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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 등과 같은 디지
털 기반 변화의 시대를 맞아, 2025년에는 수학, 영어, 정
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교
육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 11월 전국
132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도, 핵
심 기술의 필요성, 수업 활용에 대한 인식,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 현장에의 안착을 위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 교사들은 수학 AI 디지
털교과서의 도입과 필요성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지
만, 일부 교사들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및 효과적인 교
수·학습 지원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 진단과 교사 재구성 기능의 필
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수업에서의 유용성을 긍정적으
로 평가했지만,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으로 인해 교실
에서의 상호작용성은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도입 및 활용을 위해 교사
연수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
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활용 방안 제공, 디지털 과잉 사
용 및 의존에 대한 대안 모색, 핵심 기술의 지속적 개발
등, 이와 관련한 연구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제언한다.

I. 서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같은 변화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성이 증대되
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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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교육혁신 방안의 하나로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

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23a). AI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
서를 단순히 디지털화한 전자책(e-book)에 가까운 기존

의 디지털교과서와는 달리,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을 둔

AI 코스웨어와 AI 튜터, AI 보조교사, 교수·학습 플랫폼
등이 아우러진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 수

집 및 분석 기술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학습자 맞춤
형 피드백 및 개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공교육에

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형

태로 개발하여 실현하고자 그 개념이 도입되었다.
한편, 이러한 AI 디지털교과서의 구체화된 개념을

바탕으로, 2025년에 도입되는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
(특수)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인 개발 및
학교 현장에 적용을 위해,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
보원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발
행을 위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한국교
육학술정보원[KERIS], 2023)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
부 및 여러 유관기관의 주최로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
포럼, 실제로 학교 수업에 구현할 교사들의 디지털 이
해·활용·개발·윤리에 관한 연수,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수업을 혁신하는 T.O.U.C.H.(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교사단 연수,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
수, 그리고 디지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 등과
같이 학교 현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현재, 아직 AI 디지털교과서는 프로토타입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실행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우
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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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앞두고 AI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활용하여 수업을 진
행해야 하는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Ÿ 1. 국내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Ÿ 2. 수학 교과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기술과 수학
수업에서의 그 활용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Ÿ 3.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
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AI 디지털교과서란

교과서라는 개념은 고대 문명 시대부터 존재하였으

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학적 내용이 담긴 점

토판이 교과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되었다(Høyrup,
2002). 우리나라 교과서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

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
에 필요한 사항이 결정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

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

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
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영

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제1장 제2조). 초·중

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
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관장하

여 발행되는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가의 교육 이념 및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알

맞게 편집된 교수·학습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수학 교과서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사
용되는 인쇄된 책을 의미했지만(Kilpatrick, 2014), 최근

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교과서라는 개념이 등장

하여 전통적인 인쇄 교과서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Basyal & Mainali, 2023). 디지털교과서는 주제 범주
에서 특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체계적으

로 조직된 자료를 의미하며, 서책,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음반 및 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등 광범위
한 자료를 포함한다(Justia, 2022). 즉,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교과서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멀티미디어 자료, 전자 저작물, 전자 교과서, e-교과서,

e-book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2007년 교육

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이러한 용어들이 점차 '디지털교과서'라는 용어

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는

온라인 교과서라는 개념으로 수렴되고 있는데(서수현
외, 2022), 이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

작된 교육 자료 중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를 의미하며(안성훈, 2021),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 충
족의 필요성,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시의성 있는 콘

텐츠 활용의 필요성, 교사들이 쉽게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필요성 등의 다
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수현 외, 2022; 윤지훈, 2021). 이와 같이 초기 디지

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에 대한 단순한 디지털 저장
소(digitalized repository)였으나 멀티미디어, 하이퍼링

크,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풍부하고 역동적인 교수·
학습 자료를 지향하는 온라인 교과서로 발달해왔다.

한편, 최근 대두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이러

한 온라인 교과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다채로
운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및 딥

러닝을 통한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을 기반으로

개별화·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교과서이다. 즉, AI 디
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

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 지
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 또는 소프트웨어(교육부,

2023b;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p. 12)이며,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두
드러진 특성을 가진다.

Ÿ 첫째, 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Learning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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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둘째,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

Ÿ 셋째,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

(Human-Centered Design)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해 구축된 교육환경에서는 AI

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을 통해, 학생은 개인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습 성공을 경험하고, 내재

적 학습 동기와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 교사
는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별 학습경로와 지식수준을 이

해하고 학생별 학업 성취에 맞는 개별 학습을 제공하

며, 다양한 참여형 수업(토론, 협력, 프로젝트 학습 등)
을 설계 및 수행하고, AI 보조교사의 활동 분석을 참

고하여 학생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 학부모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녀가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녀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진로 탐색·

설계에 있어 다양한 활동 정보를 참고할 수 있고, 자

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내 아이에게 맞
는 정서적 지지 및 격려를 할 수 있다(한국교육학술정

보원, 2023).

2.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의 중요성

교육부(2023b)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2025년 3월 도입을 공표하였다. 따

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 수업에서 수학 AI 디지

털교과서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기
술적 변화가 예상된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새로

운 교육 매체 도입을 통한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의 핵

심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 단순히 첨단 기술을 교실에 도

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이경순, 2012). AI

디지털교과서가 아무리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더
라도,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수용과 활용에 따라

교육의 변화 또는 혁신 여부가 결정된다. 전반적으로,

교사 교육, 혁신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기술 사용 및
교수법 접근 방식과 같은 요인들이 교육과 학습에서의

교육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데(Abd Majid

& Mafarjaa, 2024),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진정한 변화
는 교사, 학생, 그리고 교육 매체와 자료의 상호작용에

서 비롯되므로, 특히 교사의 생각 및 인식과 행동이
중요하다(Fullan, 2007, p. 129).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및 교육

정책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도 중요한
행위자이자 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귀윤, 1997).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모든 디지털 혁신의 중심이 된

다(OECD, 2023).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새로
운 테크놀로지의 수용은 교사가 이 테크놀로지가 학습

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그 활용 가치를 부여할 때 가

능하다(임병노, 2012; Cuban, 1986; Webb & Cox,
2004). 예를 들어, 컴퓨터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교사일수록 교실에서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김미량, 한광현, 2006). 또한 교사는
주어진 교육 내용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교과서의 내용

과 다른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Schmidt,
et al., 1987, p. 439). 이는 교과서가 단순히 국가 사회

의 시책을 반영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사들의 주관적

인 해석과 실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경현, 1991,
p. 159), 그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도와 수업 내

용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교
사들은 교과서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

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이경하, 1993). 이는 교
사가 단순히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복

잡한 교육 환경 속에서 적절한 교수 방법과 자료를 선

택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자임을
보여준다(박현주, 1996; Kim, 2015). 따라서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을 반영한 교과서의 활용은 교사의 인식

및 관점과 실천 방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서수현,
정혜승, 노들, 2022; Kim, 2013), 교사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주연, 2000).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인식 및 가치 부여가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기
술적 변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는 기술 채택의 관점에

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점점 더
데이터 중심적인 세상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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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심어주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체이기도 하다(OECD,

2023, p. 4)

3.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선행연구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
진 방안' 발표 이후로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선

행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학습동기)

과 학습 역량(문제해결 능력, 협업능력 등)이 향상되고,
교육격차가 해소 및 수업 분위기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학습자 역량과 교수 역량에 효과가

있는 것(안성훈, 안석훈, 2021)으로 나타난 반면, 서책
형 교과서나 다른 학습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

이 부족하여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안

성훈 외, 2020).
여러 선행연구 중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

및 기능의 필요도에 관련된 연구들(서수현 외, 2022;

임희정, 2021; 허남구, 2016; Cho, 2017)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현

직 또는 예비교사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허남구, 2016; Cho, 2017). 현직 초·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디지털교과서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산만함과 눈의 피로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

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의한 학
생들의 집중력, 흥미, 자기 주도 학습 태도의 향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였다(Cho, 2017). 예비수

학교사들 또한 창의력 신장 및 다양한 내용과 경험 제
공과 수학에 대한 학습동기 및 흥미 유발 측면에서 수

학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허

남구, 2016). 특히 Cho(2017)의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
서의 기능과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플립 러닝,

협력 학습, 개인 맞춤형 학습, 다양한 활동 등을 촉진

하는 등의 수업 방식 및 학습 접근 방식의 변화를 가
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교과서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현직 또는 예비교사의 인식 및

필요도에 관한 연구들(서수현 외, 2022; 임희정, 2021)
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

털교과서의 여러 기술 요소에 대한 필요도 조사 결과,
두 연구 모두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학습자

맞춤형 학습 기술 지원과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또는

플랫폼 제공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지원이 가
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수학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구는 영어나 과학과 같

은 다른 과목에 비해 많지 않았는데, 2007년부터 2014
년 사이에는 수학 디지털교과서의 영향 및 효과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송해덕, 2011; 이혜숙, 권성

룡, 2009; 한승연 외, 2014; 류지헌, 2008), 대부분 초등
학교 수학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였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수학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예비교사

들의 인식 연구(허남구, 2016)와 수학교육 관점에서 수
학 디지털교과서 설계·개발 및 적용·활용 관련 연구(송

민호, 2016; 이상구 외, 2017; 허남구, 2017; 허남구, 류

희찬, 2015)가 이루어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수학 디지털교과서에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

는데, 최근 2023년에 와서 AI 기반 수학 학습 플랫폼

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적 측면의 개발 및 분석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예. 이기마 외, 2023; 이화

영, 2023).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의 관점에서 볼 때, 교사들이 기술이나 시스템의

유용성, 사용의 용이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해당 기술이나 시스템의 수용 가능성과
지속적인 사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Davis(1989)에 의해 제시된 TAM은 사용자의 인지

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인지된 유용
성(perceived usefulness)이 기술이나 시스템의 사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도입과 관련된 연구
들(김미량 외, 2009; 김태웅 외, 2010; 손태권, 2023; 이

혜연, 2006; 정화민, 배재권, 2009)은 교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
지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왔다. 이

러한 연구들은 인지된 용이성, 유용성, 효과성, 상호작

용성, 지속 사용 의지, 혁신 의지, 흥미와 동기 등이 기
술 수용 및 활용에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했다. 특히,

김미량 외(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로

봇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유용성, 용이성,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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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규범이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용성은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몰입 유도,

상호작용성, 신기술 적용성 등이 유용성의 선행 요인

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여러 연구(이혜연, 2006; 김현
수, 2010)에서는 교육용 시스템이나 콘텐츠의 학습 효

과, 즉 효과성이 재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Venkatesh(1999)는 내재적 동
기에 해당하는 흥미와 재미 요소가 사용자의 지속적

활용 의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가 시스

템을 재미있게 느낄수록 그 시스템을 더 쉽게 인식한
다고 주장하였다.

4. AI 디지털교과서 핵심기술 및 주요기능

AI 디지털교과서는 전통적인 서책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다.
이러한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기능을 명확히 이해

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3)에서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AI 디지털교과
서의 핵심기술 항목을 아래와 같이 6가지 항목으로 구

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그림 1], [표 1] 참조).

[그림 1]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흐름도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2023, p. 73)

먼저, 학습진단 기능의 목적은 학생의 성취 수준 및

학습 현황 등을 진단·분석하여, 개인화된 맞춤 콘텐츠
(학습 콘텐츠, 문항 등)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학생의 성취수준, 학습 현황에 대한 진단 및 현

황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콘텐츠 기능은 학습자에게 적합한 콘

텐츠 및 학습자의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의 흥

미, 수준, 학습 상황 등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콘텐츠, 문항, 학습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시보드 기능은 대상별로 학습과 학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각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개인(학생)정보, 학습 참여도, 학습 성취도, 학

습 이력, 학습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 가능해야

한다.
넷째, AI 튜터 기능은 AI를 이용해 학생의 학습 상

태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전략을 조언해 주는 서비스이다.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챗봇형, 음성인식

형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질의응답, 추

가 학습자료 제공, 학습전략 제안, 학습진도 모니터링,
피드백 및 성취평가, 오답노트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다섯째, AI 보조교사 기능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별 맞춤형 학

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

다. 교사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챗봇형,
음성인식형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수업

설계, 피드백, 평가, 학생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재구성 기능은 교사의 맞춤형 수

업 설계를 돕기 위해 AI의 진단 및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맞춤형 콘텐츠나 학습 경로를 추가, 편집, 재구성
하거나, 대시보드 항목이나 화면 구성을 조정하고, 수

업 중 학생의 콘텐츠 활용을 관리하기 위한 교사용 학

습관리 기능을 제공 부여, 추가적인 평가 문항이나 학
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기술 및
주요기능의 활용은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가치 부

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

학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인 학교현장 도입과 활용
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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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주요기능

학습
진단

① 성취수준 진단: 학생의 성취수준 진단을 위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기능
② 학습현황분석: 학습과정에서발생하는데이터를기반으로분석하여학습피드백에활용하
는 기능

맞춤형
콘텐츠

① 학습콘텐츠추천: 학생의개선사항을식별하여이에대한 추가학습콘텐츠를제공하는
기능

② 학습경로추천: 학생의 개선사항을 식별하여이에대한 일련의지식 습득단계나방향인
학습경로를 추천 및 제공하는 기능

③ 문항추천: 학생이어려워하는개념이나, 학습성과향상을위한목적의맞춤문항을제공하
는 기능

대시
보드

① 학생대시보드: 학생이스스로의학습을성찰하고목표를설정해달성할수있도록지원하
는 기능(개인정보, 학습 참여도, 학습성취도, 학습 이력, 학습분석)

② 교사 대시보드: 학생 개인 및 학급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기능(학생 정보, 학습 참여도, 학습성취도, 학습 이력, 학습분석)

③ 학부모 대시보드: 자녀의 학습성과를 확인하여 가정 내에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학생 정보, 학습 참여도, 학습성취도, 학습 이력, 학습분석)

AI
튜터

① 질의응답: AI 튜터에게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AI 튜터는 즉각적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

② 추가 학습자료 제공: 학습 과정에서 이해가잘 안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에대해
추가적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기능

③ 학습전략제안: 학생의과목별맞춤형학습지원을위해학습수준과목표에맞게개별적인
학습전략을 제안하는 기능

④ 학습 진도 모니터링: 학생의 학습계획 대비 학습 진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능
⑤ 피드백및성취평가: 학습진도모니터링과정마다분석된부족한부분에대해시기적절한
피드백과 To do 리스트를 제공하고, 학습 성취 평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 방향을 안내하는 기능

⑥ 오답노트 제공: 학생이 풀었던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틀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

AI
보조
교사

① 수업 설계 지원: 교육과정 내용과 담당 학생들의 성취기준 달성 정도를 분석하여 해당
과목차시의수업내용설계를지원하고, 수업에활용할수있는다양한콘텐츠및문항을
교사에게 추천하는 기능

② 피드백설계지원: 학생들의학습활동을분석한결과를피드백문장으로구성하여교사에게
제공하고, AI 보조교사가 제시한 피드백을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는 기능

③ 평가 채점 지원: 학생들의 평가 결과에대한 채점을지원하고교사가 담당학생들의평가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④ 학생모니터링지원: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는동안학습을원활히잘진행하
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교사에게 알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교사
재구성

① 교사가 학습 경로를 조정하거나 콘텐츠를 편집, 재구성하는 기능
② 교사가 대시보드 항목이나 화면 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③ 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에 개입해서 관리하기 위한 기능
④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평가 문항이나 학습 콘텐츠 제공

[표 1] AI 디지털교과서 핵심기술 항목 및 주요기능 (김희정 외, 2023, 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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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설문 응답자 개요

가. 학교 소재지 및 학교 설립 유형

초등학교 교사의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요

구사항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를 대상으로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전국의 132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설문에 응답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그림 2]와 같이, 교사들의 절반
정도(50.8%)가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총 67명,

서울 27명, 경기 36명, 인천 4명)에서 근무하고 있었으

며, 대전,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 24.2%(총 32명, 대
전 17명, 세종 1명, 충남 9명, 충북 5명), 그 외 기타

지역에 25%(33명)의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설문

에 참여한 초등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설립유형은 1
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두 국·공립학교였다.

[그림 2] 초등학교 교사 응답자 지역 분포

나. 교직경력 및 교사연령

설문에 응답한 초등교사의 교직경력 분포는 [그림

3]의 위쪽 차트와 같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39.4%(52명)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38.6%(51명)로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0

년 이상 15년 미만이 12.9%(17명)로 나타났으며, 그 뒤
로는 2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연령대 비율은 아래쪽 차

트와 같이 40대가 114명으로 86.4%를 차지하였으며,
30대 9%(12명), 50대 3.8%(5명), 20대 0.8%(1명)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초등학교 교사 응답자 경력(위)과 연령대(아래)

2. 자료수집

가. 일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수학 AI 디지털교
과서 개발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및 요구사항과 교사의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 도구 개발을 위해 국내·외 문

헌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문지
의 구조를 설계한 다음, 설문 문항 초안을 개발하고

연구진 교차검토를 진행하여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 말부터 약 1주일간 전국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링크로 게시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 및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하였다.

나. 설문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도구는 수학 AI 디지털교

과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기술과 그 활용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보고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2023)과 AI 디지털교과서 및
프로토타입 개발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문 도구를



김 소 민․이 기 마․김 희 정206

개발하였다.
설문문항 영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

은 응답자에 대한 기본정보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영역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도
및 필요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관련된 문

항, 세 번째는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핵심기술의 필요

도 관련 문항, 네 번째는 수학 수업에서 수학 AI 디지
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영역은 초등 수학 AI 디

지털교과서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한 요구조사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문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은 다음 [표 2]와 같다.

영역 세부 문항 참고문헌

응답자 기본정보
Ÿ 학교 소재지
Ÿ 학교 설립 유형

Ÿ 교직경력
Ÿ 교사연령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도 및
필요도

Ÿ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인지 여부
Ÿ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기술 인지 현황
Ÿ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경험 여부
Ÿ AI 디지털교과서의 필요도

AI 디지털교과서
핵심기술의
필요도

Ÿ AI 디지털교과서 핵심기술 항목 6가지 주요기능 대한 필
요도
- 학습진단: 성취수준 진단, 학습현황 분석
- 맞춤형 콘텐츠: 학습 콘텐츠 추천, 학습 경로 추천, 문항
추천

- 대시보드(학생 대시보드, 교사 대시보드, 학부모 대시보
드): 개인정보, 학습참여도, 학습성취도, 학습이력, 학습
분석

- AI 튜터: 질의응답, 추가 학습자료 제공, 학습전략 제안,
학습 진도 모니터링, 피드백 및 성취 평가, 오답노트 제공

- AI 보조교사: 수업 설계 지원, 피드백 설계 지원, 평가
채점 지원, 학생 모니터링

- 교사 재구성: 학습 경로 조정 및 콘텐츠 재구성, 대시보
드 항목 및 화면 재구성, 수업 중 학습 개입 및 관리,
추가 평가문항 및 학습 콘텐츠 제공

Ÿ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한국교육학
술정보원, 2023)

수학 수업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교사

인식

Ÿ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7가지 구성요소
- 효과성: 수학 교과 역량 및 학업성취도 향상 대한 인식
- 상호작용성: 학습자들 간의 협력과 협동에 대한 인식
- 유용성: 초등 수학 과목에의 활용, 집중 효과, 다양한 경
험에 대한 인식 측정

- 용이성: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용이성
- 지속 사용 의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지속 사용
의지

- 혁신 의지: 새로운 학습 경험, 배움의 기회의 향상에 대
한 인식

- 흥미와 동기: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대한 흥미
와 동기

Ÿ 교육부(2022)
Ÿ 김미량 외(2009)
Ÿ 최미애(2011)
Ÿ Agarwal et al.
(1998)

Ÿ Ajzen & Fishbein (1980)
Ÿ Citrin et al. (2000)
Ÿ Davis (1989)
Ÿ Davis et al. (1992)
Ÿ Venkatesh & Davis
(2000)

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한 요구조사

Ÿ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가장 기대하는 점
Ÿ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가장 우려하는 점
Ÿ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
Ÿ 사 연수의 내용 및 활동

[표 2]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요구사항 조사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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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핵심기술의 필요도 영역과 수학
수업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교사 인식 영
역의 경우, 세부 문항 포함하여 각 34개와 29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필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객관식 문항과 인식이 비롯
된 원인 및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보기 위한 주관식/서
술형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림 4] AI 디지털교과서 홍보 동영상

[그림 5] 학습 진단 기술에 대한 설문 문항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핵심기술의 필요도 영역의
설문문항에 응답하기 전에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념과

핵심기술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4]

에서 볼 수 있듯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림 5]에서처럼 각 핵심

기술의 설명을 제공한 다음 설문 문항을 배치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초등 교사 132명의 자료는 객관식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합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양적 연구로는 교사들의 전반

적인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의 객관식 문항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t-test를 수행하였고, 질적 연구

로는 그러한 인식이 비롯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설

문지의 서술형 문항을 대상으로 주제 분석(Braun &
Clarke, 2006) 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 문제별로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이해도 및 필요도 관련 인식 조사에서는, 객관

식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교사들의 전반적

인 인식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서술형 문항을 주제 분
석 방법에 따라 질적 데이터를 주의 깊게 읽고 분석하

여, 공통점을 중심으로 초기 범주화 또는 초기 코드를

만들어서 주제를 선별하고 상호 검토한 후, 각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름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정리

함으로써 교사 인식이 비롯된 원인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기술
에 대한 초등 교사의 필요도 및 활용 관련 인식 조사

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핵심 기술 필요도 관련

인식 조사에서는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 사용한 방법
과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활용 관련 인식 조사

에서는 객관식 문항의 영역별 평균 점수를 도출한 후

t-test를 수행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교
사 집단과 필요하지 않다는 교사 집단의 활용 관련 인

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세 번째 연구 문제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초등
교사의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6개의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객관식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우선적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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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초등 교사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도

및 필요도

가. 초등 교사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도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
관련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AI 디지털교

과서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도 관련 설문문항 중, 2025년에 수학 AI 디지털교과
서가 도입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문항에서 전

체 응답자(132명) 중 42.4%(56명)의 교사들이 ‘알고 있

다’, 57.6%(76명)의 교사들이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
함으로써,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AI 디지털교과서 도

입에 관한 정보를 아직 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더욱이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기술에 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오직 6.8%(9명)만이 알

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표 4]), 그 기술로는 맞춤형

콘텐츠(5명), 인공지능(3명), 클라우드 기술(1명) 등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시범적으

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도 ‘그렇다’

고 답한 교사들은 9명(6.8%)으로 소수였고([표 5]), 이
렇게 시범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된 계기

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사 연수 참여(5명), 디지털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재직(2명), 동료교사 추천(1명),
디지털교과서의 유용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1명)이 언

급되었다.

문항 알고있다 알고있지않다
2025년에수학
AIDT가

도입되는것을
알고있다

56명 76명

42.4% 57.6%

[표 3]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

문항 알고있다 알고있지않다

AIDT핵심기술
을알고있다

9명 123명

6.8% 93.2%

[표 4] AI 디지털교과서 핵심 기술에 대한 인식

문항 그렇다 아니다

AIDT를이전
에시범적으로
경험해보았다.

9명 123명

6.8% 93.2%

[표 5]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경험

나.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필요도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필요도에 대한

교사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132명)의
2.3%(3명)가 ‘매우 필요하다’, 41.6%(55명)가 ‘필요하다’

고 답하여 전체 응답자 중 43.9%(58명)의 초등학교 교

사가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혀(7.6%, 10명)’ 또는 ‘별로(48.5%, 64명)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가 56.1%(74명)에 달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한편,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응

답한 교사 58명이 제시한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필
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맞춤

형 학습’, ‘시대의 변화와 적응’, ‘교수·학습 지원’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유는 ‘맞춤형 학습(23번)’으로, 수학 수업에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이유
는 ‘시대 변화의 적응(20번)’으로 교사들은 학교 교육

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마지막은 ‘교수·학습 지원(16번)’으로, 수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 64명 55명 3명

7.6% 48.5% 41.6% 2.3%

56.1% 43.9%

[표 6]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초등 교사의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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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한 교사 74명이 제시한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표 8]과 같이 4가지 ‘학습

효과’, ‘디지털 부작용’, ‘AI 디지털교과서 인식 부족’,

‘불필요성’으로 범주화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
는 ‘학습 효과(38번)’이며, 이는 다시 ‘수학 과목 특수

성’, ‘초등학교 학년 특수성’, ‘낮은 학습 효과’로 세분되

었다. ‘수학 과목 특수성’은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이유 대표 응답 빈도

맞춤형
학습

Ÿ “학생 개별 성취도에 따른 맞춤교육이 가능할 것 같아서”

Ÿ “학생마다 다른 능력에 맞게 수준별로 문제 제공이 되는 것이 필요”

Ÿ “개별 맞춤형이 제일 필요한 과목”

22

시대의

변화 적응

Ÿ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의 변화가 필요”

Ÿ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
Ÿ “새로운 과정 도입”

20

교수·학습
지원

Ÿ “특히 도형단원에서 필요함을 느꼈다”

Ÿ “수학 사고력 신장”, “풍부한 학습자료, 도구사용의 편리성”

Ÿ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의 수단으로 필요함”

16

[표 7]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한 이유

이유 대표 응답 빈도

학습
효과

수학 과목
특수성

Ÿ “수학은 직접 손으로 쓰는 게 필요합니다”
Ÿ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AI 교과서가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지 않는다”

Ÿ “수학은 과정이 중요한데 답만 확인됨”
Ÿ “수학은 원리탐구가 중요하니까”

38초등학교
학년
특수성

Ÿ “초등 수학은 직관적이고 구체적 조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Ÿ “초등은 기초교육이 중요하여 조작물을 통한 개념지도 필요”
Ÿ “학생들 조작활동 미숙”

낮은
학습 효과

Ÿ “흥미를 끌뿐 학습에 엄청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을 많이 보아서”
Ÿ “디지털교과서로 학습하면 깊이 있는 사고 기르기가 어렵다”
Ÿ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을 지요”

디지털
부작용

Ÿ “태블릿,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했던 수업들을 돌아보면 오히려 집중 못할 듯함”
Ÿ “디지털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이 더 산만해지고 있다”
Ÿ “디지털 과잉”
Ÿ “디지털 피로”

13

AIDT
인식 부
족

Ÿ “잘 모른다”
Ÿ “수학교과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Ÿ “AIDT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

불필요성

Ÿ “현재 과정으로도 충분”,
Ÿ “시기상조”
Ÿ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한지 의문”
Ÿ “지금 교과서로 충분하다”

10

기타 Ÿ 교권 축소 1

[표 8]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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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를 통한 수학 학습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
라는 인식이고, ‘초등학교 학년 특수성’은 기초교육 및

연산 훈련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는 AI 디지털교과서

보다 직접 구체물을 다루고 손으로 쓸 수 있는 서책형
교과서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낮은 학습 효

과’는 과목이나 학년에 관계 없이 전반적·일반적 측면

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이유는 ‘디지털 부작

용(13번)’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주

의 산만이나 피로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이유는

‘AI 디지털교과서 인식 부족(12번)’으로 AI 디지털교과

서에 대한 정보나 경험, 이해 부족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귀결되기도 했다. 마지막은 ‘불필요성(10번)’으

로, 교사들은 현재의 서책형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기타 이유로 교권 축소(1명)를 언급한 교사도

있었다.

2.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핵심 기술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교사 인식

가.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핵심 기술 6가지에

대한 필요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3)에서 제시한 ‘AI 디지털교
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AI 디지털교과서 핵

심 기술 6가지인 ‘학습진단’, ‘맞춤형 콘텐츠’, ‘대시보

드’, ‘AI 튜터’, ‘AI 보조교사’, ‘교사 재구성’ 기능과 각
각의 세부 기능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필요도를 조사한 설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먼저,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기술에 대해 초
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필요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모든 핵심 기술의 평균이 4.41 이

상). 가장 필요성이 높게 인식된 핵심 기술은 학습진단
(평균 4.56) 기능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 재구성

(4.55) 기능을 꼽았다. 반면,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인

핵심 기술은 대시보드(4.41) 기능, 맞춤형 콘텐츠(4.43)
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 기술의 세부 기능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필

요도를 보인 기능은 교사 대시보드의 학습성취도(4.63)
기능과 AI 보조교사의 평가 채점 지원(4.63) 기능이다.

그 다음으로는 맞춤형 콘텐츠의 문항 추천(4.61) 기능,
학습진단의 성취수준 진단(4.60) 기능과 학생 대시보드

의 학습성취도(4.60) 기능 순으로 높은 필요도를 보였

다. 반면,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인 세부 기능은 학생과
학부모 대시보드의 개인정보(각 3.91, 4.20) 기능과 학생

대시보드의 학습참여도(4.23) 기능이다. 대시보드 외에

필요도가 낮은 세부 기능은 AI 보조교사의 수업 설계
지원(4.28) 기능, 맞춤형 콘텐츠의 학습경로 추천(4.32)

기능과 학습콘텐츠 추천(4.38) 기능으로 나타났다.

한편,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 집단과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집단 간에 세부 기능에

대한 필요도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 [표 10]과 같다. 핵심 기능 항목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는 학습 진단, 맞춤형 콘텐츠, 교

사용 대시보드, 학부모 대시보드, AI 튜터, AI 보조교

사 항목에서 비교적 두드러졌던 반면, 학생용 대시보
드, 교사 재구성 항목에서는 인식도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다. 즉,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

사 집단은 그렇지 않은 교사 집단에 비해 학습 진단,
맞춤형 콘텐츠, 교사용 대시보드, 학부모 대시보드, AI

튜터, AI 보조교사 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의 6가지 핵심 기술

과 관련된 추가 기능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의 각 6가지 핵

심 기술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기능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진단’ 관련 추가 기능

핵심 기술인 ‘학습진단’의 세부 기능에는 ‘성취수준
진단’과 ‘학습현황 분석’ 기능이 있으며, 이 외에 초등

학교 교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들은 다

음 [표 11]과 같이 ‘학습 콘텐츠 추천’, ‘사진 지식 수준
진단’, ‘학습동기/정서지원’, ‘정오답 분석’, ‘문항 추천’,

‘학습 포기자 예측’, ‘기타’로 범주화하였다.

추가로 필요한 기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학습 콘
텐츠 추천’ 기능은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기능이다. 주목할 점은 이 기능이 핵심 기술인 ‘맞춤형

콘텐츠’의 세부 기능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교사들이
‘학습 진단’의 세부 기능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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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문항 세부 기능 M (n=132) SD

학습

진단

1.1 성취수준 진단 4.60 0.780
1.2 학습현황 분석 4.52 0.805

전체 4.56 0.75

맞춤형

콘텐츠

2.1 학습 콘텐츠 추천 4.38 0.887
2.2 학습경로 추천 4.32 0.911
2.3 문항 추천 4.61 0.718

전체 4.43 0.75

대시

보드

학

생

3.1.1 개인정보 3.91 1.101
3.1.2 학습참여도 4.23 1.023
3.1.3 학습성취도 4.60 0.740
3.1.4 학습이력 4.45 0.832
3.1.5 학습분석 4.56 0.754

전체 4.35 0.72

교

사

3.2.1 개인정보 4.52 0.786
3.2.2 학습참여도 4.41 0.973
3.2.3 학습성취도 4.63 0.735
3.2.4 학습이력 4.41 0.924
3.2.5 학습분석 4.56 0.822

전체 4.51 0.72

학

부
모

3.3.1 개인정보 4.20 1.054
3.3.2 학습참여도 4.30 1.032
3.3.3 학습성취도 4.44 0.951
3.3.4 학습이력 4.39 0.970
3.3.5 학습분석 4.51 0.895

전체 4.37 0.87

AI 튜터

4.1 질의응답 4.48 0.833
4.2 추가 학습자료 제공 4.52 0.805
4.3 학습 전략 제안 4.40 0.864
4.4 학습 진도 모니터링 4.50 0.746
4.5 피드백 및 성취평가 4.59 0.720
4.6 오답노트 제공 4.51 0.869

전체 4.50 0.71

AI 보조

교사

5.1 수업 설계 지원 4.28 0.975
5.2 피드백 설계 지원 4.41 0.916
5.3 평가 채점 지원 4.63 0.756
5.4 학생 모니터링 지원 4.55 0.823

전체 4.47 0.76

교사

재구성

6.1 교사가 학습 경로를 조정하거나 콘텐츠를 편집, 재구성하는 기능 4.55 0.823
6.2 교사가 대시보드 항목이나 화면 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4.49 0.912
6.3 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에 개입해서 관리하기 위한 기능 4.58 0.773
6.4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평가 문항이나 학습 콘텐츠 제공 4.58 0.753

전체 4.55 0.75

[표 9]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핵심기술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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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항목

문항 내용 t p

M SD
‘필요하다’
집단
(n=58)

‘필요하지
않다’ 집단
(n=74)

‘필요하다’
집단
(n=58)

‘필요하지
않다’ 집단
(n=74)

학습
진단

1.1 성취수준 진단 2.836 0.005** 4.81 4.43 0.395 0.952

1.2 학습현황 분석 3.318 0.001** 4.78 4.32 0.421 0.967

맞춤형
콘텐츠

2.1 학습 콘텐츠 추천 2.848 0.005** 4.62 4.19 0.616 1.016

2.2 학습경로 추천 3.256 0.001** 4.59 4.11 0.650 1.028

2.3 문항 추천 3.528 0.001** 4.84 4.42 0.365 0.860

대
시
보
드

학
생

3.1.1 개인정보 1.667 0.098 4.09 3.77 1.031 1.141

3.1.2 학습참여도 1.374 0.172 4.36 4.12 0.912 1.097

3.1.3 학습성취도 1.986 0.049* 4.74 4.49 0.480 0.880

3.1.4 학습이력 1.681 0.095 4.59 4.35 0.676 0.928

3.1.5 학습분석 1.754 0.082 4.69 4.46 0.598 0.847

교
사

3.2.1 개인정보 1.727 0.087 4.66 4.42 0.608 0.891

3.2.2 학습참여도 1.870 0.064 4.59 4.27 0.838 1.051

3.2.3 학습성취도 2.823 0.006** 4.83 4.47 0.381 0.895

3.2.4 학습이력 2.777 0.006** 4.66 4.22 0.664 1.050

3.2.5 학습분석 2.961 0.004** 4.79 4.38 0.554 0.947

학
부
모

3.3.1 개인정보 2.298 0.023* 4.43 4.03 0.861 1.158

3.3.2 학습참여도 1.731 0.086 4.47 4.16 0.903 1.111

3.3.3 학습성취도 2.152 0.033* 4.64 4.28 0.810 1.027

3.3.4 학습이력 2.700 0.008** 4.64 4.19 0.765 1.069

3.3.5 학습분석 1.891 0.061 4.67 4.38 0.735 0.989

AI
튜터

4.1 질의응답 3.243 0.002** 4.74 4.28 0.515 0.973

4.2 추가 학습자료 제공 2.939 0.004** 4.74 4.34 0.515 0.940

4.3 학습 전략 제안 2.639 0.009** 4.62 4.23 0.616 0.987

4.4 학습 진도 모니터링 2.391 0.018* 4.67 4.36 0.543 0.853

4.5 피드백 및 성취평가 2.673 0.008** 4.78 4.45 0.460 0.846

4.6 오답노트 제공 2.589 0.011* 4.72 4.34 0.586 1.011

AI
보조
교사

5.1 수업 설계 지원 1.612 0.109 4.43 4.16 0.881 1.034

5.2 피드백 설계 지원 1.837 0.069 4.57 4.28 0.797 0.986

5.3 평가 채점 지원 2.246 0.026** 4.79 4.50 0.554 0.864

5.4 학생 모니터링 지원 2.598 0.010* 4.76 4.39 0.572 0.948

[표 10]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핵심기술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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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세부 기능 대표 응답 빈도

학습
진단

학습
콘텐츠 추천

Ÿ “적절한 학습 도구 추천”
Ÿ “취약한 영역의 수준별 자료 제시”
Ÿ “학습 진단에 따른 수준별 학습, 문제 해설”

10

사전 지식
수준 진단

Ÿ “이전 학습의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Ÿ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 진단 기능”
Ÿ “선행학습이 되어있는지 판단하는 기능”
Ÿ “다른 학년 및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
Ÿ “결손이 있는 부분에 한 해 타교과에서의 연계성도 진단하여 다른
교과의 학습 자료도 제공”

9

학습동기/
정서지원

Ÿ “격려와 응원기능”
Ÿ “끝까지 참여할 수 방안”
Ÿ “학습의욕, 정의적 영역, 수학에 대한 열린 마음과 의지”
Ÿ “수학 관련 정서적 어려움이나 거부감에 대한 조사”
Ÿ “학습동기가 부족한 친구 식별 기능”

7

정오답 분석

Ÿ “실수 체크 기능”
Ÿ “오답의 질적 차이 구분ㅡ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찍은 학생
과 어렵게 풀었지만 약간 실수해서 틀린 학생”,

Ÿ “진짜 알고 푸는지 잘 찍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

7

문항 추천
Ÿ “한글 미해독,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 제시”
Ÿ “자주 틀리는 유형의 문제 제공”
Ÿ “동형 문제 제시 기능”

5

학습
포기자 예측

Ÿ “중도 학습 포기 위험이 진단 가능하다면 꼭 필요”
Ÿ “학습 중도 포기자 및 학습 부진 누적 학생 판별 및 예측 기능”

5

기타

Ÿ “필터링 기능”
Ÿ “모니터 제어 기능”
Ÿ “디지털 도구 숙련도 진단 기능”
Ÿ “학습 장애 진단 기능”

[표 11] ‘학습진단’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

교사
재구성

6.1
교사가학습경로를조정하거나
콘텐츠를편집, 재구성하는기능

1.837 0.068 4.69 4.43 0.730 0.877

6.2
교사가대시보드항목이나화면
구성을조정할수있는기능

2.031 0.044* 4.67 4.35 0.735 1.013

6.3
수업중에학생의학습에개입
해서관리하기위한기능

1.506 0.134 4.69 4.49 0.598 0.880

6.4
교사가활용할수있는추가적인
평가문항이나학습콘텐츠제공

1.787 0.076 4.71 4.47 0.59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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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문항의 의도는 핵심 기술인 ‘학습진단’에 해
당하는 기능 중 이미 제시된 ‘성취수준 진단’과 ‘학습현

황 분석’ 기능 외에 더 필요한 기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얻고자 함이었지만,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학습
진단 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기능 측면에서 의

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핵심 기술 관련 추

가 기능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와 같이, 다른 핵심 기
술에 이미 포함된 기능들을 추가로 필요한 기능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사전 지식 수준 진단’ 기능은 학생들의 사전 지식
및 이해 수준과 선행 학습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능

이다. 특히 타교과의 사전 지식 수준에 대한 진단 기

능과 같은 흥미로운 의견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교사가 모든 과목을 지도하는 초등학교의 특수성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습동기/정서지원’ 기능은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와
관련된 기능으로, 크게 정서적 어려움 조사와 같이 정

의적 영역을 분석·진단하는 기능과 동기부여 같이 정

의적 영역을 격려·지원하는 기능으로 분류되었다.
‘정오답 분석’ 기능은 학생의 오답이 단순한 실수인

지 아닌지, 정답이 알고 풀었는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기능이다. 교사들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습자의
오답 및 정답을 분석하여 지도 시 활용하기 위해 필요

한 기능이라고 응답하였다.

‘문항 추천’ 기능은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수준에
맞는 문항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분

석하기 위해 문항을 추천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 역시

핵심 기술인 ‘맞춤형 콘텐츠’의 세부 기능 기능에 해당
하지만, 앞서 언급한 ‘학습 콘텐츠 추천’과 마찬가지로

학습 진단 후 필수적으로 문항 추천이 뒤따라야 한다

는 교사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포기자 예측’ 기능은 학습 중도 포기자를 예측

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중

도 포기를 미리 예방하고 지도 방법을 고안하고자 필
요한 기능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기타 기능으로 응답 필터링 기능, 모니터

제어 기능, 디지털 도구 숙련도 진단 기능, 학습 장애
진단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

2) ‘맞춤형 콘텐츠’ 관련 추가 기능
핵심 기술인 ‘맞춤형 콘텐츠’의 세부 기능에는 ‘학습

콘텐츠 제공’, ‘학습 경로 추천’, ‘문항 추천’ 기능이 있

으며, 이 외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들은 다음 [표 12]와 같이 ‘학습 페이스 조

절’, ‘학습 플랜 설정’, ‘학습 성취도’, ‘기타’로 범주화하

였다.
‘학습 페이스 조절’ 기능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 속도

와 분량을 조절하는 세부 기능이다. 교사들이 학생 개인

핵심
기술

세부 기능 대표 응답 빈도

맞춤형
콘텐츠

학습
페이스 조절

Ÿ “학습자 스스로 학습 속도 조절하는 기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 북마크 기능”

Ÿ “목표 도달을 위한 학습량의 선택”
Ÿ “학습 일정 조절 기능”

22

학습
플랜 설정

Ÿ “학습 플래너 기능”,
Ÿ “학습자 스스로 계획해서 수업하는 기능”
Ÿ “주간목표, 월간 목표 설정”
Ÿ “평가 리뷰 보고 난이도 재설정을 스스로 하는 것”

11

학습
성취도 기능

Ÿ “수학과 영역별 성취도”
Ÿ “오답률 표시”

2

기타
Ÿ “문항 선택”
Ÿ “연습장”
Ÿ “교사 도움 요청”

[표 12] ‘맞춤형 콘텐츠’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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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맞춤형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이
러한 기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학습 플랜 설정’ 기능은 학생이 스스로 전체적·세부

적 학습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 세부 기능이다. 교
사들은 ‘학습 페이스 조절’ 기능과 더불어 꾸준한 학습

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

능이라고 언급하였다.
‘학습 성취도’ 기능은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

로 성취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 풀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는 핵심 기술인 ‘대시보
드’의 세부 기능에 해당하지만, 맞춤형 콘텐츠 제공 이

후 필수적으로 학생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기타 기능으로 문항 선택 기능, 연습장 기

능, 교사 도움 요청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

3) ‘대시보드’ 관련 추가 기능

핵심 기술인 ‘대시보드’의 세부 기능에는 ‘개인/학생

정보’, ‘학습 참여도’, ‘학습 성취도’, ‘학습 이력’, ‘학습
분석’ 기능이 있는데, 이 외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추가

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들은 ‘성취수준 위치 정보’

와 ‘기타’로 범주화하였다.
‘성취수준 위치 정보’ 기능은 전국 비교 평균, 지역

체크, 동 학년 중 현재 수준 상태 표시 기능 등과 같

이 학생들의 현재 성취도 수준이 전국, 지역, 학교 내
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기능이다. 그 밖에 기타 기능으로 스스로 학습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성찰 기능, 성취도에
따른 보상/포인트 제공 기능,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과

정 및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지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학부모 관심도 제시 기능, 학생 간 화면 공유 기능, 질
의응답 기능 등을 추가로 필요한 기능으로 제시하였다.

4) ‘AI 튜터’ 관련 추가 기능
핵심 기술인 ‘AI 튜터’의 세부 기능에는 ‘질의응답’,

‘추가 학습자료 제공’, ‘학습전략 제안’, ‘학습진도 모니

터링’, ‘피드백 및 성취 평가’, ‘오답노트 제공’ 기능이
있는데, 이 외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 응답한 기능들은 ‘보편적 학습 환경 지원’과 ‘기타’

로 범주화하였다.
‘보편적 학습 환경 지원’ 기능은 다중 언어 지원 기

능, 음성 언어 지원 기능 등과 같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유형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의 인식이
반영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기타 기능으로

앞서 제시되었던 학습동기/정서지원 기능, 보상/포인트

제공 기능 등이 AI 튜터 핵심 기술 영역에서도 언급되
었고, 원격 지원 기능, 손글씨 인식 기능, 힌트 제공 기

능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제시되었다.

5) ‘AI 보조교사’ 관련 추가 기능

핵심 기술인 ‘AI 보조교사’의 세부 기능에는 ‘수업설

계 지원’, ‘피드백 설계 지원’, ‘평가 채점 지원’, ‘학생
모니터링 지원’ 기능이 있는데, 이 외에 초등학교 교사

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들은 다음과 같이

‘상담 지원’과 ‘디지털 지원’로 범주화하였다.
‘상담 지원’ 기능은 학생들의 인지적 및 정서적 측면

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을 위

한 상담 기능이고, ‘디지털 지원’ 기능은 AI 디지털교
과서가 오류나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6) ‘교사 재구성’ 관련 추가 기능

핵심 기술인 ‘교사 재구성’의 세부 기능에는 ‘학습경

로 및 콘텐츠 재구성’, ‘대시보드 항목 및 화면 재구성’,
‘수업 중 학습 개입 및 관리’, ‘추가 평가 문항 및 학습

콘텐츠 제공’ 기능이 있는데, 이 외에 초등학교 교사들

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들은 다음과 같이
‘피드백 설계 지원’과 ‘기타’로 범주화하였다.

‘피드백 설계 지원’ 기능은 핵심 기술인 ‘AI 보조교

사’의 세부 기능 중 하나로, 학습 과정 및 문제풀이 과
정에서 학생 모니터에 교사가 직접 첨삭 및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이다. 그 밖에 기타 기능으로 동료 교

사와 재구성한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동료 교사
와 콘텐츠 공유 기능, 문제은행 형식으로 추가적인 퀴

즈나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은행 기능 등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3. 수학 수업에서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활

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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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교사
인식 7가지 구성요소

초등 수학 수업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교사 인식은 [표 13]과 같이 7가지 구성요소인 효과성,
상호작용성, 유용성, 용이성, 지속 사용 의지, 혁신 의

지, 흥미와 동기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AI 디지털교
과서 활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은 전반적으

로 3점대의 평균값을 가짐으로써 보통 수준의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소 No 문항 M
(n=132) SD

효과성

1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생들의문제해결역량향상에도움을줄것이다. 3.74 1.031

2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생들의추론역량향상에도움을줄것이다. 3.55 1.051

3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생들의정보처리역량향상에도움을줄것이다. 3.82 1.069

4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생들의의사소통역량향상에도움을줄것이다. 3.17 1.207

5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생들이수학의개념, 원리, 법칙을서로연결하
거나, 수학과실생활및다른교과내용을연결하여사고하는연결역량향상에도움
을줄것이다.

3.56 1.141

6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생들의학업성취도향상에도움을줄것이다. 3.73 1.047

전체 3.60 0.96

상호작용성

1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생과교사의상호작용을더욱강화시킬것이다. 3.20 1.226

2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생과학생간의상호작용을더욱강화시킬것이다. 2.95 1.235

3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은강의식수업보다는토론과협동학습을강조하는수업을
가능하게할것이다.

3.00 1.242

전체 3.05 1.15

유용성

1
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서책형교과서활용수업보다다양한교육내용이나학
습경험을학생들에게제공할것이다.

3.70 1.183

2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생의학습을진단하는데유용할것이다. 4.09 1.037

3 AI 디지털교과서는수학수업에서학생수준에맞는학습을지원하는데유용할것이다. 4.17 0.961

4
AI 디지털교과서는수학수업에서교사가수업을하는데필요한다양한기능을제공
할것이다.

3.97 1.041

5 AI 디지털교과서는수학수업에서다양한방식의평가를하는데유용할것이다. 3.94 1.075

전체 3.98 0.92

용이성

1
활용지침서나교사연수가제공되면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별로어렵지
않을것이다.

3.70 1.210

2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을준비하는데그리많은시간이걸리지않을것이다. 3.27 1.336

3 학생들은AI 디지털교과서활용하는데별로어렵지않을것이다. 3.50 1.233

전체 3.49 1.09

지속사용
의지

1 수학AI 디지털교과서가학교에도입된다면적극적으로활용할것이다. 3.51 1.156

2 수학AI 디지털교과서가도입된다면나는다른교사들에게도적극권장할것이다. 3.33 1.221

[표 13] 초등 수학 수업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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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인식 요소 중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긍
정적인 인식을 보인 요소는 유용성(3.98)이었다. 유용

성 요소의 결과를 통해, 초등 수학의 교수·학습 및 평

가의 지원 측면에서의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의 유용성
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유일하

게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인식도를 보인 두 개의 세부

문항이 이 유용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교사들
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함으로써 학생 수준별 맞춤

형 학습 지원(4.17)과 학습 진단(4.09)에 유용할 것이라

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식도가 높았던 요소는
혁신의지(3.78)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해, 수학 교수·학습 방법, 교사와 학

생의 역할 등 학교현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 중
에서도 교실 등과 같은 교육 환경의 변화가 가장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
던 요소는 상호작용성(3.05)으로, 수학 AI 디지털교과

서가 교실 내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이 활발

한 학습 유형을 지원할 것이라는 인식은 보통 수준이
었다. 또한, 유일한 2점대 평균값을 가진 문항을 포함

하여,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인 두 개의 세부 문항이

이 상호작용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2.95)한다거나 토론 및 협동학습을 지원(3.00)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도 비동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난 요소는 흥미와 동기

(3.38)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에 긍

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특히 학

생들의 수학 수업 집중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그
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학 학습 및 수학 교과 역량 측면의 효과

성(3.60)에 대한 인식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 중에 정보
처리 역량 향상(3.82)에 가장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인식

하는 반면, 의사소통 역량의 향상(3.17)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용이성(3.49)에 대한 교
사 인식 결과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학 AI 디

지털교과서 활용 지침서나 교사 연수가 제공된다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3.70)이
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준비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부담(3.27)은 느끼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 사용 의지(3.44) 측면
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3.61)은 보였지만, AI 디지털교과서 관

련 연수나 연구회 활동에 적극 참여(3.30)할 것이라는
문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3 수학AI 디지털교과서가도입된다면연수나연구회활동에적극참여할것이다. 3.30 1.223

4 수학AI 디지털교과서관련정보에지속적으로관심을가질것이다. 3.61 1.150

전체 3.44 1.09

혁신의지

1 수학AI 디지털교과서를활용할경우수업의절차나과정에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3.78 1.114

2 수학AI 디지털교과서의활용으로교사의역할에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3.71 1.189

3 수학AI 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수업에서학생의역할에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3.72 1.121

4
수학 AI 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수업의교수・학습방법은기존의방법과달라져야
한다고생각한다.

3.71 1.122

5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진행시교실환경에도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3.95 1.145

전체 3.78 1.01

흥미와동기

1
수학AI 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면다양한방법으로수업할수있어서지루하지않고
재미있을것이다.

3.52 1.149

2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생들이더욱수업에집중하도록유도할것이다. 3.23 1.277

3 수학AI 디지털교과서활용수업은학습에대한학생들의동기를유발할것이다. 3.39 1.183

전체 3.3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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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필요도별 교사 그룹

의 인식 차이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필요도

인식에 따라, 수학 수업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성

의 7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 또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
하였다. ‘필요하다’ 교사 그룹과 ‘필요하지 않다’ 교사

그룹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성의 7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값에 대해 t-test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초등 수학 수업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

한 7가지 요소 모두에서 ‘필요하다’ 교사 그룹과 ‘필요
하지 않다’ 교사 그룹의 인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
답한 교사들보다 수학 수업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 활

용에 대해서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 전체의 인식 결
과와 비슷하게, 두 교사 그룹 모두 유용성에서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였으며, 상호작용성에서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필요하다’ 교
사 그룹의 경우, 유용성, 혁신 의지, 효과성 요소에서

인식도의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필요

하지 않다’ 교사 그룹에서는 상호작용 요소의 인식도
의 평균이 2점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4.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현장 안착
을 위한 요구사항

초등학교 현장에서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의 적극적

인 그리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파
악하고자,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초등학교 교

사들이 가장 기대하는 점 및 우려하는 점과 더불어 교

사 연수 내용 및 활동 등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가.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가장 기대하는 점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기대하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는 6가지

항목인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실현’, ‘학생 학습 결과
분석 데이터 제공’, ‘과제 제출 및 채점의 편리함’, ‘공

학도구의 효과적인 활용’, ‘대시보드를 통한 학습현황

보기’, ‘교사업무 경감’ 중 2가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
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기대 빈도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실현 89

학생 학습결과 분석 데이터 제공 89
과제 제출 및 채점의 편리함 45
공학도구의 효과적인 활용 16

대시보드를 통한 학습 현황 보기 16
교사업무 경감 11

[표 15]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초등학교 교사
들이 기대하는 점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실
현’과 ‘학생 학습 결과 분석 데이터 제공’을 가장 많이

요소 t p
M SD

필요하다
(n=58)

필요하지않다
(n=74)

필요하다
(n=58)

필요하지않다
(n=74)

효과성 6.152 0.000*** 4.0977 3.2027 0.71739 0.95375

상호작용성 5.835 0.000*** 3.6379 2.5901 1.02271 1.02562

유용성 5.776 0.000*** 4.4414 3.6108 0.57523 0.96905

용이성 2.622 0.010*** 3.7586 3.2748 1.00252 1.11221

지속사용의지 5.038 0.000*** 3.9353 3.0507 0.75155 1.15937

혁신의지 3.871 0.000*** 4.1414 3.4892 0.71868 1.11387

흥미와동기 4.811 0.000*** 3.8563 3.0045 0.91577 1.11785
P*< 0.1, P***<0.05, P***<0.01

[표 14] ‘필요하다’ 교사 그룹과 ‘필요하지 않다’ 교사 그룹의 활용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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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과제 제출 및 채점의

편리함’을 선택하였다. 그밖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활용으로 인한 공학도구의 효과적 활용, 대시보드

활용, 교사 업무 경감을 기대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가장 우려하는 점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는 6가지
항목인 ‘산만한 수업 분위기’, ‘교사와 학생 및 학생 간

상호작용 저하’, ‘교사의 지식전달자 역할 축소’, ‘인공

지능의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음’, ‘학업 성취도 저하’,
‘교권하락’ 중 2가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기대 빈도
산만한 수업 분위기 89

교사와 학생 및 학생 간 상호작용 저하 89
교사의 지식전달자 역할 축소 45

인공지능의 정확도 신뢰할 수 없음 16
학업 성취도 저하 16
교권 하락 11

[표 16]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우려하는 점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이 초등학교 교실의 수업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음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약

화시킬 수 있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AI 디지
털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 결과, AI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AI 디지털교과

서가 주의 산만이나 피로도 증가와 같은 ‘디지털 부작
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과 맥을 같

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대한 7가지 요소에 대한 조사 결과, ‘상호작용성’에 대
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 연계되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서의 우려하는 바로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주목할 만 한 점은, 인공지능의 정확도와 관련

한 우려와 교사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던 지식 전달자

역할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
이다. 반면에 교권 하락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

한 편이었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도입이 교사의 역할

에는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교사의 권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중독과 디지털 부작용, 미디어 활용의 의존도 증
가, 기본적인 교육에 할애할 시간 부족, 그리고 학습자

의 수동적 학습 태도 조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

었다. 이러한 점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활용 과
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들로, AI 디지

털교과서의 기술적 통합에서의 장점 및 가능성을 최대

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의 내용
및 활동

AI 디지털교과서를 수학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교

사 연수가 진행된다면, 어떤 내용 및 활동이 포함되면
좋을지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표 17]과 같았다.

연수 의견 빈도

AI 디지털교과서 기능적 활용 메뉴얼
및 실제 수업 활용 사례

45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의 교사
역할

6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지속적
인 피드백 수집 및 반영

3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관련 다양한 문
제 상황 대처 방법 및 해결 전담 인력
배치

2

[표 17]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연수 관련 초등학교 교
사들의 의견

먼저, 대부분의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적
활용 매뉴얼 관련 연수와 실제 수학 수업에서의 AI 디

지털교과서 활용 사례 제공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

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
할 변화에 관한 내용에도 관심을 보였다. 몇몇 교사들

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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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과 이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
고, AI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

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해결 전담 인력 배치 등과 같

은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밖에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담법 연수, 학생들의 인성

교육,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이나 부작용 예방 방

안 등과 같은 기타 의견이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학 AI 디지털교과

서에 대한 이해도, 필요성 인식, 핵심 기술의 필요도,

수업 활용 인식, 그리고 교사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을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수학 AI 디지털교과

서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현장의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시
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2023년 2학기 말)임에도 불구

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 및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았
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AI 디지털교

과서의 도입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의 필요성 또한 인식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중·고등학교 수학 교

사들이 2025년에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도 결과(전체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 응답자 130
명 중의 63%가 알고 있음, 김희정 외, 2023, p.21)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디지털교과서

및 AI 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연구와 관련한 교사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현

장에서의 인식도가 낮은 것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

한편, 응답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들 중 AI 디지털
교과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

과 효과적인 수학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고,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수학 교과 특수

성이나 초등이라는 학년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학습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디지

털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기술에 대한 필요도에 대

한 교사의 인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AI 디지털교

과서의 6가지 핵심 기술인 학습 진단, 맞춤형 콘텐츠,

대시보드, AI 튜터, AI 보조교사, 교사 재구성 기능 중,
학습 진단과 교사 재구성 기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

았다. 대시보드 기능은 핵심 기술 중 가장 낮은 필요

도를 보였고,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대시보드 관련 세
부 기능들도 전반적으로 낮은 필요도를 보였으나, 흥

미롭게도 세부적인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사 대시보드

의 학습성취도 기능이 모든 세부 기능 중에서 가장 높
은 필요도를 보였다. 또한 AI 보조교사의 평가 채점

지원 기능도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한편, 수학 수업에서 초등 수학 AI 디지털교과서 활
용에 대한 교사 인식 7가지 구성요소인 효과성, 상호

작용성, 유용성, 용이성, 지속 사용 의지, 혁신 의지, 흥

미와 동기에 대한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요소는 유용성으로 초등 수학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지원 측면에서의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가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
들이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던 요소는 상호작용성으

로, 수학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실 내 상호작용을 강화

시키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 유형을 지원할 것이
라는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 수학 학습 및 수학 교

과 역량 측면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 중에 정보처리 역

량 향상에 가장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상호작용과 관련된 의사소통 역량의 향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은 AI 디지털교과
서의 기능적 활용 매뉴얼 관련 연수와 실제 수학 수업

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례 제공을 가장 많이

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수 또한 교사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 중, 40대 이상 또는 경
력 15년 이상의 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 무작위 표집을 통해 전국 교사 커뮤

니티 등을 통해 안내된 온라인 설문조사의 자발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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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과이다. 그러나 연령 및 경력에 따라 AI 기반 에
듀테크를 수용하는 교사의 성향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교사의 AI 디지털교

과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연구 결과의

일부로 포함되며, 동시에 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 현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도입 예정인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인 학교현장 안착과 활용에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현장 도입이 얼마 남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의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AI 디지털교과서가 무엇이며,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는 지와 같은 수업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충

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여러 차례 주최하였던 디지털

교육포럼, 디지털교과서 홍보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무작위 표집으로 진행한 조사 결
과에서 낮은 인지도가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지

원 방식의 다방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홍보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식과 전
략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교사들

에게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구체적

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나눔 등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

을 갖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기존 디지털교과서에 대

한 수학 외 교과의 초·중학교 교사(Cho, 2017) 또는 중
등 수학 예비교사(허남구, 2016)의 인식이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중등 수학 교사의 인식(김희정 외, 2023)

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던 것에 반해, 초등 교사의
수학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으

로 보아, 수학 교과의 특수성과 초등학교라는 학년 특

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 대상의 연수에서는 초등학생이라는 학교

급의 특성과 수학 교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

법 및 구체적이고 실제 활용한 사례 등과 같은 구체적
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중, 초등학교 교사들
이 가장 필요로 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은 데이

터 기반 학습 진단 및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수·학습
콘텐츠와 평가 문항과 같은 교사 주도 재구성 기능이

었다.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사용하

는 주체자인 교사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능에 중점을 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자들의

주요 기능 개발 및 지속적인 기능의 업데이트 등과 동

시에 교사 연수에서 이 기능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사가 기대하는 필요 기능 중 데이터 기반

학습 진단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에서 많게
는 백여 명의 담당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및 결과를 개

별적 진단을 하는 것이 교사 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매

우 많이 들어 쉽지 않았던 현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가 도입됨으로써 이러한 개별 학습자의 학습 진단과

결과를 해석하여 그 정보가 교사에게 매우 빠르고 쉽

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선행연구와 맥
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현경 외, 2022; 방담이,

윤회정,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AI 디지털교

과서의 기본이 되는 국내의 AI 수학 학습 플랫폼 분석
연구(예. 이기마 외, 2023)와 AI 활용 협력학교 교사

연구(주정흔, 2023)의 결과를 살펴 보면, 아직 이러한

학생의 학습 데이터와 활동을 분석하여 개별화·적응형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학 교과의 경우 학

생의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략과 오류, 정서와 동
기, 메타인지 등에 적응적으로 반응하며 지원 기능도

학생의 학습 향상과 지속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AI 활용 학습 플
랫폼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기마 외, 2023), 이미 구현된 AI 적응형 교수·학습

지원 기능 또한 대부분 기초·기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고, 그 기능조차도 불완전한 생태로 보고

되고 있다(주정흔, 2023).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러한

불완전한 기능을 가지고 교실 수업에 들어온다면, 오
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과거의 수업을 답습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여

러 가지 실효성 있는 적응적 기능을 구현·탑재하려는
노력과 함께 미래형 수학 수업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

요하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에 대한 기능은 학습자 데이터 구축 모델 연구(이화영,
2023)와 같은 연구에 기반하여 설계 및 개발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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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 학습 진단 결과를 미
래형 수학교실 수업에의 활용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예. 윤채림, 2024) 등과 같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사 재구성 기

능의 필요성 역시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다.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서 이외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학습 보충 자료

를 만들어 활용하거나 개인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이 뛰어난 국내 교사의 사례(예. 김현진, 2017)에
서 보듯이, AI 디지털교과서 역시 교사가 직접 쉽게

콘텐츠 및 평가 문항 등을 재구성 할 수 있도록 교사

친화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AI 디지

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초등학교 교사들은 디지털
과잉과 의존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인 도

입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
한 요소들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시 예상되는 문

제점이나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등, 에듀테크
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학교에서도 디지털 윤리의식의

부족과 같은 우려스러운 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논의 및 대응과 보완이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의 전국적 도입을 앞두고 필수

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AI 디지털교

과서의 핵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연구뿐만 아
니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

는 일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거나, 3월 학기 초 디지털윤리교육의 집

중 교육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과 같은

정책적인 장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필요도 인식에 따라 핵심 기술이나 활용 인식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김미량,
한광현, 2006; 이혜연, 2006; 임병노, 2012)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교육 매체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곧 교사의 실제 학교 수업에서의 직접적인 활
용 및 적용과 연계되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사 연수를 통해 높일 수 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낮으므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교사
와 학생,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플립 러닝, 토의·토론 학습, 협력 학습, 탐구 학

습, 프로젝트 학습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업 사례
및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 연수를 진행할

때에도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학교급별 및 교과별

특성에 따른 요구조사를 진행하여, 이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교사연수와 실제 AI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을 효

과적으로 활용한 수업을 교사들이 직접 구현할 수 있

는 체험형 연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사 연수 및
워크숍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학 교과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활용과 동시에,

디지털윤리교육 연수 등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도
입과 활용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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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onse to the era of transformation necessitating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igital technologies, educational innovation is undertaken with the implementation of AI digital 
textbooks in Mathematics, English, and Information subjects by 2025 in Korea.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garding mathematics AI digital 
textbook. Based on a survey conducted in November 2023, involving 132 elementary school teachers 
across the country,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a low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and need for mathematics AI digital textbooks. However, some recognized 
the potential for personalized learning and effective teaching support. Furthermore, among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AI digital textbook, teachers highly valued the necessity of learning diagnostics and 
teacher reconfiguration functions and had the most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usefulness in math 
lessons, while their perception of interactivity was relatively low.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hanging teachers’ perceptions through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provision to ensure the 
successful adoption and use of mathematics AI digital textbooks. Specifically, providing concrete and 
practical ways to use the AI digital textbook, exploring alternatives to digital overload, and continuing 
development and research on cor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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