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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H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AI 리터러시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AI 기초 교양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을 다룬다. 이를 

위해 유학생의 AI기초 교과목 학습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설문조사하였고, 유학생의 수준에 맞는 디지털 도구 활용 교육 개발, 수준

별 교과목 개발, 학생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습과정에서 유학생들에게 컴퓨터활용 용어사전 개발 및 배포하였으며, 동영상을 제공

하여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후 다시 교과과정에 반영하

는 단계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양교과목은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 대학에서 유학생 AI 관련 교양교과과정

의 개발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된다. 또한 학습과정에서 개발된 컴퓨터활용 용어사전의 개발 및 배포와 동영상을 

제공하는 수업방식은 유학생들에게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mprove artificial-intelligence (AI) literacy, which is an essential competency required in the hyper-connected 

era, by developing and operating AI basic liberal-arts courses for foreign students. For this study, first,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learning satisfaction level and requirements of liberal-arts subjects related to AI basics for international students. Next, by 
differentiating basic AI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educational content using digital tools suitable for the eye level was 
prepared, subjects for each level were developed and operated, and an evaluation was conducted. During the learning process, a 
dictionary of computer-utilized terms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international students and a video was provided to help 
them review the parts that were difficult to understand at once. The “AI basics for foreign students” liberal-arts curriculum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reference material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I-related liberal-arts curricula for 
international students at domestic universities, which remain in their infanc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the computer-utilized terminology developed in the learning process and teaching method of providing videos can 
improve international students’ learning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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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연결사회에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

터 등의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되면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은 사회가 바라는 인

재를 배출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현재 많은 대학은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에서도 디

지털기반의 학습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컴퓨터활용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대학생이 졸업 후 맞이하게 될 

작업환경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소통능력 등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개념, AI 활용능

력, AI·디지털 윤리의식 등을 다루는 AI 리터러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서 AI와 관련된 교양교육은 컴

퓨팅 사고력에 중점을 두거나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교육에 그치고 있다[17]. 뿐만아니라 교양교육에서 AI 개념

부터 활용능력, 개발능력, 그리고, AI 관련 윤리의식 등을 체

계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이 부족하며 그와 관련된 연구도 거

의 없는 실정이다[22]. 

교육부의 관계부처합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교양교육은 

AI와의 소통능력과 AI 활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편성되

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 이제는 단순한 컴퓨터활용교육

이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교육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AI 관

련 교양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로벌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

라 대학의 외국 유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을 위한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어교육이나 문화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더구

나 외국 유학생을 위하여 별개로 편성된 AI 관련 교육은 찾아

보기 힘들며,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7]. 

외국 유학생들은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다 교

수자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

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학생은 일상적인 소통도 원활하지 못

할뿐더러, 컴퓨터활용 관련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 그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학습은 더욱 어렵게만 느껴진다. 따라서 

디지털도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쉽게 풀이한 용어로 작성된 

컴퓨터활용 용어사전은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용

어사전을 학습 전 미리 배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컴퓨터활용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

습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H대학은 AI 중심대학을 목표로 1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AI 프로그래밍의 이해’가 교양필수과목으로 진행되고 있으

나,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AI 교양교과목을 수학하고 있어 수

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수의 유학생들은 

여러 분반에 나뉘어 들어가 한국 학생과 함께 학습한다. 이때 

교수자는 여러 분반의 학습진도를 같이 맞추어 진행해야 하

는 상황에서 소수의 유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여건이므로, 유학생들은 학습내용이나 

진행속도를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학생의 AI 기초 

관련 교양교과목의 학습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

해 이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유학생

을 위한 AI 기초교육을 차별화하여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도

구를 활용한 교육내용을 마련하여 수준별 교과목이 개발되어

야 하며, 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후 

연구결과를 다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단계를 거듭하며 개선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유학생들의 AI 기초 교양교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과목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학습과정

에서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컴퓨터활용 용어사전

을 정리하여 배포하였다. 세 번째, 학기초 및 학기말(총 2회)

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습만족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그 결과를 수업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

써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AI 기초 관련 과목 수학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유학생들의 AI 기초 관련 교양교과목에 대

한 수요조사와 이에 기반한 교양교과목 개발 및 평가의 단계

를 거쳐 끊임없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유학생들이 AI 

기초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2-1  AI 리터러시 관련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23]에서는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

준모델’에서 교양교육의 이념과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기본모

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교양기초 교육편성에 있어서 담당

해야하는 6개 영역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문탐구를 위한 보

편적 문해능력(Literacy)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 둘째 비판적 

사고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 셋

째,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교육, 넷째, 융

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다섯째, 공동체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교육교육(소양교육), 여

섯째, 심미적 공감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소양교육)이다. 

이 중에서 다양한 문해능력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문자기록 

영역(고전적 의미)을 넘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모든 사유의 표

현을 독해하고 또 자신의 사유 내용을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문해능력인 리터러시는 문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데에서 

진화하여 시각 리터러시, 텔레비전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

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정보통신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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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리터러시 등으로 확장되었다[26],[27],[30]. 

현재 AI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에 걸쳐 다음 세

대를 교육하는 선도자를 위한 최고의 주제로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29]. AI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세분화

되고 발전된 것으로 최근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AI리터러시 검증을 위한 도구개발과 구성요소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Long과 Magerko[28]는 AI 리터러시

를 AI의 협업과 소통에 관한 기술을 집이나 직장에서 도구로 

사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구

성요소로써 AI의 개념, AI의 능력 및 AI 작업방법, 활용방법 

및 인식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Kong 등[27]은 AI 리터

러시를 디지털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능력이나 방법으로 설명하였으며, AI 역량을 갖추기 위해 AI

에 대한 자기효능감, 의미부여, 창조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을 제시하였다. Ng 등[29]은 AI 리터러시를 4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는데, 즉, AI를 알고 이해하는 부분, AI를 적용하는 

부분, AI를 평가하고 창조하는 부분, AI 윤리의식부분으로 제

시하였다. 

국내에서는 AI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

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도출하는 능력 등으

로 정의하였으며[5],[10],[18], 인공지능교육은 사회에 필요

한 인공지능 사고역량의 신장을 목표로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9]. AI 리터러시 정의를 토대로 초·중등학교에서 각 과목에

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AI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4],[8],[16]. 

그 외 AI 교육과정에서 윤리의식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도 

최근 다수 찾아볼 수 있다[10],[13],[14].

2-2  AI 기초 관련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AI 교양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이며, 최

근 국내연구에서 미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다. 관련 연구로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설계하거나, 서로 다른 과목에 AI

를 융합한 형태의 연구가 있으며, 교육대상에 초점을 맞춘 연

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경희[15]는 SSI(Socio- Scientific 

Issues)를 적용하여 AI 교양교과목을 개발하였는데, SSI가 실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이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해답이나 방법이 존재하는 열린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써, 교육대상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실생활

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 외에도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설계한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학제간 연구로서 다양한 과목에 인공지

능이 융합한 연구가 있는데, 과학수업에 AI를 융합하거나[24],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인문학 고전교육의 활용을 제안한 연구

가 있다[6]. 마지막으로 교육대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는

데,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외국 유학생을 위하여 설계한 연구가 있으나, 내

용을 살펴보면 과거의 만족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최신의 조사를 토대로 수정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

라, 아직 과목이 운영되지 않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다[1],[12],[20].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브라운 대학교나 존스 홉킨스 

대학 등을 상위 20개 대학에서는 대부분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공학 비전공자도 수강할 

수 있는 공통 교양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학에서 

과목 수나 내용은 다양하지만, AI∙컴퓨터 관련 과목을 교양과

목으로 제공하고 있다[22]. 독일의 경우 주로 대학의 인문학

이나 사회과학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형태의 교육이 폭넓게 다

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

이 교양대학과 같이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학부를 두지 않고, 

교양교육과 유사한 교과목을 각 전공에서 설계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22]. 일본의 경우 2017년부

터 홋카이도대학, 도쿄대학, 시가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규슈대학의 국립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AI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전국에 보급하는 활동을 개시하였다

[11]. AI 리터러시 표준 커리큘럼은 AI 기술을 일상에서 자유

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써 ‘도입’, ‘기초’, ‘소양’, ‘선택’이라는 항목으로 체계적으로 

구분된다[25]. 중국의 경우 칭화대, 베이징대는 컴퓨터 비전

공자를 대상으로 AI 기본원리를 포함한 컴퓨터 관련 교양과목

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 대학에서 AI 전공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11].

Ⅲ. 연구내용

3-1  연구목적 

AI 기초교육이 필수적 교과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H대학은 1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교양필수과목으로 

‘AI 프로그래밍의 이해’와 2학기 교양기초과목으로 ‘빅데이터 

기초통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수업은 모두 파이썬을 기반

으로 대부분 실습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인 학생들도 어려워하

는 수업으로 유학생들은 따라가기도 버거울 뿐만 아니라 이

해하여 활용하는 정도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실제 수업내

용에 대한 과제수행이나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진행 결과 유

학생들은 간단한 문제풀이도 버거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학생들은 교수자와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 디지털 도구활용

에 대한 어려움, 디지털용어에 대한 어려움, 수업진도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평가 또한 한국학생들과 동등

하게 이루어져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불리한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학생들의 실정을 반영하고자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AI 기초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평가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준에 맞는 AI 기초교육을 운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4, No. 10, pp. 2619-2626, Oct. 2023

http://dx.doi.org/10.9728/dcs.2023.24.10.2619 2622

영함으로써 AI 기초능력(AI리터러시)을 함양한 미래 인재로

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외국 유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 된 AI 기초 교양교

육을 위해 우선, 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교양교과목에 

대한 학습만족도 조사와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습만족도 및 요구사항 분석에 근거하여 H대학

의 교육목표를 지향하고 동시에 유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AI 

기초 교양교과목을 개발하였다. 교양교과목은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 도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디지털 능력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교육내용

에는 유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컴퓨터활용 용어사전의 개발도 

포함하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세 번째, 요구사항에 근거한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을 평

가하는 설문항목을 개발하여 1학기 초와 학기말에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수업에 반영

하여,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활용 용어사전의 보완, 

디지털 도구의 수정 및 난이도 조절, 수업 진행속도 등을 조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과목

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3-2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첫째, 2021년과 2023년에 유학생을 포함

한 전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교양교과목과 AI 기초 교양교과

목에 대한 학습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H대학의 교

양교과목 편성과정에 맞추어 수요조사에 근거한 필수적 디지

털 도구(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미리캔버스, 챗GPT 

(Generative Pre-tranained Transformer) 등)를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양교과목을 개발하였다. 

셋째, 컴퓨터활용 용어사전을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마우스 

조작에 관한 용어, 한글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행 및 취소 관

련 용어,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실행 용어, 미리캔버스에

서 다루는 용어들을 요약하여 수업 전 배포하였다. 넷째, 1학

기 초와 학기 말에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를 수학하는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설

문조사 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한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항목에는 AI개념에 대한 이해도, 디지털 도구의 유용성, 

플립드러닝의 효과, 컴퓨터활용 용어사전의 효과, 학습전체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였다. 

Ⅳ. 분석결과

4-1  H대학의 교양교과목에 만족도 조사에 대한 비교분석

H대학에서 교양교과목 만족도 조사는 2021년 9월에 실시

하였다. ‘AI프로그래밍의 이해’를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을 포

함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참여 인원 329명이다. 

AI교육과정의 만족도와 수업 환경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교육과정과 환경에 비교적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사가 2023년 1월 실시되었으며 참여 학생은 145명이다. 

분석결과 교양교과목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6.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성 및 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67.9점, 내용만족

도 73.5점, 환경만족도는 73.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I 교양교과목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가 

어렵지만 AI 교양교과목이 신규 개설 및 운영이 얼마나 필요

한지에 대하여 53.1점으로 비교적 높지 않고, 충분도는 68.7

점으로 필요도를 15점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19] 대체적으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AI 교양교과목의 필요도가 69.0점이고, 

충분도가 52.3점으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H대학

은 오히려 필요도 대비 충분도가 –15점 이상으로 AI 교양교

과목이 이미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19]. 광주·

전남지역의 교양교과목을 통해 향상시키고 싶은 역량으로 컴

퓨팅사고 역량이 8.2%, 정보활용 역량이 7.9%로 나타나 자

기설계 역량(15.2%), 외국어 역량(11.3%), 자기관리 역량

(9.9%), 인문학적 소양(9.7%) 다음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

째 순위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컴퓨팅사고역량과 정보활용역

량을 합하면 16%로서 1위인 자기설계역량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 따라서 학생들이 AI 교양교과목과 관련하여 

Sep. 2021 Jan. 2023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with AI 
liberal arts courses

AI Liberal arts course 
environment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with 
liberal arts subjects

Environmental satisfaction 
with liberal arts subjects

82.2 85.5 86.8 73.1

Necessary & sufficient - -

Necessity Sufficiency

53.3 68.7

표 1. H대학의 AI 기초 교양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Table 1. Results of satisfaction survey analysis on AI liberal arts courses at 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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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수역량으로 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대학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AI 교양교과목

과 관련하여 컴퓨팅사고역량 및 정보활용역량 등에 대한 요

구 및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1

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AI 기초 교양교과목을 운영하고 있

으며,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과목이 개발되

었다.

4-2 H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과목 개발 및      

운영결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과목은 15주로 이루어

졌으며, 1주에는 오리엔테이션, 2주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을 포함한 AI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3주~5주에는 교수자

와의 소통과 과제수행을 위해 한글활용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수업시간마다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예제로 활용해보는 시간

을 마련하였다. 6주~9주까지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여러 가

지 프리젠테이션에 필요한 기능을 익혔다. 8주 중간고사에는 

한글을 활용하여 학교와 자신의 학과를 소개하는 과제를 제

Items Pre Post

AI ?

I know what AI is. 2.22 4.46

I can compare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2.13 4.41

I know the pros and cons of AI. 2.16 4.34

Hwp

Hwp is helpful for homework. 2.45 4.54

Hwp is helpful for communicating with professors. 2.67 4.48

Hwp is helpful for university life. 2.42 4.51

Ppt

Ppt is helpful for homework. 2.55 4.51

Ppt is helpful for presentations. 2.67 4.51

I think Ppt will be helpful when I get a job later. 2.45 4.54

Miricanvas

Miricanvas is helpful for homework. 2.34 4.45

Miricanvas is helpful for presentations. 2.45 4.35

Miricanvas is also helpful in daily life. 2.44 4.32

I think Miricanvas will be helpful when I get a job later. 2.35 4.38

Chat GPT

Using Chat GPT will help i with your homework. 2.55 4.64

Using Chat GPT is also helpful in daily life. 2.65 4.54

If you use Chat GPT, it will be helpful when you get a job later. 2.34 4.64

Computer 
terminology

A computer terminology is helpful for taking classes. 2.36 4.51

A computer terminology helps i understand what you missed. 2.45 4.38

I can understand the parts that I can't understand using the computer terminology. 2.32 4.25

A computer terminology is helpful for review. 2.43 4.32

Video

Videos help i understand what i missed in class. 2.44 4.38

I can understand the parts that I can't understand using the videos. 2.45 4.48

Videos is helpful for review. 2.51 4.45

Subject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digital tools covered in this class. 2.87 4.74

This class helps my college life. 2.75 4.67

I think this class will help me in the future. 2.64 4.67

I would like to recommend this class to other foreign friends. 2.51 4.58

Ave 2.46 4.48

표 2. H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양교과목 운영 결과

Table 2. Results of AI basic course operation for foreign students at H University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4, No. 10, pp. 2619-2626, Oct. 2023

http://dx.doi.org/10.9728/dcs.2023.24.10.2619 2624

출하도록 하였다. 10주~11주에는 챗GPT 활용법을 익히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에 맞는 성공전략을 정리하여 미리캔버스 카드뉴

스로 제작하였고, 12주~14주에 미리캔버스를 활용하여 포스

터, 웹 명함,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였다. 15주 기말과제로 

파워포인트나 미리캔버스를 이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오리엔테이션시간에 컴퓨터용어사전을 

배포하였으며,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시작하기 전 요약정리한 

동영상을 제공하여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영상은 수업시간에 놓쳤던 부분을 복습하고 이해도를 향상시

킬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연구를 위한 설문에 대하여 H대학의 AI기초를 수학하

는 외국인 유학생 33명 중 31명이 응답하였다. 이들은 여자 

16명, 남자 15명, 1학년 9명, 2학년 1명, 3학년 2명, 4학년 

19명이다. 중국학생은 7명, 베트남 21명, 우즈베키스탄 1명, 

몽골 1명으로 구성되었고, 19세~22세 9명, 23세~25세 17

명, 26세 이상이 5명이다. 

설문조사는 학기초와 학기말 두 번 실시하였으며, 리커트

척도 5점을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학기초 2.46, 학기말 4.48

로 응답하여 AI에 대한 개념과 모든 디지털 도구에 대한 만족

도 및 전반적인 학습만족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수업시간전에 배포된 컴퓨터용어사전과 동영상제공 또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AI 기초’ 교양교과목을 

개발 및 운영하여 AI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AI 개념을 비롯하여 교수자와의 소통 및 과제수행을 위한 한

글활용, 발표수업을 위한 파워포인트, 그 외 다양한 기능을 제

공하는 AI 도구로 미리캔버스와 챗GPT에 대한 활용법을 제

공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AI 리러터시를 향상시키고자 하였

다. 사전·사후 비교분석결과 외국인 학생들은 AI 기초개념을 

이해하였고,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도구활용능력을 갖추게 되

어 AI 리터러시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연결시대 AI 리터러시가 필수적인 역량으로 요구되고 있

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양교과목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해나감으로써 외국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AI 기초 관련 교

양교과과정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참조모델이 될 것

이다.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외국 유학생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 한국어교육인 

상황에서 이 연구는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양교과목을 개

발하는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 만족도조사

를 바탕으로 AI 기초 교양교과목 개발과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타 대학에서 유학생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AI 기초 교양교과목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조사에 그

치지 않고, 연구결과를 수업에 반영하여 계속적인 개선과정을 

거듭함으로써 외국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양과정을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 유학생에게 플립드러닝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된 기초 컴퓨터활용 용어사전을 

수업 전 배포함으로써 실제 수업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학습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고려할 때,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관련 교

양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니즈를 반영

함과 동시에 눈높이 교육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AI 기

초 관련 교양교과목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유학생 유치에만 치중할 뿐 이들

을 위한 맞춤형 AI 기초 교양교과목을 개발 및 운영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에 기반

하여 유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AI 기초능력을 함양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국내 대학의 신입생수가 절벽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학별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외국 유학생을 위한 AI 기초 교양

교과과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AI 리터러시는 AI 기초개념, 활용 및 개발능력, 그리

고 AI 윤리의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최근 AI 기술이 

사회전반에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H대학에서 수학한 외국 유학생들은 AI 리터러시 능

력을 갖추어 자국은 물론 국적에 상관없이 미래 사회를 이끄

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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