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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 기술의 가속화와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 

세대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 교양 과정으로써 비전공자들이 인공지

능 개념과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A 대학의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한 후 설문을 진행하여 학습 효

과를 분석하였다.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육과정은 인공지능을 응용과학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비전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체험학습 중심의 학습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학습 단계는 인공지능 개념 학습, 인공지능 체험 학습, 응

용학습의 3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파이썬 실습과 체험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

리즘을 학습하였다. 그 결과 약 80%의 인공지능 수업 만족도와 78%의 인공지능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가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육의 교과과정 설계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Based on the accele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 large amount of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ffecting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s a whole. Therefore, the current generation needs convergence thinking 
abil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basic liberal arts course, this study developed educational contents for 
non-majors to cultivate AI concepts and ability to use AI, operated it as a required liberal arts course at University A,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to analyze the learning effect. As a basic education, the AI   curriculum was composed based on 
experiential learning-centered learning contents to arouse interest and interest in non-majors in order to understand AI from the 
perspective of applied science. The learning stage consisted of three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cept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iential learning, and applied learning. As a result, about 80% of AI class satisfaction and 78% AI understanding 
were confirmed. It is expected that the case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urriculum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liberal ar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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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확산과 

기술 간의 융합을 소개한 4차 산업 혁명은 디지털 시대의 새

로운 문명적 변화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세계의 경제 발전 방

향을 암시하였다.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을 살아

가는 디지털 시대에서 인공지능은 단순 전문가에 해당하는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의 융합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세대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으로 읽

고, 쓰고, 말하는 인문학 소양을 포함하여 컴퓨터 과학을 활용

하여 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산하기와 같은 컴퓨

팅적 사고 능력이 강조[1]되고 있으며 SW와 더불어 4차 산

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인재상을 필

요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프로그래밍을 통

하여 인간의 학습 능력 및 지각 능력등을 기계에 부여하는 과

학 기술 및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계가 인간처럼 스스

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시

스템으로 구성된 기계나 기술이다[2][3]. 과거 인공지능은 

많은 컴퓨팅적 자원이 필요하였고 부족한 데이터들로 인해 

특정 분야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3차 산업 혁명

의 효과와 결과의 산출물인 빅데이터들로 인하여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

친 다양한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4차 산

업 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 나라

에서는 인공지능 국가 정책을 발표하여 기술의 중요성 및 필

요성을 부각하며 경제적 활력 및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보편적 과학기술의 도약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

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교육 정책도 연구 개

발하고 있다. 2016년 미국은 ‘AI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

하면서 인공지능 전문가와 컴퓨터과학교사연합회 주도하에 

AI4K12 Initiative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

를 발표한 중국은 AI 융복합 교육과정을 새로이 개설하여 유·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제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실 교육을 위한 인공지

능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5].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각 세대를 넘길 때마다 더 복

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의 가능성을 

선보이면서 경제적 발전과 중요성이 지속으로 증가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9년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

로’라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6]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 영역으로 인식되던 인공지능을  보

편적인 교육의 변화로 시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 발

표를 시작으로 초·중·고등의 정규 교과로 정보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교육 심화교육 내용이 포함되었고 

대학(원)은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외에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직업적 요

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평생교육을 강조[7]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검토에 의해 이루어진 초·중·고등의 표준

교육과는 다르게 가장 먼저 인공지능을 직무의 일부분으로 

경험하게 되는 대학의 비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에 대

한 연구 및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SW융합 인재 양성을 위

해 선정된 SW 중심 대학들은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학(부) 또

는 대학원을 기반으로 교과목 및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만 비

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은 기초 교양 교육을 위한 시행 

준비 단계로 인공지능의 학습 범위 및 목표가 체계적이지 않

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학의 컴퓨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교육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연구로써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포함하여 대학의 인공지능 교양 교육 현황을 소

개하고 둘째,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초교육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셋째, 소개하는 인공지능 교과과정 운

영사례를 통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초교양으로써 인공지

능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Ⅱ. 관련연구

2-1 인공지능 교육 정책

최지현외1[4]의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국내 

8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변경되면서 일자리가 소멸되기 보다는 변화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한 준비로 교육부는 교육 과

정과  교육 환경의 변화 및 직업과 삶의 일부로써 인공지능의 

원리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8][9]. 2020년 11월 교육부는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이라는 교육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발표

하였다[8]. 미래 교양으로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초·중·고

교에서는 2020~2025년도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 관련 교육

을 단계적으로 확산하여 2025년 이후에는 프로그래밍, 인공

지능 기초 원리,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윤리 등을 교육 내

용으로 포함하는 ‘인공지능(AI)교육’을 도입하였다. 특히 고

등학교는 2021년 2학기부터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

학’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다. 이로써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향이 설정되었다[10].

교육부의 발표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교육 관련 연구들이 

초중등교과과정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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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논문[11]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학습하기 

위한 교수 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문제 이해, 

데이터 준비, 인공지능 모델링을 결정한 후 Python 기반으로 

실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

성하기 단계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이해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논문[12]는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춰 인공지능 

학습 방법으로 보드 게임을 적용하여 학업 흥미도를 높였다. 

논문[13]은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이라

는 특징을 고려하여 논문[14]는 흥미도의 활동 및 프로그램 

활용 위주의 접근 방향과는 다르게 인공지능 학습 소재 중심

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을 위한 코

딩 없이 감각차단법과 언플러그드 놀이법을 활용하여 CT요

소 중심 모델기반의 이미지인식 CNN알고리즘인 인공지능의 

딥러닝 개념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2 인공지능 교양 교육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5년도부터 SW 중심대학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확산 정책을 추진하면

서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

공지능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초 소양 교육을 일반인

에게 요구하고 있다[7].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미래 직무 변

화에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을 강조

하던 교양 교육을 인공지능 중심의 기초 소양 교육으로 재편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 맞물려 국내 대학

(원)에서는 앞다투어 인공지능 학부 및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

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학제 간 

융합을 위하여 비전공자 대상의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과목

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교양 교육은 인공지능 개

발자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 계열의 교육과는 다르게 설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몇 연구들은 교수학습 모델 및 교

과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에 반영하여 만족도 및 타당성등을 

입증하고 있다. 논문[3]은 인공지능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

고 알고리즘과 응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이론

학습과 체험 학습을 병행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논문[5]

는 인공지능에 따른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선학습

을 수행한 후 인공지능 역량을 다루기 위해 IT기기를 활용한 

인터페이스와 인공지능 기본 모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하였다. 논문[15]는 인공지

능 교육 내용의 만족도와 난이도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이공계열 대상의 인공지능 교양필수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의 이해와 동기 부여를 위해 별

도의 독립 교과를 형성하여 기초 수준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논문[16]은 비전공자들이 인

공지능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

고 인공지능을 문제 해결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기 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모형을 소개하였다. 이로

써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일수 있음을 강

조하였다. 논문[17]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학생들

에게 인공지능의 개념을 융합적 관점으로  각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소개하였다.  논문[18]은 비전공자의 학

습 흥미와 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R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하여 데이터 분석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였고 수업 

만족도와 학습 효과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비전공자 대상의 인공지능 교

육은 인공지능에 의한 사회적, 개인적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

하여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 뿐

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균형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교과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

였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비전공자의 이해를 인문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연구이거나 프로그래밍 기초 역량이 

부족한 알고리즘 기반의 실습 위주의 수업 내용은 인공지능 

교양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17].

Ⅲ. SW 비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초교양 교육
내용 설계

3-1 기초 교양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내용의 고려사항

인공지능을 단순 과학 기술 분야로만 생각하기에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과 소통

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개개인의 삶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

기 때문이다. 즉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

응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미래를 디자인 할 수 있어야 한다[19]. 따라서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세대는 실생활에서 주어

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인공지능 이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용력을 함양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영역 실습

을 통하여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

각을 배양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전공영역으로 학습되었던 

어려운 인공지능 교과 내용을 비전공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여

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비전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에 흥미를 갖고 인

공지능 수업에 대한 부감담을 낮출 수 있는 난이도의 학습 콘

텐츠여야 한다. 비전공자에게는 인공지능 학습이 과학적 세계

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17]. 따라서 인공지능을 전공 영역의 관점보다 응용과

학의 관점으로 학습하고 학습 대상자의 전공 분야에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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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응용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쉽고 친숙

한 학습 주제를 활용하여 흥미와 자신감을 경험함으로써 인

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본인의 전공 분야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취업 및 진로에 도움

이 되도록 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

는 교육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경험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개

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

에 대해 처음 접하는 비전공자에게 전공수준의 수학적 이론, 

알고리즘 그리고 고급 프로그래밍은 인공지능의 학습 목표와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교양수준에 적합하

도록 경험적 체험 실습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과 원

리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셋째, 컴퓨팅적 사고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

도 컴퓨터 과학의 일부분이다. 컴퓨터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컴퓨팅적 사고력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코

딩 교육이 선행된 후 실습 교육을 통한 인공지능 학습이 단계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5][7]. 이로써 인공지능의 개념

과 원리를 컴퓨터 과학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법 중심의 컴퓨팅적 사고 경험은 인공지능 기초 교육의 주요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인공지능 프로그

램 개발을 구현하기 보다는 작성된 코드를 주어진 문제에 맞

게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형태의 학습을 진행하여 프로그래밍

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

3-2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육과정

본 연구에서 비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육과

정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는 컴퓨팅적 사고력을 함께 배

양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코딩을 진행한다. 컴퓨터 과학에 대

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작동원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프

로그램 작성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문

법 및 명령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고 완성된 소스코드를 변경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여 인

공지능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동작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학습과 

체험 학습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학습

을 진행한 후 인공지능 교육 도구를 활용한 체험 학습을 통하

여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로써 비전공자 개개인의 분야에 인공지능의 응용 방향

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설계 방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

초 교양 교육과정의 학습 단계를 크게 인공지능 개념 학습 -> 

인공지능 체험 학습->응용학습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인공지능 기초 교양의 학습 단계

Fig. 1. Learning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Liberal Arts

그림 2. 체험학습과 응용학습 단계의 문제 해결 절차

Fig. 2. Problem-solving procedures in the experiential 
learning and applied learning stages

인공지능 개념 학습 단계는 이론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개

념들을 학습하는 단계로써 인공지능 영역에 대한 공학적 이론

에 대한 정의를 학습하는 단계이다. 인공지능 체험학습 단계

는 인공지능 개념 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실습을 통하여 이해하는 단계이다. 체험 학습은 실습을 통하

여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로 구성한

다. 체험 학습은 이공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수업을 지양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 도구를 활용하여 실습을 진행하거

나 간단한 Python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

록 한다. 학습 단계의 마지막인 응용학습 단계는 응용문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습 예제를 수정하여 코드를 재

구성하거나 새로운 미션을 제공하여 데이터 분석의 시각적 결

과 및 인공지능 지도학습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체험학습과 응용학습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고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문제 정의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분석 

및 분류 -> 결과 분석 의 순서로 문제해결 절차를 구성하였

다. 문제 정의는 개념학습에서 학습한 인공지능 개념을 이해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위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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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할 데이터들의 종류 및 유형들을 정의한다. 데이터 수집은 

실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로써 문제 정의 단계에 결정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정의된 문제에 따라 통계자

료,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자료등의 최적화된 자료를 수집해

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들의 적합성 및 타당성

이 고려되어야 한다. 데이터 분석 및 분류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개념과 문제 해결의 연관성에 맞게 수

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분류하는 단계이다. 인공지능의 활

용 중 데이터 분석 개념을 위한 학습에서는 통계 결과나 데이

터의 시각적인 표현을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들 중 확인하고

자 하는 특성들만을 재분류할 수 있다. 지도학습 모델의 경우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Classification)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성향을 갖는 이미지들을 분류할 수도 있

다. 이로써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함

과 동시에 데이터의 특징들이 인공지능의 결과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또는 Python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실행한 후 결과 

확인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다. 

체험학습의 실습과 응용학습의 문제 해결은 교수자의 시연을 

통하여 학생들이 따라하게 하였으며 시연과 모방을 기반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연중심(DMM; 

Demonstration-Modeling-Marking)모델의 반복과정을 거

쳐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20]. 비

전공자들이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를 위한 응용 과학 관점 중

심의 인공지능 기초 교육 교과 과정은 표 1과 같다.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과과정은 인공지능을 경험적으로 체

험할 수 있는 요소로 전반부인 데이터 분석과 후반부인 머신

러닝을 큰 주제로 선택하였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데이

터 분석의 경험을 통하여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중

요성과 인공지능의 개념들을 학습한다.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파이썬 기반의 코딩 과정

을 삽입하여 컴퓨팅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불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사례들을 비

전공자의 학문분야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주차 강의 소개를 

시작으로 2주차~5주차는 파이썬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

성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

터를 수집, 분석 그리고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

였다. 데이터는 통계청 자료 활용하며 데이터 분석은 오픈소

스인 pandas와 matpolotlib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시각화하

고 통계함수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주차는 전반부의 데이터 분석 분야와 더불어 추가적인 인공

지능의 이론적 개념들을 학습하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사례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중요성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전공자의 학문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사례 

조사하여 전공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융합 사고력을 함양하

였다. 수업 후반부에는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인 딥러닝의 지

도 학습 중 분류를 활용한 실습을 이미지, 오디오, 동작, 자연

어 처리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Title Contents

1
Lecture 
introduction

- Lecture introduction
Understanding AI

2 Data collection

- Collecting data using public data
- Using public data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Saving Big Data
- Saving csv File

3 Dta analysis
- Analyzing data using open data
- Extract Rows and Columns with 
DataFrame

4
Data 
representation

Representing data using open data
- Visualizing data analysis results as 
graphs
- Understanding of pandas, 
matplotlib module

5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using open data
Solving application tasks

6
Overview of AI and
Examples of AI

- Understanding AI and machine 
learning
Investigating AI application cases
- Introduction of Deep Face, Simon, 
Pepper, Deep Dream, Juke Deck, 
Teachable Mercy, Machine Learning 
Kids, Deep Dream 

7
Image 
classification

- image data collection
- Classification & Clustering
- Reinforcement learning
- Teachable Machine Practice on 
Images

8

9

Audio 
classification

- Image data collection
- Background(BK) Noise extraction
- Teachable Machine Practice on 
Audio
- Background noise and piano 
sound classification practice

10

11

Pose classification

- Teachable Machine Practice on 
Pose
- Classification practice for left arm, 
right arm, and both arms12

13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Text preprocessing
- Tokenization
- Korean NLP
- machine learning for kid practice

14

표 1.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과과정

Table 1. Artificial intelligence liberal arts curriculum

7주차~12주차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사전지식

과 코딩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고 활용하여 6주차에 소개한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 경험적 실

습을 진행하였다. 실습 도구로는 웹기반 도구인 Google의 

Teachable Machine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 오

디오, 동작 세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학

습 모델을 생성한 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주차~14주차는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실습을 진

행하며 이 과정을 통해 텍스트 전처리, 토큰화,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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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대학교 비이공계 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기초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속 단과대학별 수강생과 설문 응답자 

인원수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해당 설문은 수업 마

지막주차에 익명 설문으로 진행하였고, 리커트 척도(Likert 

scasle)로 질의하였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수업은 매주차 온라인 동영상과 화

상강의를 활용한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학습자는 동영상 강

의를 통하여 해당 주차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

고 학습할 수 있었으면 화상강의를 통하여 동영상의 이론적

인 부분을 체험하고 실습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해당 주차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4-2 설문결과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초교양 교과과정 통하여 데이터 분

석기반의 프로그래밍 기초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

다.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컴퓨터 과

학 기술의 한 부분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도구

로써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Python을 활용한 프로

그래밍을 교과과정에 삽입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비이공계열 

학생들은 선수 과목으로서 파이썬의 기초학습을 이미 이수하

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결과물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작

성하는 기초학습이 아닌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에 대한 라

이브러리를 활용하는 측면의 심화 프로그래밍 학습을 진행하

였다. 비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래밍 수업

의 난이도는 표 4와 같이 평균 70% 이상 적절하다로 응답 결

과가 나왔다. 비이공계 학생의 수업은 이공계학생과 동일하게 

코딩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학과에 맞는 예를 사

용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업을 어렵게 

느낀 학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계학습, 딥러닝을 학습

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텐서플로, 사이킷런, 케라스

등을 학습해야한다. 하지만 비이공계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므로 해당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College Respondent

College of Liberal Arts 25

College of Social Sciences 33

College of Law 23

College of Economics and Commerce 36

College of Arts 25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11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9

Total 162

표 2. 설문 응답자 정보

Table 2. Survey Respondent Information

표 3. 설문내용

Table 3. Survey Contents
Survey contents

1. Was the Python level of difficulty appropriate?

2. Were you satisfied with the use of Python open source?

3. Were you satisfied with the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class 
using Python?

4. Were you satisfied with the class where you can exper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5. Were you satisfied with the image, audio, and pose AI practice 
classes using the teachable machine? 

6. Did you actively participate in class?

7. Were the frequency of assignments and quizzes appropriate?

8. How well do you understand the AI   class?

표 4. 프로그램 난이도

Table 4. Program difficulty
Scale Freq. Ratio M SD

Strong Neg. 4 2%

4.00 1.07

Neg. 14 9%

Normal 27 17%

Pos. 51 31%

Strong Pos. 66 41%

Total 162 100%

Scale Freq. Ratio M SD

Strong Neg. 5 3%

3.93 1.06

Neg. 10 6%

Normal 38 23%

Pos. 48 30%

Strong Pos. 61 38%

Total 162 100%

표 5.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만족도

Table 5. Satisfaction with using ope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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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수업의 만족도

Table 6. Satisfaction with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classes

Scale Freq. Ratio M SD

Strong Neg. 6 4%

4.02 1.08

Neg. 11 7%

Normal 25 15%

Pos. 53 33%

Strong Pos. 67 41%

Total 162 100%

표 7. 인공지능 수업 만족도

Table 7. Satisfaction with AI class
Scale Freq. Ratio M SD

Strong Neg. 5 3%

4.23 1.04

Neg. 8 5%

Normal 20 12%

Pos. 42 26%

Strong Pos. 87 54%

Total 162 100%

표 8. 인공지능 실습 만족도

Table 8. Satisfaction with AI practice
Scale Freq. Ratio M SD

Strong Neg. 5 3%

4.29 0.99

Neg. 6 4%

Normal 15 9%

Pos. 48 30%

Strong Pos. 88 54%

Total 162 100%

오픈소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친근하게 접근하였고, pandas, 

matpolotlib등을 사용하여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같이 만들어 

감으로써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수업을 흥미롭게 참여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만족도는 표 5와 같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해력은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데이

터 분석을 위한 pandas,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만들어 시각화하였다. 데이터로는 기상청 공공데이

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에 응용하였다. 기상청 및 통계청 

사이트에서는 csv, excel 파일등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해당 URL 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어 쉽게 자료수집과 동시에 데이터 분석을 진

행할 수 있었다. 표 6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수업의 만족도는 74%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에 대한 답변도 11%였다. 이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데이터 분석이 전공에서의 응용 분야에 대

한 해석 보다는 파이썬 기반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 결과일 수 있다.

표 9. 수업 참여도

Table 9. Class participation
Scale Freq. Ratio M SD

Strong Neg. 4 2%

4.44 0.92

Neg. 3 2%

Normal 16 10%

Pos. 34 21%

Strong Pos. 105 65%

Total 162 100%

표 10. 과제와 퀴즈의 빈도 적절성

Table 10. Relevance of homework and quizzes
Scale Freq. Ratio M SD

Strong Neg. 3 2%

4.30 0.98

Neg. 7 4%

Normal 22 14%

Pos. 37 23%

Strong Pos. 93 57%

Total 162 100%

표 11. 수업 이해도

Table 11. Level of understanding
Scale Freq. Ratio M SD

Strong Neg. 4 2%

4.23 1.10

Neg. 14 9%

Normal 18 11%

Pos. 32 20%

Strong Pos. 94 58%

Total 162 100%

교과과정 후반부에서는 인공지능 체험을 통한 개념 이해를 

위해 딥드림, 머신러닝키즈, 워드클라우드 등 다양한 인공지

능 플랫폼을 체험하였고, 티처블머신 사이트에서는 이미지 분

석, 오디오 분석, 포즈 분석의 트레이닝 체험 수업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인공지능 수업과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표 7과 표 

8과 같이 각각 80%, 84%를 보였다.

인공지능 기초교양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주차 

체험 수업 완료 후에 실습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표 9

와 표 10과 같이 체험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응용과제를 제

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과제 제출에 불만은 없었으며 

오히려 과제로 인한 수업 참여에 동기 부여가 되어 학생들은 

만족감을 느꼈다. 예를 들어 티처블머신으로 포즈분석 수업 

진행 시 체육대학 학생들은 헬스 자세를 녹화하여 비교 분석

하는 등 해당 학과에 맞게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

여 적극적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개념 이해를 위한 체험 수업에 대하

여 비이공계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11처럼 78%의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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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제공하였음을 시

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설문에 참여한 단과대학별 각 설

문결과에 대한 평균은 표 12과 같다.

Ⅴ. 결  론

4차 산업 혁명이란 용어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를 넘어 

개개인의 생활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자리를 잡아가

고 있다. 이로써 컴퓨터 과학 기술이 생활에 스며들었던 속도

만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세계 여러 나

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책 전략을 수립

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앞으로의 세대에게 교육 정책

으로써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

에서는 “인간”에 집중하고 “시대”에 부합하여 “기술”과 결합

하는 교육을 추진과제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발

표하였다[8]. 이처럼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각 학문분야에 응용할 수 있

는 융합적 사고력이 함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공계열의 학

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 학습자도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지

식이 필요하다. SW 중심대학을 비롯하여 국내 대학에서는 컴

퓨팅적 사고력과 인공지능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양 교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지만, 비전공자에게 적합한 인공지능 학

습 목표에 맞는 교과과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각 학문분야에 인공지

능을 융합할 수 있는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과과정을 소개하였다. 교과과정은 비전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를 갖고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난

이도의 체험 학습 중심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컴

퓨팅적 사고력을 함께 함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수업을 

병행하였다. 설문 결과 인공지능 실습에 따른 수업 만족도가 

약 80%였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78%였다. 하지만 데이터

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중심의 파이썬 실습

은 파이썬의 기초 활용 능력이 이미 함양되어 있다 하더라고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학습이 학습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소프

트웨어 교육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체험 학습 중

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이해는 학습자의 흥미도 향상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인공지능을  단순 사용자 측면의 활용 및 경

험학습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의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개념 및 실습 예제를 

선택하여 난이도와 흥미를 고려하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인공지능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개념들은 비전공자에게

는 생소하고 어려운 알고리즘 수업처럼 인식될 수 있다. 특히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과정은 인공지능의 단편적

인 응용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과에 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조사하여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인공지능의 개념들 중 학과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기반

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향후 전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

용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컴퓨팅적 사고력의 이해 정도를 구분하여 교과과정

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 일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팅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 프로

그래밍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학과별 혹은 개

인별로 프로그래밍 관심 정도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통한 인

공지능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업 초에 프로그래밍 수준을 확인하고 교과과정 설계 시 순

서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래밍 활용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학문간의 소통과 융합을 위하여 PBL(Project-Based 

Learning) 방식의 교수학습설계가 교과과정에 병행되어야 한

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런 사고력은 문제 발견, 구성원

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 동기

와 학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Survey content Arts 
Physical 

Education
Business 
Admin.

Liberal
 Arts

Social 
Sciences

Law 
Economics 

and 
Commerce

Program difficulty 3.92 3.82 4.34 3.96 3.76 4.26 4.09

Satisfaction with open source 4.00 4.00 4.23 3.88 3.67 4.31 3.80

Satisfaction with data analysis 3.88 3.90 4.34 4.16 3.82 4.40 3.89

Satisfaction with AI class 4.08 4.28 4.23 4.48 4.12 4.61 3.98

Satisfaction with AI practice 4.28 4.46 4.45 4.52 4.09 4.61 4.00

Class participation 4.40 4.46 4.56 4.23 3.00 4.79 4.28

Relevance of homework 
and quizzes

4.28 4.19 4.56 4.56 4.09 4.74 4.00

Level of understanding 4.28 4.28 4.23 4.32 3.97 4.65 4.05

표 12. 각 단과대학별 설문 결과

Table 12. Survey results of each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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