으로 해결할 것이
냐 그럴 때 또 유아들 수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유아들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
서 어떻게 융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접근할 거냐 좀 그런 
태도 그런 능력들 그런 경험들을 자주 주는 게 좋지 않
겠냐 그래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을 또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면 좋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도구도 인공지능 도
구도 찾고 또 활용하고 그것들을 다른 영역에 적용해 보
고 이런 것까지 같이 배우면 저는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
합니다."(전문가 D)

3.1.6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기,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 및 태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의미를 압축한 결과 다양한 인공

지능 체험을 통한 관심 증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가지
기, 의미가 압축되었다. 이를 통해 창의 융합적 문제해결
을 위한 인공지능 도구 탐색 및 활용과 인공지능 생성 범
주가 구성되었다. 다음은 의미 압축과 범주화의 구성한 
담화의 표본 중 대표적인 것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된다면 저는 그게 
더 유아들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에서 더 중요하고 필요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뭐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전문가 A)

"인공지능과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느냐 또 인공지능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인공지
능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비서
도 있고요 가전제품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고 그다
음에 우리 유튜브나 이런 것 넷플릭스 이런 애들도 보면 
알고리즘 가지고 우리한테 동영상 추천해주고 이런 것
들이 다 이미 우리 생활 주변에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잖아요.“(전문가 C)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할 수밖에 없
다라는 것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할 거냐 인공지능을 어떻게 또 어떤 윤
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냐 인공지능을 어떻게 착하게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저는 이 가치 인공지능의 가치를 좀 알려주
면서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 그러
니까 인공지능이 문제를 일으키고 비윤리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전문가 E)

3.2 의미 구조화 결과
의미 압축과 범주화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과정, 컴퓨

팅 능력, 인공지능의 원리와 역사, 인공지능 기술의 활
용, 데이터의 개념, 인공지능 창의적 표현, 창의용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구성, 창의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도구 탐색 및 활용, 창의 융
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기,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 
및 태도가 도출되었다. 의미 압축과 범주화를 통해서 구
성된 12개의 범주를 유사성을 근거로 구조화 하였다. 그 
결과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과 데이터, 창의 융합적 문
제 해결, 인공지능 윤리로 구조화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의 Table과 같다.

Content Category Content

Computational 
Thinking Human thinking process, computing ability

AI and data Principles and history of AI,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Concept of data

Creative 
convergence 

Problem solving

Creative expression of AI, AI hardware 
configuration for creative convergence problem 

solving, Exploration and use of AI tools for creative 
and convergent problem solving, Creation of AI for 

creative and convergent problem solving

AI ethics Interest in AI, Living with AI, Ethical use and 
attitudes of AI

<Table 2> AI Education Cont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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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 체계
의 구성을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및 인
공지능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였다. 전문
가들의 담화를 의미 해석하여, 의미 추출과 범주화, 의미 
구조화를 통해서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
해서 43의 의미가 압축되었고, 43개의 압축된 의미는 다
시 1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2개의 내용은 유사성
에 의해 4개의 범주로 구조화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
아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4개의 범주와 12개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교육 내용 체계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
며, 유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기초와 원리, 적용, 
창의 융합적 문제해결 방법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
육을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의 차별성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언어체계 및 깊은 수준에서의 원리보다는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결과를 통해서 유아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내용 체계와 함께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완성도가 높아지지만 공공
기관에서 수행되는 공적 연구가 아닌 2인의 연구자가 진
행하는 사적연구가 가지고 있는 규모의 한계로서 교육방
향 및 교육과정 편성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
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서 교육방향과 교육과정 개발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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