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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예
비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연구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비 중등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리
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주차별 주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적용, 지능 에이전트 분석, 데
이터의 중요성, 기계학습의 이해, 예측과 분류에 대한 실습, 분류와 군집에 대한 실습,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실습, 딥러닝의 이
해, 딥러닝 알고리즘의 활용, 공정성, 투명성, 책무성, 안전성, 사회통합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추후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

하는 후속 연구들이 실행되기를 희망한다.

[ Abstract ]

As the interest in AI education grows, researchers have made efforts to implement AI education programs. However, research 
targeting pre-service teachers has been limited thus far.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AI literacy education 
program for preservice secondary teachers.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the weekly topics included the definition and applica-
tions of AI, analysis of intelligent agents, the importance of data, understanding machine learning, hands-on exercises on prediction 
and classification, hands-on exercises on clustering and classification, hands-on exercises on unstructured data, understanding deep 
learning, application of deep learning algorithms, fairnes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safety,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is 
research, it is hoped that AI literacy education programs for preservice teachers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it is anticipated that 
follow-up studies will be conducted to implement relevant education i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nd analyze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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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심과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학교 현장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되

었다.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육 관계자 및 수

요자들의 인식이 분석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에 대한 연구도 실시된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러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교육 이후 학생들이 직업활동을 시작하거나 

직업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현실

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 제고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등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예비 중등교사의 역량 

제고 역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

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인공지능은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 John McCarthy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6].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이후 발전과 침체를 계속했으나, 최근

에 합성곱 신경망과 적대적 생성 신경망과 같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인공지능은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최고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으로 손꼽히

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소개된 바 있다. 먼저,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컴퓨터 시스

템이며, 지적 사고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이해

된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 학습의 기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인간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시스템이며, 인간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지능

적인 시스템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하

게 합의된 정의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
국내외에서 수행된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분류되는데, 인공지능 교육과정, 인공지능 교육의 실천 연구, 
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구분된다[8]. 인공지능 

교육과정은 주로 인공지능의 개념, 기본 원리, 인공신경망 이

론,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교육의 발전 

동향,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계 

여러 국가의 인공지능 교육과정은 각 국가의 기술 발전 수준, 
선진국이나 주변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계속 업데이

I.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래에 따라 산업 구조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기존의 산업과는 다

른 양상의 환경이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정보 및 통신 기술과 사회 제반 분야에서 근본적

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인공지능은 인간

이 가진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분

야이며,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고급 기술을 의미한다. 세계경제

포럼은 인공지능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교육기관에

서는 매년 창출될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에 대비할 교육을 실

시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교육 정책

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인공지능협회와 미국컴퓨터

교사협회가 연합하여 AI4K12사이트 운영을 시작하였다[2]. 
이 사이트에서는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

된 5개의 주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

생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5개의 아이디어는 인지, 표현과 추론, 학습, 상호작용, 
사회적 영향력으로 구성된다. 중국은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

발하여 유치원,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분야에서 모

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국의 모든 지역에 인공지능 

교육 시범학교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 영국 또

한 인공지능 교육을 다양한 학교 수준에서 도입하였다. 초등

학생부터 인공지능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사를 양성 체

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4].
국내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5]. 대표적으로 정부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 

체제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가수준 교

육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고, 초
중등 교과와의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하였

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 관계자들이 인공지능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은 미

래 사회에서 필수적인 영향 요소로 인식될 것이며, 경제 분

야의 경쟁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분

야와 인공지능을 통합하여 기존과는 차별된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체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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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전체 단계 중 초기 세 단계의 원리에 기반하여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 환경, 
직무 및 과제 분석을 실시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명세서

를 도출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실제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한다. 

B. 프로그램 개발 검토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전문

가가 참여하였다. 교육공학 교수 1명, 중등교사 3명과 제 1저
자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목표와 각 차시별 교육

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실천 연구

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

여 교과별 주제와 연계된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보고하는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반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학생 발달 영역에 따라 분석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끝으

로 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들 수 있다. 주로 학생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 작업을 지원하는 사례와 그 효과를 

분석한다. 학습 지원은 지능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별 학생

에게 적절한 학습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사 지원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사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

로 학생 생활지도 및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

들을 논의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초중등학교 교재들을 소개하면 그림 1과 

같다.

III. 교육 프로그램 개발

A. 프로그램 개발

ADDIE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9], ADDIE 모형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 연

그림 1.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수업 초중등 교과서

Fig. 1. Artificial Intelligence Textbook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표 1. ADDIE 모형

Table 1. ADDIE Model

Step Details

Analysis
Conducted an analysis of learners, the learning environment, 
job requirements, and tasks

Design
Developed a design specification, including the creation of a 
lesson plan and blueprint

Development
Actively engaged in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instructional program

Implementation
Applied the program in real-world scenarios and ensured 

continuous maintenance and management

Evaluation
Assessed the value of lesson design and 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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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지

도하겠죠(교사 A).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내용이 꼭 필

요합니다. 최근 미국 주요 신문사에서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

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의 메커니즘을 활용하

기에 방대한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 학습하는데, 저작

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

용이었습니다(교사 B).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계학습과 딥러닝은 꼭 포함되

어야 합니다. 사범대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적인 개념과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추후 학교에

서 잘 지도할 수 있을테니까요(교수 A). 

IV. 교육프로그램

A. 주차별 교육 내용

주차별 교육 내용을 주차별로 구분하여 개발된 결과는 다

내용의 세부 내용과 전체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예비 중등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는 개발 방향, 프로그램 수준, 내
용 구성으로 구분되었다. 개발 방향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프

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프
로그램 수준에서는 중등 예비교사들이 학습하는데 적절한 

수준인지를 확인하였다. 내용 구성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인

공지능 리터러시 함양에 대한 적합성과 교육 자료의 적절성

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회의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의견 중 프로그램 개발의 필수 

요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

어요. 대표적으로 ChatGPT를 활용할 때 보면 아무 생

각 없이 ChatGPT가 정답이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모범답안인줄 아는 학생들이 많아요. 문제를 

풀더라도 그것을 왜 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

요. ChatGPT에 물어보면 되는데 뭐 하러 복잡하게 생

각하고 고민하냐는 거죠. 그래서 예비교사들이 기본

적으로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난 후, 목
적에 맞게 정확하게 활용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표 2. 교육 내용

Table 2. Educational Contents

Week Title Details

1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a description of exam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pplied in daily 
life.

2 Analysis of Intelligent Agents It covers the types, features, and examples of agents.

3 The Significance of Data
It is structured around the importance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data, as well as understanding data 
characteristics.

4 Understanding Machine Learning It learns concepts of prediction, clustering, and decision trees.

5
Practical Exercises on Prediction and 

Classification
It learns concepts of prediction and classification, creating prediction and classification models using real-life 
data.

6
Practical Exercises on Classification and 

Clustering
It distinguishes between supervised and unsupervised learning, creating classification and clustering models using 

real-life data.

7 Practical Exercises on Unstructured Data
It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and creates machine learning models related 

to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image processing.

8 Understanding Deep Learning It explores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computer image understanding.

9 Utilization of Deep Learning Algorithms It analyzes real-life cases and suggests ideas for solving problems using algorithms.

10 Fairness It explores potential issues at every stage from the development to th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11 Transparency It learns about potenti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not disclosed.

12 Accountability It includes issues related to the responsi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rs and users.

13 Safety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error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14 Social Integration
It discusses the potential for discriminatory accessibility level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ed on socio-

economic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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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중등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

었다.
주차별 주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적용, 지능 에이전트 분

석, 데이터의 중요성, 기계학습의 이해, 예측과 분류에 대한 

실습, 분류와 군집에 대한 실습,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실습, 
딥러닝의 이해, 딥러닝 알고리즘의 활용, 공정성, 투명성, 책
무성, 안전성, 사회통합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리터러

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추후에는 교원양

성기관에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이 실행되기를 희망한다. 또
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효과의 척도들이 지속적으로 개

발되어 측정도구 간 준거타당성 연구도 실시 가능하며, 예비 

중등교사의 성별에 따른 교차타당도 분석도 후속 연구 주제

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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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10-12]. 
인공지능의 이해에서는 두 하위 영역을 중심으로 개발하

였다. 인공지능의 정의와 적용 영역은 인공지능의 예시와 생

활 속에서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례들로 구성된

다. 다음으로 지능 에이전트 분석은 에이전트의 종류, 특징, 
사례들로 구성된다.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은 일곱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데이터의 중요성 영역으로 데이터의 양과 질 측면에서의 중

요성과 데이터 특징에 대한 이해로 구성된다. 둘째, 기계학습

의 이해 영역이며, 예측, 군집화, 의사결정트리에 대한 개념

을 학습한다. 셋째, 기계학습 영역에서 예측과 분류에 대한 

실습을 수행한다. 예측과 분류의 개념을 학습하고, 생활 속 

데이터를 통해 예측과 분류 모델을 제작한다. 넷째, 기계학

습 영역에서 분류와 군집에 대한 실습을 수행한다. 지도학습

과 비지도학습을 구분하고, 생활 속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류

와 군집 모델을 제작한다. 다섯째, 기계학습 영역에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실습을 수행한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

터의 특징을 비교하고,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처리와 관련된 

기계학습 모델을 제작한다. 여섯째, 딥러닝의 이해 영역이며, 
컴퓨터의 이미지 이해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탐색한다. 
일곱째, 딥러닝 알고리즘의 활용 영역이며, 실생활에서 사용

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윤리는 다섯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공정성 

영역이며, 인공지능의 개발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탐색한다. 데이터 편향에 따른 윤리적 

이슈들도 함께 논의한다. 둘째, 투명성이며, 인공지능 알고

리즘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학습한다. 
셋째, 책무성이며, 인공지능 개발자와 사용자들의 책임에 대

한 문제들을 포함한다. 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라 도출된 결과

에 대한 책임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넷째, 안전성이며, 인공

지능 기술에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을 탐색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쟁로봇 작동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논의한다. 다
섯째, 사회통합이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에 대한 차별적 접근 수준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한다. 

V. 결론 및 제언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

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연구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비 중등교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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