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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econdary school technology teachers' perception 

of AI and AI teaching efficac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was selected and 

38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ducted,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to 

analyze differences according to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in technical education was quite high, and 

the level of perception of high school teachers, teachers with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 and less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AI-related train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aching efficacy of secondary technology teachers was higher for male teachers than 

female teachers, high school teachers compared to middle school teachers, and teachers with training 

experience, and teachers with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showed the lowest level. Thir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AI education and AI teaching efficacy.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raise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and enhance 

artificial intelligence teaching effica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system in middle and high school technical subjects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customized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raining support by gender, school level, and teaching experience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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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기술교사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을 

분석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문도구를 선정하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384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에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기술교육에서 인공지능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았으며, 

고등학교 교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교사, AI 관련 연수 유경험 교사의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은 여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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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남교사가, 중학교 교사에 비해 고등학교 교사가,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증진을 위해 중·고등학교 기술교과 

내 인공지능교육 체계 마련과 성별, 학교급별, 교직경력별 맞춤형 인공지능 관련 연수 

지원의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중등학교, 기술교사, 인공지능교육 인식,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1. 서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초·중·고등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전략이 전방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K-12 내 AI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과정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위한 AI4K12 이니셔티브를 조직하였고, 유럽연합(핀란드, 영국 등)에서는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한 AI 인재양성 및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실험 및 인공지능교재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 

초·중등 AI 교육을 위해 교육부(2020)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고[2],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였다. 초·중등 

인공지능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함양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교육은 범교과적으로 접근해야 한다[3]. 인공지능 소양과 기술적 소양이 

추구하는 내용과 방법 상의 유사성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책무성이 제기된다[4]. 2022 개정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AI 소양 함양교육’을 교육과정의 주요 설계 개요로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등 기술·가정교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례 탐구,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 인공지능 기술 관련 문제해결 등에 대한 학습요소가 다양한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의 실행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반응과 태도는 관심정도, 가치관, 신념 등의 

교사 내적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5][6], 이는 교사의 교수효능감으로 연계된다. 

초ㆍ중등교육에서의 인공지능 소양 함양을 강조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에 

의거하여 첨단기술을 내용요소로 실생활의 문제해결을 주시하는 기술교육에서도 일정 

부분 인공지능교육이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효과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수효능감의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술교과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이 잘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지원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는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중등 기술교사의 변인별(성별, 학교급, 교직경력, AI 관련 연수 경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중등 기술교사의 변인별(성별, 학교급, 교직경력, AI 관련 연수 경험)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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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기술교과의 인공지능교육 

인공지능교육의 범주는 인공지능을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지도하는 ‘AI에 대한 교육’과 

타교과나 교육 전반에서 AI 기술 접목을 시도하는 ‘AI 활용 및 AI 가치 교육’으로 

구분된다[7]. 이는 AI를 교육에 도입하여 교육내용, 방법 및 교육체계의 변화를 꾀하여 

인공지능 기반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부 특정교과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교과에서 인공지능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8]에 제시된 기술교과 내 인공지능교육은 [표 1]과 같이 기술·가정 

과목과 로봇과 공학세계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표 1] 2022 개정 기술ㆍ가정교육과정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내용 

[Table 1] Contents related to AI in the 2022 Revision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교과 내용요소 관련 성취기준 

중 기술·가정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 

[9기가04-05]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례를 

탐구하고,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에 미

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다. 

[9기가04-06]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 관련 문제를 이

해하고 해결방안을 탐색, 실현,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인 문제해결 태도를 갖는다. 

고 

기술·가정 

(일반선택) 
인공지능 기술 활용하기 

[12기가06-01]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정보통신공학을 이해하고 정보통신공학

의 활용사례를 탐구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로봇과 

공학세계 

(진로선택)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

어 및 인공지능 기술 이해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 공학 세계의 이해 

[12로봇01-04]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봇의 특징과 문

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로봇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윤리 의식을 함양한다. 

[12로봇02-05]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 공학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하며, 관련 

분야의 로봇 활용의 가치를 인식한다. 

 

중ㆍ고등학교 기술교과 내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내용체계는 정보통신기술 및 

로봇기술과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등실과(5~6학년)의 주요 내용 영역 중 

하나인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이 중등 정보교과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해결역량을 

기르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기술교과가 추구하는 내용요소 및 교과역량과 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공통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과목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술과 융합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례 탐구,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 인공지능 기술 관련 문제해결 등에 대한 

학습요소가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 관련 내용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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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하며, 기술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체험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로봇과 관련한 학습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기술적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요소로는 기술·가정 과목의 지속가능한 

융합 공학 영역에서 초연결 사회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공학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과 정보교환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기술·가정 진로 선택 과목인 ‘로봇과 공학세계’에서도 공학 세계의 탐색과 

로봇의 활용, 로봇공학 프로젝트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기초 

원리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봇 윤리 의식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2.2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은 교수행위 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아효능감으로, 교사

가 특정 영역을 가르치기 위해 요구되는 기대와 신념, 학생들의 성취 결과에 대한 기대

가 포함되며[9][10], 이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

소가 된다[11]. Bandura(1977)는 자아효능감 이론을 통해 기대를 결과 기대(outcome 

expectancy)와 효능 기대(efficacy expectancy)로 제시하였으며[12], 이를 기반으로 Ashton & 

Webb(1986)은 교수효능감을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으로 분류하였다[13]. 

일반적 교수효능감은 교수-학습 관계에 관한 보다 일반화된 신념으로 교수행위가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이며,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 능력에 관하

여 갖는 신념으로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기대이다. 따라서 두 가지 교수효능감을 개인 

교수 효능과 교수 결과 기대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한다면 교수효능감을 개인적 교수효능감을 바탕으로 한 개인 

교수 효능과 일반적 교수효능감을 바탕으로 한 교수 결과 기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수효능감 요인 중 개인 교수 효능과 교수 결과 기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효능감이 과제 수행의 성공요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효능감은 교사로서 수행하는 교육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현직교사

들에게 AI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과 병행하여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진단을 통해 AI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AI 교육의 안착과 교육의 질 

제고에 근간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을 진단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AI 수업가치관, AI 교수 전략, AI 인

프라 활용의 3가지 구성요인을 제시한 연구[14],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 AI 개념 인식, 

AI에 대한 교수 결과 기대,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태도, AI와의 상호작용의 5가지 요인

을 제시한 연구[15] 등이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측정도구를 활용한 선행연구

로는 초·중·고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성별, 학교급에 따라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차이를 분

석한 연구[10]에서 AI 교수효능감에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높고, 초등학교 교사가 고등

학교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예비교사의 AI 기

술 활용에 대한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6],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한 초⋅중등교사 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17], 중등 예비교사

의 AI 교육에 대한 인식, 요구 및 AI 교수효능감 분석 연구[18] 등에서는 AI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수/교육 경험이 교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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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등학교 기술교사로 2022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중등학교 기술 

표시과목 교사 수는 3,014명이며, 집단의 크기가 3,000~3,500명인 경우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크기는 346명이다[19]. 편의표집으로 지역별 기술교과연구회 SNS를 

활용하여 설문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91부의 응답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 

7부를 제외한 384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변인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70 70.3 

여 114 29.7 

학교급 
중학교 276 71.9 

고등학교 108 28.1 

교직경력 

5년 미만 78 20.3 

5년 이상 10년 미만 30 7.8 

10년 이상 15년 미만 54 14.1 

15년 이상 20년 미만 144 37.5 

20년 이상 78 20.3 

AI 관련 연수 

경험 

없음 132 34.4 

있음 252 65.6 

 

 

3.2 조사 도구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은 기술교과에서의 인공지능교육 필요성(1문항)과 적용 

가능성(1문항)에 대한 Likert 5단계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질문지는 예비교사의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측정 도구(AI-TEBI)[15]를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AI-TEBI 측정도구는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 AI 개념 

인식, AI에 대한 교수 결과 기대,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태도, AI와의 상호작용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나, 본 연구는 인공지능교육 교수효능감을 기술교육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수효능감 구성요소인 일반적 교수효능감(교수 결과 

기대)과 개인적 교수효능감(개인 교수 효능)을 선정하였다.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은 [표 

3]과 같이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과 AI에 대한 교수 결과 기대의 2개 영역에서 15개 

Likert 5단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조사도구의 문항 신뢰도 

Cronbach’ α값이 .845~.971로 신뢰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조사도구의 구성 

[Table 3] Components of Questionnaire at AI Teach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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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문항

수 
Cronbach’ α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 

나는 AI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친근한 예시를 들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8 .971 

나는 학생 중심의 학습을 위해 테크놀로지(웹 사이트, 프로그램, 피지컬 

컴퓨팅 등)와 교육 내용, 교수법이 적절하게 결합된 AI 교육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나는 AI 교육을 할 때 테크놀로지(웹 사이트, 프로그램, 피지컬 컴퓨팅 등)를 

사용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나는 AI 교육 실습 시간에 학생들에게 실습 이유나 원리, 개념 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나는 AI 교육과 관련한 학생들의 질문에 잘 대답해 줄 수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AI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나는 AI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AI 교육을 가르칠 때 필요한 교수 학습 방법을 잘 알고 있다. 

AI에 

대한 

교수 

결과 

기대 

학생들의 AI 교육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 까닭은 담당 교사가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7 .845 

AI 교육에서 학생들이 평소보다 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담당 교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AI 교육을 하는 교사는 AI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책임이 있다. 

AI 교육에서의 학생 성취도는 담당 교사의 AI 교육 효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자신의 자녀가 AI 교육에 흥미를 보인다고 학부모가 말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담당 교사 덕분일 것이다. 

학생들은 AI 교육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AI 교육 수업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22년 9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KSDC DB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링크를 발송하기 전에 지역별 기술교과연구회 운영진 1명씩에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응답율을 모니터링하며 

3차례에 걸쳐 설문 참여 독려를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반드시 응답을 하여야 최종 

제출되도록 설정을 하여 결측치는 없었으나, 동일번호로 응답한 7부를 제외하고 38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é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중등 기술교사의 변인별 인공지능교육 인식 분석 결과  

중등학교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4.39점, 인공지능교육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4.31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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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perception analysis on AI education of Secondary Technology Teacher 

영역 N M SD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필요성 384 4.39 .653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가능성 384 4.31 .789 

 

중등 기술교사의 변인별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교급에 따라 기술교육에서 인공지능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근무 교사가 중학교 근무 교사에 비해 

인식 수준이 높았다. 교직경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é 사후분석 

결과, 2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보다 저경력 교사에 비해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관련 연수 경험 유무에 

따른 인공지능교육 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I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가 없는 교사에 비해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표 5] 중등 기술교사의 변인별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AI Education by Variable in Secondary Technology Teacher 

변인 N 
기술교육에서 AI 교육 필요성 기술교육에서 AI 교육 가능성 

M SD M SD 

성별 

남 270 4.38 .677 4.33 .790 

여 114 4.42 .593 4.26 .788 

t .625 .797 

학교급 

중학교 276 4.34 .665 4.26 .765 

고등학교 108 4.53 .603 4.45 .836 

t 2.707** 2.120* 

교직경력 

5년 미만(a) 78 4.54 .502 4.38 .629 

5~10년(b) 30 4.80 .407 4.60 .498 

10~15년(c) 54 4.44 .691 4.44 .502 

15~20년(d) 144 4.29 .737 4.42 .705 

20년 이상(e) 78 4.23 .579 3.85 1.106 

F 6.369*** 9.798*** 

Scheffé d,e<b  e<a,b,c,d 

AI 관련 

연수 경험 

없음 132 4.32 .634 4.09 1.000 

있음 252 4.43 .661 4.43 .624 

t 1.597 4.062*** 

*p<.05, **p<.01, *** p<.001 

 

4.2 중등 기술교사의 변인별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분석 결과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교수효능감 전체 

평균은 3.46점이며, 하위 영역별로는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이 3.22점, ‘AI에 대한 

교수 결과 기대’가 3.73점으로 AI에 대한 결과 기대가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보다 

높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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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분석 결과 

[Table 6] Results of AI Teaching Efficacy Analysis of Secondary Technology Teacher 

영역 N M SD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 384 3.22 1.056 

AI에 대한 교수 결과 기대 384 3.73 .714 

AI 교수효능감 전체 384 3.46 .795 

 

중등 기술교사의 변인별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은 성별, 학교급, 교직경력, AI 관련 연수 경험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교사 보다는 남교사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보다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AI 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있는 교사가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이 높게 나타났다. Scheffé 사후분석 결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 교사가 20년 이상의 경력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I에 대한 교수 결과 기대’는 교직경력, AI 관련 연수 경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20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5년 미만, 5~10년, 

15~20년 경력 교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7] 중등 기술교사의 변인별 인공지능 교수효능감 차이 

[Table 7] Differences in AI Teaching Efficacy by Variable in Secondary Technology Teacher 

변인 N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 AI에 대한 교수 결과 기대 

M SD M SD 

성별 

남 270 3.36 .927 3.71 .728 

여 114 2.90 1.261 3.78 .682 

t 3.922*** .953 

학교급 

중학교 276 3.10 1.030 3.72 .572 

고등학교 108 3.53 1.066 3.76 .991 

t 3.550*** .594 

교직경력 

5년 미만(a) 78 3.12 .781 3.89 .489 

5~10년(b) 30 3.68 1.499 4.11 .893 

10~15년(c) 54 3.56 .712 3.73 .502 

15~20년(d) 144 3.19 1.057 3.76 .626 

20년 이상(e) 78 2.98 1.199 3.36 .936 

F 4.109** 9.086*** 

Scheffé e<b e<a,b,d 

AI 관련 연수 경험 

없음 132 2.78 1.019 3.49 .786 

있음 252 3.45 1.002 3.85 .641 

t 6.193*** 4.533*** 

**p<.01, *** p<.001 

 

4.3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의 관계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Pearson 상관계수가 .329~.567로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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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효능 및 교수 결과 기대에 대한 교수효능감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 인식과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의 상관분석 결과 

 [Table 7]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Secondary Technology Teachers' Perception of AI Education 

and AI Teaching Efficacy 

변인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 AI에 대한 교수 결과 기대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필요성 .329*** .481***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가능성 .495*** .567*** 

*** p<.001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곤지응 교수효능감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필요성(M=4.39)과 가능성(M=4.31)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중등 기술교사는 기술수업에서 인공지능교육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수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이는 고등학교에 편성된 정보교과의 진로선택 과목인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일부 기술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 코딩,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초 개념 자체가 다소 고차원적인 부분도 있어 

고등학교 수준에서 접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중등단계의 

학생들의 인공지능 소양 함양을 위해 기술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중학교/고등학교 

인공지능교육 내용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년 이상의 고경력 기술교사는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소 낮았다. 5년 이상~10년 미만 경력교사의 인공지능교육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를 AI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가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결과와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교직경력별 맞춤형 

인공지능 연수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둘째,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은 3.46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이었고, 

‘AI에 대한 교수 결과 기대’가 ‘AI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보다 높았다. 하지만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이는 기술교육에서 

인공지능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교수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공지능교육 교수행위에 대한 신념과 태도, 

가치관 등의 강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 따른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인 교수 효능’ 영역에서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결과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수효능감을 분석한 임태형 등(2022)의 연구[10]와도 일치한다.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교육부(2020)의 교육과정 일부 개정[2]에서 

고등학교 정보교과의 진로선택과목으로 추가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영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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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진다. 20년 이상의 고경력 기술교사의 전체적인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 경력교사의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AI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의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이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교직경력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응답자의 88.9%가 연수 경험 있음)이라는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후속 연구를 통해 AI 관련 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중등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은 매우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실행수준 등의 

매개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등 기술교사의 성별, 학교급별, 경력별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인식과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연수경험이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이 영향이 

있는 결과를 통해 교사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수가 필요함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기술교과의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 기술교사의 인공지능교육 실행수준 등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설계 관련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중등 기술교사가 인공지능교육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여부를 

기술교육에서의 인공지능교육 필요성과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는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교육의 영역이 인공지능 이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상호작용, 인공지능의 영향 등으로 세분화되므로, 이를 고려한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지지 수준을 심도있는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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