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AI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2023. 6.



[ 여백 ]



Ⅰ. 추진 배경 ··········································································· 1

Ⅱ. 現 디지털교과서 제도 및 한계 ········································ 3

Ⅲ.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향과 개념 ···························· 7

  1.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념 ································································································ 9 

  2. AI 디지털교과서의 데이터와 정보 제공········································································· 10 

  3.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12

  4. 기대 효과 ···················································································································· 12

Ⅳ.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 ········································· 13 

  1. 개발 교과목 및 적용 일정 ························································································· 13 

  2.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 14 

  3.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 17 

  4. AI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 19 

Ⅴ. 디지털교과서 도입 기반 조성 ····································· 20 

  1.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부여 ··············································································· 20 

  2. 단위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권 보장 ····························································· 20

  3. 디지털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및 제도 개선 ··························································· 21 

  4. 합리적인 가격체계 마련 ··························································································· 22 

  5.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 교원연수 ······································································ 23

  6. 디지털 소양 교육 강화 ······························································································· 24 

  7. 지원 체제 구축 ········································································································· 26

Ⅵ. 부처�기관별 역할 및 향후 일정(안) ································ 27  

  1. 부처�기관별 역할 ········································································································· 27 

  2. 향후 일정(안)··············································································································· 28

  붙임 1.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안) ·············································································· 29 

       2.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예시)································································· 30 

       3. 디지털 소양 관련 성취기준 및 질문 내용 체계(안) ··············································· 39 

       4.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및 기능(안)······································································ 40  

목  차



[ 여백 ]



- 1 -

추진 배경Ⅰ

  1:1 맞춤교육 가능한 디지털 기술 여건 조성

◦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맞춤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교실 환경에서 맞춤 교육은 쉽지 않은 상황

     * 교사의 일대일 지도는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지만, 모든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일대일 지도란 불가능한 일(Bloom, 1984)

◦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등 첨단 기술은 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 실현에 새로운 희망으로 대두

[ 교사의 딜레마와 에듀테크 ]

 ▲(교사의 딜레마) 선생님들은 수십 명의 학생들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꿈꾸며 
교단에 서지만,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교실 상황과 마주하며 평균 학생(중간 
수준의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치는 교사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인터랙티브 북(디지털교과서)
△지능형 비서(Alexa, Cortan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모바일 기술(교육용 앱)
△3D 프린터 기술 등

교사의 딜레마 개별 학생 맞춤 교육

평균 학생 맞춤 교육

에듀테크
(Edtech)

Want to

But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교육 구현

◦ AI 등 첨단기술(High Tech)은 그동안 객체화되었던 학습자를 다시

교육의 중심으로 옮겨 교육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 마련

- 그동안 신기술 도입 때마다 등장했던 낙관론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변화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

◦ 교사는 학생이 학습을 통해 더 많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별 학습경로와 지식수준을 이해하고,

- 이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별 성취에

맞는 개별학습을 제공하며 성장을 기록하는 역할로 탈바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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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교육은 앞선 기술의 강점을 사용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교육을

제대로 구현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으로 변화 필요

- AI 디지털교과서(High Tech)와 교사의 역할변화(High Touch)가 함께 결합

될 때 세계가 주목*하는 진정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가능

     * (영국 교육부 장관 Gillian Keegan) “AI 강국인 한국으로부터 영국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BETT UK 2023, ’23.3.30.)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교육 격차 해소

◦ 에듀테크 신기술의 도입으로 공교육에서 완전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 격차 완화 기대

[ 주요국의 디지털 교육 정책 현황 ]

미 국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사업 ConnectED 등을 통해 디지털교재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전미교재접근센터(NIMAC)를 통해 장애학생 등을 지원

호 주
교육용플랫폼 Scootle을 통해 국가교육과정 기반의 디지털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의 학습이력 관리 및 수업에 활용하며, 코스웨어 등을 활용하여 교사 지원

싱가포르

일 본

에스토니아

디지털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하여 학교와 학생 대상으로 직접 유상 공급하고, 민간 교육용 
플랫폼 ‘학습e포털’(기술표준 준수)을 통해 영어 디지털교과서 및 다양한 교육콘텐츠 무상 제공

교육부가 SLS(Student Learning Space)라는 교수학습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교육과정 기반의 
디지털교과서를 제공하고, 교사의 교안 및 평가문항 등 콘텐츠 공유를 촉진

Opiq이라는 교육용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및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하여 연간구독 형태로 서비스

◦ 최근 5년간(’17~’22) 초 중 고

사교육비는 지속 증가 추세

-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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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디지털교과서 제도 및 한계Ⅱ

 現 디지털교과서 추진 경과

◦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 발표(’07.3.6.)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13.8.13.)

     ※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를 연구학교 등에 “시범 적용”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개발 적용(안) 및 구분(안)

마련(’16.6.9.)에 따라 연차적 개발 보급(총 134종)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실감형콘텐츠) 개발 보급(’18.3월~)

     ※ (’18년) 초 사회‧과학 50종 → (’19년) 초‧중 사회‧과학 160종 → (’20년) 초‧중 

사회‧과학 268종 → (’21년) 초‧중 사회‧과학 319종

△개념 및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단계

△교과별 시범 콘텐츠(1종 개발)

△연구 산출물

△윈도우 PC 지원

△관련 연구 및 제도 정비

디지털교과서 원형개발
(2008~2013년)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3-5, 중1 사회/과학

△심의(편찬심의 검인정심사) 거친 교과서

△PC 및 모바일 지원

△연구학교 시범적용(296교) 및 효과검증

디지털교과서 시범개발
(2014~2017년)

△2015 개정 교육과정

△초 3-6, 중 1-3 사회/과학/영어, 고 영어

△심의(편찬심의 검인정심사) 거친 교과서

△윈도우 PC 지원(실감형 콘텐츠 제공)

△일반학교 확대 적용

디지털교과서 적용
(2018년~)

 現 디지털교과서 운영 현황

◦ (법적 근거 미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 부재로 법적 지위 모호

     ※ 디지털교과서는 “전자저작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제2조(정의)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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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교과) 現 디지털교과서는 초‧중‧고등학교 사회, 과학, 영어 3개

교과에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7.5개 발행사 참여 

[ 2015 개정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 현황 ]

구  분 학년군 교과 개발발행사 발행종수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11개사 44

과학 7개사 28

영어 4개사 10

중 학 교 1～3학년

사회 7개사 16

과학 5개사 14

영어 9개사 36

고등학교 1～3학년 영어 10개사 34

◦ (검정 신청 자격) 서책형교과서 검정 심사에 합격한 발행자 및 저작자

- 서책형 검정심사에 불합격한 발행자와 에듀테크 기업은 단독 참여 불가

◦ (검정 심사) 서책형교과서 검정심사에 준하여 검정기관(한국교육

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심사하여 검정합격 여부 결정

- 한 번의 검정 심사를 거친 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체제

     ※ 기술 규격 준수 여부는 기술지원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사

[ 현행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과정 ]

검정 신청

△서책형교과서 합격

발행자 또는 저작자

검정 심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사회, 영어)

△한국과학창의재단(과학)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기술심사 지원)

운영 및 수정·보완

△운영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정·보완(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수정·보완 협력(발행자)

◦ (채택방식) 단위학교에서 서책형교과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동일

발행사의 디지털교과서를 꾸러미(bundle)로 배정

◦ (가격산정) 과목별 기준에 따라 콘텐츠별 개발단가 및 총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개발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

미래형 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와 대등한 

지위의 교과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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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디지털교과서 성과 및 한계

◦ (성과) 영상자료, AR VR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역량 향상* 등에 기여

-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통해 선생님과 상호작용 증가, 친구들과

의사소통 활성화, 협력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

     *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역량(문제해결능력, 협업능력, 학습동기 등) 향상, 교육 격차 
해소, 수업 분위기 변화 등에서 긍정 평가(KERIS, 2020)

◦ (한계) 디지털교과서는 고정된 서책형 콘텐츠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서책형과 차별성 부족, 낮은 활용도 등은 한계

-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디지털교과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2022년 기준 디지털교과서 뷰어 접속 학생 비율(KERIS): 

(초등 3～6학년) 13.1%, (중학교) 15.2%, (고등학교) 8.7%

◦ (시사점) 서책형 교과서와 차별성, 학생의 학습 속도 등을 고려한

맞춤 콘텐츠 제공, 양질의 교과서 개발 여건 조성 등 필요

△서책형 교과서와 내용 차별성 부족

  ※ (교사) 내용 재구성 불가

△학생 맞춤 학습이 불가능한 구조

  ※ 동일한 내용을 모든 학생이 학습

△서책형 교과서의 꾸러미(bundle)

  ※ (가격) 개발비 보전형

△학습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체제 미비

  ※ 개인별 일부 학습데이터 관리 수준

△서책형 교과서와 차별화 필요

  ※ 내용 재구성 가능하도록 제작

△학생별 맞춤 콘텐츠 제공 필요

  ※ 학생별로 다른 학습경로 제공

△디지털교과서 선택권 보장 필요

  ※ 질향상을 위한 가격정책 개선

△학생별 데이터 체계적 누적 관리 필요

  ※ 데이터 축적 및 분석 체계 마련

한계 시사점

[차별성]

[학생 맞춤]

[선정 및 공급]

[데이터 관리]

現 디지털교과서 한계와 시사점

발전된 AI 기술과 데이터 과학을 적용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교육 실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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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ett Show를 통해 바라본 영국 에듀테크 생태계의 시사점

 Bett Show 개요

◦ (행사명) 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BETT) UK 2023

△ ’85.1월 첫 개최 후 매년 진행되는 연례 전시회로 영국 런던(ExCeL Center)에서 개최
△ 전 세계 에듀테크 기업이 참석하여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정보를 교류하며, 매해 주요 

교육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도 함께 진행하여 글로벌 에듀테크 트렌드 제시

BETT Show 개요

◦ (규모) 150개국 30,000명 참가자, 600개 이상 기업 전시

◦ (테마) Reconnect, Reimagine, Renew

- △교육 생태계와 다시 연결되고 △교육 분야에서 기술의 잠재력을 

다시 상상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에의 기여를 새로이 시작하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의 시사점

◦ (공교육과 에듀테크) 공교육 현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 체험

- 가정학습 중심 에듀테크(국내 사교육 시장의 접근방식)에서 공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로의 발전 방안 탐색

◦ (정부의 역할) 민관협력 생태계 주도의 대표적 모델인 영국 사례를

통해 에듀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모색

- 영국은 에듀테크 활성화 전략(’19년)을 통해 수요자(교육기관 학습자)와

공급자(기업) 간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이에 기반한 정책 사업 추진

     ※ (정부 역할 예시) 영국 교육부는 영국교육기자재협회(BESA) 지원을 통해 에듀테크 오픈 

플랫폼 LendED를 구축, 학교는 이를 통해 검증된 상품을 구매 전 체험하고 후기 공유

◦ (교원 역량 개발) 교원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연수

프로그램 탐방, 교사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PD) 논의 참여

-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연수 체제 변화 필요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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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향과 개념Ⅲ

비전
Vision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Education For All

추진

방향
Direction

A
Artificial

I
Intelligence

D
Digital

T
Textbook

 Adaptive Learning(맞춤 학습)
 학습자의 특성(수준, 속도 등)을 고려한 맞춤 학습경험 제공

 Interesting & Immersion(흥미와 몰입)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학습경험 제공

 Diversity & Data-driven(다양성과 데이터 기반)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경험 제공

 High Technology(첨단 기술 적용)
 생성형 AI, VR, AR, MR,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학습경험 제공

추진

내용
High Touch

High Tech

슬로건
Slogan

교육을 새로고침, 나답게 배운다 Refreshing Education

학  생

자기 이해

교  사 학 부 모

AI 튜터
(맞춤 학습)

자기주도 학습

협력 학습

사회정서 학습

코칭

AI 디지털교과서
(학습분석)

학생 이해 자녀 이해

데이터
축  적

학습
정보

자녀 
학습 코칭

AI
보조교사

수업
설계

하이터치

유대감

마음 건강

진로 소통

정서-학습-진로 소통, 교육 신뢰

하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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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개발 3원칙

   인간 존엄성을 위한 교육

교육당국과 전문기관,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등은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삶을 위한 교육을 기획한다.

◦ 교육관계자는 신기술에 공존하는 위험과 기회를 바르게 인식

하고,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다움과 기본 권리를 강조한 

교육을 설계해야 함

◦ 신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교육당사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주도적으로 활용 제어하게 해야 함

  평등한 학습 기회 보장

모든 아이들이 언어, 장애, 지역, 계층 등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신기술에 접근하고, 맞춤 교육기회를 갖도록 설계한다. 

◦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모든 아이들이 AI 디지털교과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교육의 획일화를 지양하고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춤 교육을 제

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교사의 전문성 존중

모든 아이들은 신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능력이 있으며, 교사가 

이를 관찰하고 지지하도록 인공지능은 교사의 수업준비, 평가기록 등의 시간을 

절약한다.

◦ 학생의 고유한 능력을 발견함에 있어, 기술에만 과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수자 고유의 전문성이 효과적으로 발

휘될 수 있도록 교수자를 보조하고 지원해야 함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22.8월 발표)을 AI 디지털교과서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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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념

◦ (정의)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

◦ 주요 특징

- ①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Learning Analytics)

- ②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

- ③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Human-centered Design)

◦ (핵심 서비스) AI 디지털교과서에는 다음 핵심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

 [ 학생 ]

 ① 학습 진단 및 분석  

 ② 학생별 최적의 학습경로 및 콘텐츠 추천

 ③ 맞춤형 학습지원(AI 튜터)

 [ 교사 ]

 ④ 수업설계와 맞춤 처방 지원(AI 보조교사)

 ⑤ 콘텐츠 재구성·추가  

 ⑥ 학생 학습이력 등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

 [ 공통(학생 �교사 �학부모) ]

 ⑦ 대시보드를 통한 학생의 학습데이터 분석 제공

 ⑧ 교육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 간 소통 지원

 ⑨ 통합 로그인

 ⑩ 쉽고 편리한 UI/UX 구성 및 접근성 보장(보편적 학습 설계:UDL, 다국어 지원 등)

AI 디지털교과서 핵심 서비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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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I 디지털교과서의 데이터와 정보 제공

◦ (데이터) 학생 개인의 특성 및 학업성취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습

행태를 포괄하는 메타인지 데이터*, 학업 흥미 데이터를 수집 분석

     * 학생의 인지 및 학습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학습데이터

[ AI 디지털교과서에서 수집하는 기본적인 데이터(예시) ]

개인 특성 학업 성취 메타 인지 학업 흥미

학적 정보
(학년, 학급)

사회‧문화적 배경
(지역, 성별, 기타 
설문조사) 

정서 및 심리
(좋아요, 기타 설문조사) 

단원 이해도
(단원별 진단평가 
결과 분석)

 

학습 진도율
(학습콘텐츠 활용률)

학습 패턴
(학습 시간, 규칙성) 

문제 풀이 패턴
(풀이 수, 정오답)

학습 준비 
(사전 학습, 과제 제출)

학습 지속
(추가 학습, 오답 재풀이)

학습 적극성
(고난이도 문제 비율, 
추가 학습)

주제별 선호도
(학습 시간, 스킵 여부)

학습 집중도
(로그인 중 활동 시간)

◦ (정보 제공) 학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 주체의 역할에 맞게

대시보드에 제공하여, 교육주체 간 객관적 정보에 기반 한 소통 활성화

- (학생) 개인별 학습 현황, 본인의 성취 수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 및 과제 등을 추천

     [ 학생용 대시보드 화면(예시) ]

3학년1반
장주영

3 돌아보기
 학습 참여도
 학습 수행도

1 나답게
 나만의
학습목표

2 배운다
 기본UP
 실력UP
 자신감UP

이렇게 해봐요!

주영이는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 + (한 자리수)는 정답률이 92%로 잘해요. 
(두 자리 수) - (두 자리 수)는 ‘받아내림’을 이해하면, 정답률이 현재 55%에서 80%로 향상될 거예요.  
  ▶ 선생님 피드백 보기

학업 성취 | 단원: 3. 덧셈과 뺄셈

선수학습 성취도: (몇)+(몇)=(십 몇), (십 몇)-(몇)= (몇)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하기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 수) - (두 자리 수)

학습 분석 | 학습패턴(시간, 집중도)

5.1(월) 5.2(화)  5.3(수)  5.4(목) 5.5(금)

참여도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하기

세 수의 계산하기

맞춤 학습 |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콘텐츠를 살펴봐요!

선생님이 주신 미션별 성공률 지난 주보다 향상됐어요 △ 이어 배우기

3. 덧셈과 뺄셈(5차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하기

   성취율: 78% / 기한: 5.4(목)

AI에게
물어보기

사전 찾기

토론
참여하기

다문화 
번역기

선생님께
질문하기

상담하기

학습 도구

학습자 주도성

수행도 학습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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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학생의 학업 참여도, 과목별 학업성취, 교과 흥미 현황,

자녀 지도에 필요한 사항

   [ 학부모용 대시보드 화면(예시) ]

Home

학습목표

학습현황

피드백

설정

영어 대화에 
능숙해요

“우진이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영어 말하기 심화학습으로 추천한 미션을 이수해서 지난 달 
88%에서 95%로 실력이 향상됐어요. 읽기 보충학습 과제는 이수율이 
현재 40%라, 읽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어휘 20문항을 스피드퀴즈 
미션으로 추천했어요. 이번 미션을 수행하면 읽기 성취율이 15% 향상될 

거예요. 어휘 암기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세요.”    정 우 진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별 분석

영역을 선택하면 세부 성취도,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②읽기 효능감 미션

어휘 스피드퀴즈 20

영어 대화에 능숙한 학생의 진학, 진로 추천

상담신청 직업계열 진학정보 필요 능력

학습 성장 현황

이번달의 우진

지난달의 우진

우진이가 지난달보다 평균 22점 향상 되었습니다

①읽기 보충학습 과제

과제 4개/10개 작성
정서·행동

진로·진학

- (교사) 학급별 / 학생별 학업 참여도, 학업성취, 교과 흥미 현황,

학생별 지원 필요사항

  [ 교사용 대시보드 화면(예시) ]

학급(과목)

학생별
인사이트
 학습
 행동
 진로

학생별
코칭․상담

수업
 사전진단문항
 수업설계
 평가문항생성
 성취도분석
 수업효과분석

학습 성취도 분석

성취도 하락세 학생 그룹
학생별 행동 분석

성취도 상승세 학생 그룹
학생별 행동 분석

느린 학생 그룹
학생별 추천 기초학습 과제

빠른 학생 그룹
학생별 추천 심화 과제

학습성취 추이(1개월) 기간 설정

2023.5월 1주 2023.5월 2주 2023.5월 3주 2023.5월 4주

수업 참여도

응답률 반응 시간 협력활동 참여

75%85%
 2분3분  8회5회

3-1 이지은

학습 수행도

과제
제출

과제제출
소요시간

수행
수준

지은

평균

학생 주도성 평가 | 주도성 향상을 위한 코칭 및 상담 방법, 내용제안

“최근 1개월 간 영어 독해 형성평가 정답률이 15%p 낮아진 이유는 여행, 음식 주제의 어휘가 부족하고, to부정사 

활용 부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학습효능감을 높여주는 미션 추천

△ 지은 학생의 학습효능감을 높이는 어휘 문항 15개

△ to 부정사 개념 이해 동영상

선생님 코칭 내용 |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주세요

“선생님 의견을 
입력해 주세요”

(D/B 분석) 이전 모둠 

대비 상호작용 횟수 5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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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touch High-tech) 교육

◦ (맞춤 학습환경 조성)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학업 흥미에 맞는

목표와 과제 부여, 느린 학습자를 위한 추가 학습과 동기 부여 등

◦ (수업혁신) 학급별 학습 준비도나 단원별 흥미를 고려하여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학습 등 수업 방식 및 수준 설계

◦ (사회 정서적 지도) 학생의 학업 참여도 및 학업 흥미도 추이 등을

관찰하여 특이점 발견 시 정서 상담과 데이터 고려한 진로상담 실시

◦ (평가) 데이터에 기반한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록 지원

 4. 기대 효과

◦ 학생은 최적화된 맞춤 학습 콘텐츠로 배우고,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현장으로의 변화

△ 아이가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과 강점, 약점 파악

△ 아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 내 아이에 맞는 정서적 지지, 격려

△ 진로 탐색, 설계에 

아이 활동 정보 참고

△ 학습 이해도에 맞는 학습

△ 자아존중감 향상

△ 내재적 학습 동기 향상

△ 더 많은 학생이 학습 ‘성공 경험’

△ 가정과 학교에서 이해받는 

‘나’로 소속감 향상

△ 학생별 학습경로와 지식수준 이해

△ 데이터 기반 참여형 수업 설계

  ※ 토론, 협력, 프로젝트 학습

△ AI보조교사의 활동분석을 참고하여 평가

△ 학생별 성취에 맞는 개별학습 제공

△ 데이터 기반 학생 성장 기록

학  생교  사 학 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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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Ⅳ

 1. 개발 교과목 및 적용 일정

◦ (개발 교과목)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를 우선 도입하고

- 국어, 사회, 과학, 기술 가정 등 과목 도입을 목표로 ’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추진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과목 및 적용일정(안) ]

 적용 연도

학교급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등
학교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어 국어, 수학 수학 -

공통교육과정

수학, 영어,
정보

수학, 영어,
정보

- -

-
국어, 사회,
과학

국어, 사회,
과학

-

중학교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생활영어 정보통신활용

공통교육과정

수학, 영어,
정보

수학, 영어,
정보

수학, 영어,
정보

-

- 국어, 과학 국어, 과학 국어, 과학

- 기술 가정 사회, 역사 -

고등
학교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 생활영어 정보통신활용

공통교육과정
공통수학,

공통영어, 정보

공통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

△ 발행사의 개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 연도별(‘24~’27) 신규 개발 과목(국어, 역사, 

기술·가정)과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풍부한 기존 과목(사회, 과학, 영어)의 비중 고려

△ 초등 정보는 정부부처 협업교과서*로 개발하고, 특수교육 교과(국어‧수학‧생활영어‧정보

통신활용)는 국정으로 개발

   * 정부부처와 현장의 교과연구회가 보유한 전문성과 최신 정보를 활용하여 함께 만드는 
교과서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교과서

△ 학생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 1~2학년군과 심미적 감성, 사회‧정서능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과목(도덕, 음악, 미술, 체육)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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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개발 방향

◦ (개발 방향)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을 목표로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UI/UX*를 설계

     * (User Interface/User Experience) 서비스 사용자가 마주하는 디자인 및 종합적인 경험을 의미

- 교육공동체(학생, 교원, 학부모 등)가 직접 참여*해 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디자인(안)을 제안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훈련 개발시, 당사국은 모든 아동 참여시켜, 견해에 합당한 비중 두어야 함

   [ 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 워크숍 절차(안) ]

요구발견

△주제 관련
숨겨진 요구는?

△조사 준비, 관찰,
인터뷰 활용

△교육공동체의
숨겨진 요구 도출

핵심

질문

문제정의

△집중해야 할
진짜 문제는?

△교사/학생
경험지도 만들기

△문제점 분석 및
방향 수립

아이디어 발전 실행전략 주체별 실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워크숍
시나리오 구상

△아이디어 내용,
개념 정리

△실현 가능한
실행 전략은?

△정책 추진
시나리오

△주체별 전략 및
실행가능성 검토

△개발, 심사, 사용
주체별 역할은?

△비전-실천 긴밀성
피드백·개선

△제작가이드라인
반영

수행

활동

수행

결과

     ※ 행정절차법 제52조 국민참여 규정에 따른 국민디자인단 매뉴얼(발견-정의-발전-전달) 참고, 
각 단계별 수행활동은 사용자 경험(UX) 분석 및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도구 활용

     ※ 현장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진에 현장교사 반드시 포함하고, 
개발과정에서 사용자(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학생) 학생맞춤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습분석 결과에 따라 보충�

심화학습 등 흥미와 학습동기 부여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

     * 학습자간 활발한 상호작용, 학습자의 학습목표 등을 고려한 AI의 학습 콘텐츠 추천, 
학습자의 기본개념 이해 및 활용 등 학습자 주체성이 보장(UNESCO, 2021)될 수 있도록 개발

- (교사) 교사의 수업 설계에 따라 콘텐츠 재구성·추가와 학습 상황 및 

감정 모니터링 등 교사를 위한 학습 관리 기능 등도 포함하여 개발

     ※ 콘텐츠 재구성 기능 및 교사용 콘텐츠 제공, 수업시간 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 관리를 위한 기기 간 연동 기능 등은 교사 계정으로 접속 시 자동 활성화

◦ (개발범위)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 분석 결과에 따라 

보충학습(느린 학습자)
*과 심화학습(빠른 학습자)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 느린 학습자에게는 학생의 학습수준에 맞는 기본개념 중심 콘텐츠 추천하고, 
필요한 경우 학습결손을 해소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
(학습분석 결과 등을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제공하여 기초학력 보장 지원)

    ** 해당 교육과정의 기본 학습내용을 충분히 소화한 학생에게는 토론, 논술 
과제 등 심화학습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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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창안

EVALUATE 평가

ANALYZE 분석

APPLY 적용

REMEMBER 기억

UNDERSTAND 이해
학습

완료

학습결손

내용 제공

OK

YES

NO

(출처) 블룸의 신교육목표분류(Bloom’s New Taxonomy)

학습

완료

심화학습

내용 제공

◦ (접근성 보장)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교원 등의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보편적 학습 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적용

- 다문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번역 API를 적용할 수 

있는 학습영역과 기능부터 다국어 서비스 지원

     * ’22년 4월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03,695명으로 이 중 73%가 일반학교에 재학

△화면해설(시각장애) 자막(청각장애)기능 등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의 호환성

확보를 통해 접근성 제고

    ** ’22년 기준 초‧중‧고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총 168,645명

△수동 적용이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 요소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적용

 개발 방식

◦ (개발형식) 교과서 콘텐츠 재구성 등 다양한 기능 구현 및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 웹 표준(HTML 등) 기반으로 개발하되,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SaaS) 기반으로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구축

     ※ 구체적인 개발 형식은 향후 개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발표(’23.8월)

◦ (학습데이터 분석 지원) 디지털교과서에서 수집되는 학습데이터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학습데이터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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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데이터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데이터와 연계하고, 국가

학업성취도 등 다양한 평가 결과와 연계 분석 가능하도록 설계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구조(안)

    ※ 국가‧지역단위 학습분석 결과 제공 등을 통해 교육청의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학습데이터 공유 등 향후 시도교육청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 지원

    ※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구조는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 및 가이드라인에 포함 예정

 개발 지원

◦ (AI 학습용 데이터세트 제공) AI의 맞춤학습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세트(Data Set)을 개발하여 제공

- ‘AI 똑똑수학’ 등 기존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과기부*와 협력해 AI 디지털교과서 고도화용 데이터세트 개발 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분야 지능화 서비스 확산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1,300종)을 추진 중(’23년에는 교육 분야와 관련된 4개 사업 추진)

구 분 분 야 데이터(종) 예산(억원)

1 진로문장완성검사 텍스트 데이터 1 17
2 학습태도 및 성향 관찰 데이터 1 17
3 수학 문제 데이터 2 34
4 공적 말하기 실습 및 평가 데이터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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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활용콘텐츠 발굴·제공) 평가문항, 실감형 콘텐츠 등 양질의

콘텐츠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

- 향후 개발교과 확대 등을 고려해 정부 및 관계기관이 개발 소유한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발굴하여 개발사에 제공 추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콘텐츠를 모듈화하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추진

[ 공동 제공 가능 콘텐츠 예시(안) ]
구분 서비스명 주요내용 운영기관

수학

애스크매스 수학학습 진단 및 학습자료 제공
한국과학창의재단

알지오매스 대수 및 기하 실습체험 지원
똑똑!수학탐험대 수학학습 진단 및 수업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BS Math 초중고 수학학습 콘텐츠 제공 EBS

영어
EBS e 교과서영어, 영단어 학습 지원 EBS

AI 펭톡 영어 말하기 학습 지원 EBS

정보
EBS 이솝 온라인 수준별 SW교육 지원 EBS

SW중심사회 SW·AI 동향 및 교육자료 제공 한국과학창의재단

    ※ 기존 디지털교과서(영어, 사회, 과학)에 탑재된 콘텐츠를 모듈화하여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활용하거나, 관련 교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3.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 (구분 고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과에 대하여 학교급‧학년별로

국·검정으로 구분하여 고시(’23.8월)

[ 2022 개정교육과정 AI 디지털교과서 구분고시(안) ]

초등학교
구 분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

국정 특수교육 국어 - 특수교육 수학 - -
검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중학교

구 분
교과(군)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

가정/정보 영어 선택(특수교육)

국정  생활영어, 
정보통신활용

검정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영어

고등학교

구분
교과(군)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 과학 기술·가정

/정보 선택(특수교육)

국정 생활영어, 
정보통신활용

검정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 정보*, 

기술‧가정

△ 정보교과의 서책형교과서는 인정도서(제주도교육청)로 구분(’22.12월 고시) 하였으나,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청의 심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정’으로 구분

△ 17개 시·도교육청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23.8월에 구분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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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공고) AI 디지털교과서 편찬 방향,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 등*을 포함해 검정 실시 공고(’23.8월)

     ※ (검정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 과학 이외 과목),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 과학)

     * 검정 실시 공고에 포함 사항(예정)

△ 검정 실시 공고문

△ 학교급별 편찬 방향(안)

△ 학교급별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안)

△ 학교급별 공통 검정 기준(안)

△ 교과(군)별 편찬상의 유의점(안)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은 별도 배포

◦ (개발 가이드라인) AI 디지털교과서 품질 제고를 통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내(’23.8월)

- 발행사의 원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을 위해 개발표준 및 절차 

등을 제시하되, 최소한의 가이드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

◦ (개요) AI 기반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 목적, 주요 서비스*등 안내
* 디지털교과서 정책 안내, 용어 정의, 디지털교과서 서비스구성및 주요 내용 등

◦ (개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 주요 기능 및 개발 방법 안내

- 통합인증 체계, 진단 및 평가, AI 튜터, 대시보드, 교과별 기능 등 AI 기반 

디지털교과서 핵심 기능 개발 내용

- 학습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 및 조회를 위한 데이터 표준 

- 콘텐츠 유형, 서비스 유형, 교육과정 표준체계, LTI 등 콘텐츠 및 서비스 표준

- 프레임워크, 컴포넌트, 웹접근성 등 UI/UX

◦ (운영 및 품질관리) AI 기반 디지털교과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품질향

상을 위한 운영 방법 및 품질관리 안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학습자 지원 및 사용자 교육 등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서비스 적용 및 테스트, 심의 기준 및 절차 등 품질관리
※ 테스트 플랫폼 활용 가이드, 기술 심사, 상시 모니터링 절차 등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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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I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수정�보완 및 환류

◦ (수정·보완 체계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즉시 검토·승인해 교과서에 반영

수정�보완 필요사항 

발굴�접수

수정�보완 사항

등록 및 승인요청
전문가 검토

수정�보완 사항

승인

수정�보완 사항

반영

발행사 발행사 교육부 �전문기관 교육부 발행사

◦ (정책모니터링 및 환류) AI 디지털교과서 교사 모니터링단(신설)*, 예비

교원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책에 환류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후 사용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교과별 1종의 교과서 당 
10명(국정은 50명)으로 C.O.N.N.E.C.T 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25년~)

     ※ (C.O.N.N.E.C.T 교사단) Cooperative Teachers New Network for AI in Education/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연결되고 뿌리내리도록 돕는 교사들의 모임

[ C.O.N.N.E.C.T 교사단(AI 디지털교과서 모니터링단) 운영개요(안) ]

교과(군)

교원
예비

교원
비 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3~4학년) (1학년)

수 학 10 × 9종=90명 10×10종=100명 10× 7종= 70명 260명 150명

영 어 10 × 7종=70명 10×11종=110명 10×10종=100명 280명 150명

정 보 10 × 1종=10명 10×16종=160명 10×12종=120명 290명 150명
특수교육국어 1종×50명=50명 - - 50명 50명 국정

합계 270명 370명 290명 880명 500명

     ※ C.O.N.N.E.C.T 교사단 규모는 서책형 교과서 출원예정 신청발행사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완료 후 규모 확정

◦ (단·중·장기 분석연구) AI 디지털교과서 운영 결과 데이터를 학교급별,

교과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 AI 디지털교과서 활용데이터 분석 결과를 과목 확대, 기능개선

(upgrade) 정책 마련 등 정책에 환류하여 활용

- 1년 단위 연구와 함께 3년, 5년, 10년 등 종단연구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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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과서 도입 기반 조성Ⅴ

개선(After)

△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 단위 학교 선정권 보장
※ 검정 심사 시기 조정(8월말 합격공고)

△ 검정 신청 자격 확대
※ 에듀테크 기업 등 참여 보장

△ 특성을 반영해 검정 심사 개선
※ 검정 + 실시간 수정․보완(기술 심사)

△ 구독형으로 가격 체계 개선
※ 양질의 디지털교과서 개발 여건 보장

[ 법적 지위 ]

[ 선정권 ]

[ 출원 자격 ]

[ 검정 심사 ]

[ 가격 체계]

△ 법적 지위 불명확
※ 전자저작물의 한 형태 규정

△ 디지털교과서 선정 불가
※ 서책형 교과서의 꾸러미(Bundle) 형태

△ 검정 신청 자격 한정
※ 발행자(저작자)로 제한

△ 서책형 검정 심사와 유사
※ 1회 검정심사 후 수정·보완

△ 보전제의 가격 체계
※ 양질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장애

현행(Before)

 1.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부여

◦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등「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교과서 지위를 명문화하고,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 추진 예정

- 디지털교과서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검정

심사 기관(기술영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검정교과 추가 근거 마련 검토

 2. 단위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권 보장

◦ 서책형교과서와 별개로 양질의 디지털교과서를 비교·선정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권한을 보장

     ※ (참고) 교과서 선정 예시

발행사 AK 초등학교
선정 교과서

V 발행사 A

발행사 B V 발행사 B

발행사 C V 발행사 C

L 초등학교
선정 교과서

M 초등학교
선정 교과서

발행사 A V 발행사 A

발행사 B 발행사 B

발행사 C 발행사 C

V

V

V

V

V

P 초등학교
선정 교과서

Q 초등학교
선정 교과서

[범례] 서책형교과서 디지털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 V 선정 불가선정 가능

(기존) 디지털교과서 선정 방식(꾸러미형) (개선)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방식(독립형)

△(꾸러미형) 서책형 교과서를 선택하면 동일 발행사의 디지털교과서가 자동으로 배정
△(독립형)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를 각기 독립적으로 선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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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지털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및 제도 개선

◦ (검정 신청 요건) 교육 관련 도서 출판 경력이 있는 발행사

- 다만, 발행사는 필요에 따라 AI 등 기술력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과 

컨소시엄(consortium)을 맺어 공동으로 참여 가능(1:1, 1:n 협력 가능)

     ※ 발행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에듀테크 기업은 
향후 단독 출원 자격 부여(’29년～)

[ 2025년 적용 수학·영어·정보 교과 출원 예정 신청 현황 ]

교과(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비 고

수 학 8발행사(9종) 9발행사(10종) 6발행사(7종) 高 공통수학 1,2

영 어 5발행사(7종) 8발행사(11종) 7발행사(10종) 高 공통영어 1,2

정 보 - 16발행사(16종) 12발행사(12종)

합 계 22개 발행사(82종)

◦ (검정 제도 개선) 학습분석 등 에듀테크 기술의 접목을 고려해 

교과별 내용 심사와 기술 심사(운영심사 포함)로 심사체제를 이원화

-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신기술 출현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기능개선(upgrade)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보완’* 실시

    * 시스템 보완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정 심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완 승인하고,
시스템 보완의 범위와 한계는 추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발표

구 분
내용 심사 기술 심사

비 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한국과학창의재단
(KOFAC)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담당 교과 영어, 정보 수학 전과목

역할 내용, 콘텐츠 심사 기술 심사

[ ’25년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체제(안) ]

    ※ 디지털교과서의 내용요소 심사를 (1차) ‘자체검정 결과서’ 심사 → (2차) 심의위원 내용 

심사로 구성하고, 기술 심사를 병행하여 내용 및 기능 오류 최소화

    ※ (참고) 디지털교과서 검정구조(안)

현행

개선

검정 심사 정기 수정·보완

검정 심사 실시간 내용 수정·보완 ※ 필요시 디지털 기반 기술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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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적합성 검토실시) 현장보급 전에 교과서 기능 및 서비스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현장교사 중심으로 현장적합성 검토(6개월 내외) 실시

    ※ 국립학교‧시범교육청‧디지털선도학교 교사 및 T.O.U.C.H 교사단 등을 활용하고, 내용

뿐만 아니라 수업설계 및 활용 가능성 등 입체적인 현장 적합성 검토 실시

[ AI 디지털교과서 현장적합성 검토 대상 및 규모(안) ]

구 분 규 모(안) 비 고

국립학교 △초등학교(17교) △중학교(19교) △고등학교(19교) 45교

디지털선도학교
총300개교 내외(’23)

※ ’24년도 총 700개교 내외로 확대 예정

T.O.U.C.H 교사단
총 400명 내외(’23)

※ ’24년도 총 800명 내외로 확대 예정

 4. 합리적인 가격체계 마련

◦ 양질의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한 가격체계 마련

- 기존의 개발비 보전방식은 양질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및 전문가의 지적을 고려해 구독형*으로 가격체계** 개편

   [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산정 절차도(안) ]

발행사

+ 에듀테크

 개발비용 산출

 = 콘텐츠 개발비 + AI 시스템

개발비 + 클라우드 운영비

+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희망 구독료 산정

= 총개발비 ÷ N년(예상 활용 연수)

예상 구독 학생수*

  * 약40만명(학년당 학생수) ÷ 발행자수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개발비용 산출

(정책연구 추진)

교과별·발행사별

권장 구독료 산정

가격
협상

     * (구독형)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가 많은 수익을 회수하는 체제로, 

최초 도입 때(’25년)는 참여 촉진을 위해 ‘변형된 구독형’을 한시 적용하는 방안 고려

△(변형된 구독형 예시) 발행사별선정률에따른구독료(100-α%) + 참여발행사이익균등배분(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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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교과서 가격체계

△(개발비 보전방식) 콘텐츠 개발 단가 및 기준을 제시하고 과목별 특성, 총용량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최대 인정수량 등 상한을 정해 소요된 개발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

△(구독형)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을 토대로 교과서의 단가를

정하고, 구독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5.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 교원연수

◦ (집중 연수) ‘25. 3월 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목(영어 수학

정보) 교사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연수 실시

     ※ (‘23.下)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목 대상 교원의 30% → (’24.上) 60% → (’24.下) 100%

- ’26~’28년에 적용 예정인 교과목 담당 교원에 대해서도 교과목

적용 일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연수 추진

◦ (연수 방향) 교사 맞춤 연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사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운영

- 대학과 민간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협력 연수생태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연수를 위해 시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

◦ (연수 방식) T.O.U.C.H 교사단의 동료연수를 포함하고, 액션러닝,

실기·실습, 토론 등 참여자 중심의 실전형 연수 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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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디지털 소양 교육 강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디지털 소양 반영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 과목별 교육과정을 통해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이 함양될 수 있도록 강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내용 특성에 적합한 교구나 공학 도구를 선택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도모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상 디지털 소양 반영 예시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서 개발 지원

◦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 디지털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초등 정보교과서*를 AI 디지털교과서 전용교과서로 개발 추진

     *  초등 정보 3‧4학년군(’25년), 5‧6학년군(’26년) 대상으로 정부부처 협업교과서로 개발

    ※ 디지털기기, 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이해와 실습 등 

디지털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내용요소로 구성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디지털 소양을 길러주는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연수, 워크숍 및 포럼 개최(~’27년)

 초등학생 디지털 소양교육 강화

◦ 초등학생 때부터 디지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 국어, 도덕

교과서(3~6학년)에 12개의 디지털 소양 특화 단원 개발

- 교과 간 칸막이 허물고 디지털 소양교육과 질문 능력 계발 교육의 

위계적인 수행 체계 구성

[ 디지털 소양 특화 단원 구성(안) ]

학년
국어(8개 단원)

도덕(4개 단원)
1학기 2학기

3 자료 탐색 질문 능력 계발 정보통신윤리
4 자료 제작 소통 윤리 질문 능력 계발

5 정보검색+질문 신뢰성 평가+질문 인간과 AI로봇 간 관계 형성

6 수용자 고려한 제작 매체 이용 성찰 질문 능력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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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디지털 소양 교육 관련 법령·교육과정 및 현황

 관련 법령 �국제협약

◦「원격교육기본법」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에듀테크와 디지털 소양의 균형 잡힌 교육 설계 준수

     *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활용접근, △이해․비판, △사회 참여, △민주적 소통 교육 실시

   [ 에듀테크와 디지털 소양의 균형 잡힌 교육 개요도(안) ]

인프라 기기, 망, 데이터센터

플랫폼

S/W

 AI 디지털교과서 공공학습데이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기초소양  디지털 소양 특화 단원 개발

플랫폼  서책형교과서

법/협약  원격교육기본법(제10조), 유엔아동권리협약(’21)

교사 학생데이터 기반 맞춤학습 비판적 질문, 정보평가, 윤리

디지털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아이들 삶을 위한 교육 설계

 2022 개정 교육과정

◦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보 분별 능력과 교육기회 미비(OECD, ’21) → 새 교육

과정이 강조한 ‘기초소양(언어․수리․디지털 소양)’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

   [ OECD 주요국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 ]

사실과 의견을 식별할 줄 아는 능력

영국

미국

케나다

호주
덴마크

싱가포르

대만
멕시코

일본

스웨덴

뉴질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홍콩

벨기에

포르투칼

그리스

프랑스

콜롬비아

브라질

한국

학교에서 정보의 주관성과 편향성 교육 받은 비율

OECD 평균 47%

OECD 평균 54%

△사실·의견 판단 우수

△디지털 교육기회 미비

△사실·의견 판단 우수

△디지털 교육기회 우수

△사실·의견 판단 미비

△디지털 교육기회 미비

△사실·의견 판단 미비

△디지털 교육기회 우수

30            40           50           60           70           80           90       (%)100

(%)

80

60

40

20

(출처) OECD PISA 2018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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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원 체제 구축

◦ (협업 지원)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을 위해 교과서 

발행사와 AI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의 소통의 장 마련

- 매년 AI 디지털교과서 매칭데이* 개최를 통해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소통하고 협력적 동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 소개, 매칭테이블 등을 운영(’23년, 총 3회 개최)

     ※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만남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상설 매칭의 

기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 (개발자 연수 운영)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 등 교과서 개발 관계자

대상 연수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방향 등 정책 비전 공유

◦ (지원체계 구축)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AI 디지털교과서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AI 디지털교과서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상황 대응

-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발행사에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범부처 협업) 개발사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을 위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사업* 공동 추진

     * ｢K-클라우드 교육 SaaS 트랙｣ 사업을 통해 SaaS 기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

[ AI 디지털교과서 거버넌스(안) ]

발행사 + EDTech

…

발행사 + EDTech

교육정보원
시·도교육청
(전담 부서, 전담자)

…단위 학교 단위학교

전담자 지정

전담자 지정

전담자 지정

AI 디지털교과서 

통합지원센터

검정

심사기관

수정·보완

전담기관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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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기관별 역할 및 향후 일정(안)Ⅵ

1 부처·기관별 역할

 교육부 및 관계 부처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정책추진 총괄, 정책 평가 및 환류 등

◦ (과기부) 클라우드(SaaS) 기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합지원센터 운영,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 검정

심사(기술 검정) 및 수정·보완,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등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교과(국어 수학 생활영어 정보통신활용)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AI 디지털교과서에 보편적 학습설계** 적용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AI 맞춤형 학습 제공  ** UDL(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관계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I 디지털교과서 담당교과 검정 심사 추진

◦ (한국과학창의재단) AI 디지털교과서 담당교과 검정 심사 추진

◦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발행사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여건 마련 등

◦ (한국정보교육학회) 초등 정보교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

◦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 기업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 (시·도교육청) 전담부서 지정 및 AI 디지털교과서 운영체제 구축 및 지원

◦ (단위학교) 전담자 지정 및 AI 디지털교과서 운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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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일정(안)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1월 2월 3월

’24년 ’25년

4월 5월

검정공고

서책 교과서 개발 서책 교과서 검정 심사 전시 인쇄 & 공급

본심사 발표출원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검정심사 ★ 현장적합성 검토

합격공고

합격공고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 검정공고

서책형
교과서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일정

현장
적용

현장
적용

DT 전시

디자인 워크숍

   ※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현장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준비

◦ (기본계획 수립) AI 디지털교과서 기본계획 수립(~’23.5월)

◦ (구분 고시) 개발 과목에 대한 국정·검정 구분(’23.8월)

◦ (검정 공고) 검정 실시 계획을 공고(평가원, 창의재단)(’23.8월)

◦ (개발 가이드라인 안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23.8월)

 개발 및 심사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발행사(+에듀테크 기업) (~’24.5월)

     ※ (’26년 적용 교과서) ～’25.5월, (’27년 적용 교과서) ～’26.5월 (’28년 적용 교과서) ～’27.5월

◦ (검정 심사 및 합격공고) 평가원 및 창의재단 (~’24.8월)

     ※ (’26년 적용 교과서) ～’25.8월, (’27년 적용 교과서) ～’26.8월, (’28년 적용 교과서) ～’27.8월

 현장 적용 준비 및 적용

◦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24.9월~10월)

◦ (현장적합성 검토) T.O.U.C.H 교사단 등(’24.9월~’25.2월)

◦ (현장 적용) 단위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 적용(’25.3월~)

◦ (교과서 모니터링) C.O.N.N.E.C.T 교사단 운영(’25.3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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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안)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초등

학교

국정
국어 국어 ③, ④ 국어 ⑤, ⑥ -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수학 수학 ③, ④ 수학 ⑤, ⑥

검정

국어 국어3-1, 3-2, 4-1, 4-2 국어5-1, 5-2, 6-1, 6-2

공통교육과정

수학 수학3-1, 3-2, 4-1, 4-2 수학5-1, 5-2, 6-1, 6-2 -
영어 영어 3, 4 영어 5, 6 -
사회 사회3-1, 3-2, 4-1, 4-2 사회5-1, 5-2, 6-1, 6-2
과학 과학3-1, 3-2, 4-1, 4-2 과학5-1, 5-2, 6-1, 6-2

인정 학교자율
시간(정보) 정보 3, 4 정보 5, 6 -

중학교

국정 선택 생활영어 1, 2, 3 정보통신 1, 2, 3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검정

수학 수학 1 수학 2 수학 3

공통교육
과정

영어 영어 1 영어 2 영어 3
정보 정보 - -
국어 국어 1-1, 1-2 국어 2-1, 2-2 국어 3-1, 3-2
사회 사회 ①, ②
역사 역사 ①, ②
과학 과학 1 과학 2 과학 3
기술 가정 기술 가정 ①, ②

고등

학교

국정 선택 생활영어 1, 2, 3 정보통신 1, 2, 3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검정

수학 공통수학1,공통수학2 -

공통교육과정

영어 공통영어1,공통영어2 -
정보 정보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사회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역사 한국사1, 한국사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기술 가정 기술 가정

합계(책)
18책 32책 29책 17책

총 96책

   [ 검토 기준 ]

   △ 발행사의 개발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 연도별(’24~’27) 신규 과목(국어, 역사, 기술‧가정)과 
기존 과목(사회, 과학, 영어)의 비중을 고려하고, 

   △ 디지털교과서 사용도가 높은 초등(’27년 완성) → 중‧고(’28년 완성) 순으로 적용

   △ 학생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 1~2학년군과 심미적 감성, 사회‧정서능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과목(도덕, 음악, 미술, 체육)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표기 안내 ]

   △ 학년별로 분권하는 경우, 숫자로 표기(단, 고등학교 경우는 학년 구분 없이 과목명대로 표기)
      (예) 특수교육생활영어 1~3 ⇒ 특수교육 생활영어 교과서는 중학교 1~3, 고등학교 1~3학년의 

세 학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 학기별로 분권하는 경우, 숫자 조합으로 표기
      (예) 수학 3-1, 3-2, 4-1, 4-2, 5-1, 5-2, 6-1, 6-2 
   △ 정해진 학년이나 학기와 관계 없이 분권하는 경우, 동그라미 숫자로 표기
      (예) 특수교육국어 ③～⑥ ⇒ 특수교육 국어 교과서는 학년 구분 없이 4권으로 나누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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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예시)

  AI 디지털교과서 개념

◦ (정의)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

◦ (핵심 서비스) AI 디지털교과서에는 다음 핵심서비스가 반드시 포함

AI 디지털교과서 핵심서비스(안)

[ 학생 ]

① 학습 진단 및 분석  ② 학생별 최적의 학습경로 및 콘텐츠 추천

③ 맞춤형 학습지원(AI 튜터) 

[ 교사 ]

④ 수업설계와 맞춤 처방 지원(AI 보조교사)

⑤ 콘텐츠 재구성·추가  ⑥ 학생 학습이력 등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

[ 공통 (학생 ‧교사 ‧학부모) ]

⑦ 대시보드를 통한 학생의 학습데이터 분석 제공

⑧ 교육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 간 소통 지원

⑨ 통합 로그인 기능  

⑩ 쉽고 편리한 UI/UX 구성 및 접근성 보장 (보편적 학습 설계:UDL, 다국어 지원 등)

  개발 및 운영 주체

 발행사가 개발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검정심사 프로세스를 거쳐 민간이 직접 서비스  

◦ 발행사가 개발한 교과서를 KERIS가 서비스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기존 방식에서,

- 민간 발행사가 각 교과의 특성과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하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프라 운영 및 고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

◦ 통합지원센터는 사용자 관점에서 교과별 다른 발행사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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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사용자 중심의 
요청 기반 셀프서비스

(On-demand Self-Service)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의 개입 없이 서비스 포털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변경하고, 이용가능하도록 함

 * B2B서비스의 경우, 관리자가 이용자의 역할 및 권할 설정 

등도 해당

범용 네트워크 접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 

- (활용 지원) ① 통합인증(교육디지털원패스) 적용, ② 교과서 조회, ③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접근성을 고려한 교과통합 학습분석 정보 등 통합 활용 

지원 기능을 제공

- (개발 지원) 인증도구, 교육과정 표준체계, 개발·유통 관련 표준 및 사용자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능에 대한 기술을 공통 API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원

<AI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 목표 구성도(안)>

 

  주요 개발 방향

◦ (개발 방식)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에 종속된 형태가 아닌 독립된 형태로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화된 형태로 차별화하여 개발

◦ (서비스 방식) 기존 ePub 서비스 방식에서 전환하여 클라우드(SaaS)

기반의 웹서비스 제공

        ※ [참고] 클라우드 서비스(SaaS) 핵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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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Broad Network Access) 태블릿)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도록 함

신속한 탄력성
(Rapid Elasticity and Scaling)

 시스템 구성을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을 

빠르게 확장/축소 가능한 구조여야 함

 * 상용 IaaS 이용 시, 오토스케일 및 로드밸런싱 설정 확인

IT 자원의 공동 이용
(Resource Pooling)

 IT 자원(DB 등)을 다양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리 다중 임대 방식인 멀티테넌트 구조로 되어있으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회수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테넌트)가 액세스하는 가상머신, 컨테이너, DB 

등의 공동 이용 확인 

서비스 측정
(Measured Service)

 미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자원/테넌트 별 사용량 측정과 

이에 따른 과금(빌링) 모니터링 가능해야 함

멀티 테넌시 
(Multi-Tenancy)

 복수의 테넌트와 데이터를 서로 분리하고,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물리적 또는 가상적 리소스 할당)으로, 일반적으로 멀티

테넌시 환경에서 테넌트를 이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들은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조직에 속함 

      ※ 클라우드 서비스(SaaS)는 국제표준화문서(ISO/IEC 17788)에서 정의한 핵심 특성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발·검증되어야 함(NIA, 2023)

◦ (통합인증 체계 적용) 하나의 ID로 다양한 인증 수단을 선택해 교육 관련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디지털원패스 적용

◦ (교육과정 표준체계 적용)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발행사 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육과정 표준체계를 적용하고,

이를 확장하여 발행사별 특성을 강조한 맞춤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은 수집 목적과 상황에 맞추어 표준화된 수집

체계의 활용을 권고 

- (학습활동 관련 데이터) 학습 활동에 대한 이벤트와 학습자와 학습자원 등 

엔티티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정의하고 있는 Caliper Analytics 표준 활용을 권고함

      ※ Caliper Analytics 이외의 기준을 이용할 경우, 공개된 기준을 활용하여 상호운용성을 

담보하여야 함(예: xAPI등을 사용할 경우, CMI5 등의 기준을 적용)

- (비학습 활동 관련 로그성 데이터) 정의되지 않은 이벤트 데이터를 

유연하게 수집할 수 있는 xAPI 표준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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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비고

학습 진단

⦁[목적]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강·약점, 학습 태도, 이해도  학생 
성장 등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분석 결과를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제공

⦁[핵심 프로세스] 학습자 수준 진단 → 학습 이력 및 결과 분석 → 
개인별 학습결과 제공

⦁[예시] 학생의 학습태도, 학습이력, 성취도 등 개별 학습정보 분석 
결과를 교사에게 제공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수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학습경로 
추천

⦁[목적]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의 능력, 
목표에 맞춘 개인화된 학습경로 제시

      ※ 표준화된 수집 체계 적용시 AI 디지털교과서의 데이터셋을 일관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데이터허브에 전송하는데 유리

◦ (데이터 관리)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과정에서 수집·발생하는 데이터는 

발행사가 엄격한 보안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 데이터 관리를 위한 관리적 보안사항(시스템 접근 관리, 직무분리,

이용자 보호, 재해재난 대응 등), 물리적 보안사항(접근 통제 등),

기술적 보안 사항(시스템 보안, 개발 보안 등)에 대한 지침 준수 필요

     ※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된 교사 및 학생의 데이터는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자체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자체 서비스 

인프라와 AI 디지털교과서의 인프라를 분리하여 관리)

     ※ 데이터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8의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정보주체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공 체제를 마련하여 학생의 전송권 요구,

국가 수준의 분석 목적 등을 위한 데이터 제공 기능 지원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5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따른 데이터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응 학생(학부모)의 

요청 시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데이터세트와 API 등의 형태로 제공 의무가 있음

     ※ 국가수준 학습분석, 교과서 변경 시 연속적인 학습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는 공공의 데이터 

허브 기능을 통해 관리함

  핵심 서비스(안)

◦ AI 디지털교과서는 다음의 핵심 기능을 지원해야 함

<핵심 서비스 기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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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세스] 학습목표 설정 → 현재 수준 진단 → 적절한 학습
콘텐츠= 추천 및 경로 제시 

⦁[예시] 학생의 수학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부 주제/영역
을 진단·예측하여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보충학습으로 유도하여 
이해도 향상 지원

학습 콘텐츠 
추천

⦁[목적] 학생들의 학습패턴(관심사, 선호도 등) 및 수준 등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콘텐츠 추천

- 교과 콘텐츠: 교재, 학습영상/오디오, 평가문항, 이미지 등
- 활동 콘텐츠: 실습, 실험, 시뮬레이션, 토론/토의, 창작 등

⦁[핵심 프로세스] 학습 패턴 분석 → 관심/선호 주제 식별 → 적절한 학습 
콘텐츠 제시

⦁[예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선호하는 학습 패턴
의 유형에 맞는 학습 콘텐츠 추천(예, 말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영어학습을 위해 음성인식 기반의 대화 시뮬레이션 콘텐츠 제공)

문항 추천

⦁[목적] 학습내용의 이해도 점검 후 그 결과에 따른 피드백(처방) 제시

⦁[핵심 프로세스] 학습내용 이해도 진단(평가문항 제시) → 결과에 따라 
1) 유사 문항 제시 / 2) 문제 난이도 조정 후 문항 제시 반복 → 
다양한 방법의 문항 풀이 및 추가 문항 등 피드백(처방) 제시 

⦁[예시] 학습 내용 이해 수준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문항 추천과 단계적 피드백 제시 

대시보드

⦁[목적] 학생의 학습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정보 제공

⦁[핵심 프로세스] 학습데이터 수집·분석 → 데이터 시각화(차트, 
테이블, 그래프, 맵, 인포그래픽 등)

⦁[예시] 학습 현황 및 진도율 알림, 학습수준 진단 및 예측, 맞춤형 
추천 서비스 리포트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시

AI 튜터/
보조교사

⦁[목적] 학생의 적시 학습 지원을 위한 AI 튜터 기능과 교사의 맞춤형 
수업 설계 및 처방을 위한 AI 보조교사 기능을 제공

⦁[핵심 프로세스] 서비스 기획·설계 -> 데이터 수집·분석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시] 학습 패턴 및 활동 분석을 통해 단계별 도움말, 질의 응답 제공 등

웹 접근성 
및 

UDL 준수

⦁[목적] 모든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핵심 프로세스] 웹 접근성 표준 및 보편적 학습 설계(UDL) 적용

⦁[예시] 저시력 사용자 대상 서비스, 영상 및 음성 자막 제공, 수화 
제공, 콘텐츠 읽기 순서 제공 등

통합인증 ⦁[목적]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발행사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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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증 서비스 제공

⦁[핵심 프로세스] 각 발행사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에 교육디지털원패스 API 적용

⦁[예시] AI 디지털교과서 통합서비스 로그인(SSO)을 통해 1회 로그
인한 학생이 선택한 다양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손쉽게 활용하고 정
보를 통합 관리

다국어 지원

⦁[목적] 다양한 국적의 사용자 대상 글로벌 서비스 제공

⦁[핵심 프로세스] 다국어 서비스 API 적용

⦁[예시] 서비스 메뉴 등의 다국어 번역 서비스

      ※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하고, 웹접근성 및 다국어 지원 등 일부 기능은 

공공에서 개발하여 API 등을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수 검정 심사

  검정심사는 기술심사와 내용심사(개발단계), 운영 심사(운영단계)로 구성

◦ 개발 단계

- (내용심사) AI 디지털교과서의 내용 적합성과 표기·표현 오류 등을 심사

- (기술심사) AI 디지털교과서 기술표준의 적합성과 서비스 신뢰성 등을 심사

◦ 운영 단계

- (운영 모니터링)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지원 서비스를 

오류와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구동·제공하는지를 상시 모니터링

- (시스템 보완) 기능 개선(upgrade) 규모에 따라 시스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거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 개선 시 시스템 보완사항에 대한 

재검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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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I 디지털교과서 핵심 서비스

 통합인증

◦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발행사의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를위한 인증체계 제공  

      ※ 교육디지털원패스를 기본 적용하되, 민간 인증 소셜 서비스 인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진단평가 및 개인화 학습 콘텐츠 추천

◦ 교과별 학습맵과 연계한 학생의 역량 및 성취 수준, 강점과 약점, 학습 

패턴(관심사/선호도, 학습 지속력) 등을 분석하여,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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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

◦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교사와 학생, 교육 관련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교수·학습에 대한 정보 시각화하여 제공

      ※ 학생은 자신의 학습 성장 추이, 과목별 성취도, 학습 취약/개선점 등 파악

      ※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 과제수행, 강·약점 파악, 학습수준 진단 결과 등 확인

교사 대시보드(예시) 학생 대시보드(예시)

◦ 대시보드 적용 가이드 예시 

구분 설명

구성 항목

⦁[학습진행 상황] 학생 개별 학습이력(진도, 과제수행 등) 제시

⦁[학습수준 진단] 교과별/학생별 학습목표 도달 수준(이해도/성취도 등) 제시

⦁[강점과 약점] 학생 개별 학습 취약점 파악 및 개선점 등 제시

⦁[학습 동기/습관] 학습 참여도, 열정도, 학습패턴(선호, 학습습관) 등

대시보드 유형

⦁[학습자 추적] 학생의 성취수준이 학습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달성 정도 추적

⦁[학습 피드백] 교사가 학생의 학습결과를 기반으로 학습 전략 제시, 

학습태도 보정, 내용 보충 등 피드백 제시

⦁[학습 조정 및 도움] 학습 진행 점검, 과정/결과 예측, 개별 맞춤형 학습 

경로 최적화 등에 대한 학습 조정과 지원

 AI 튜터 기능

◦ 학생의 적시학습 지원을 위한 AI 튜터 기능과 교사의 맞춤형 수업 설계

및 처방을 위한 AI 보조교사 기능을 제공

      ※ AI 역기능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교육부, 2022.8.) 참고하여 AI 학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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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웹 접근성 및 UDL 준수

◦ 누구든지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고,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하여 개발 

구분 설명

웹 접근성
(Web Accessibility)

웹 콘텐츠 및 웹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개발 및 유지하는 방식을 의미함

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학습자의 다양한 인지 능력과 학습 스타일, 그리고 개별적인 

학습 차이를 고려하여 모든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

다국어 지원
다양한 국적의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 API 적용을 

통한  글로벌 언어 번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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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디지털 소양 관련 성취기준 및 질문 내용 체계(안)

□ 디지털 소양 특화 단원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류 근거 UN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 원격교육기본법 제10조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 도덕) 디지털
환경 안전 윤리 기술* 접근

·활용
이해
·비판

사회
참여

민주적
소통

[4국06- 01] 인터넷에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목적에 맞게 자료를 선택한다..

　 　 　 　 O 　 　 　

[4국06-02] 매체를 활용하여 간단한 발표 자료를 제작한다.  　 　 　 　 O 　 　 　

[4국06-03] 매체 소통 윤리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공유한다. 

　 　 O 　 O 　 　 　

[4도03-02]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탐구하여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기른다.

　 O O 　 　 　 　 　

[6국06-01] 정보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는 
매체 자료를 찾는다.

　 　 　 　 O 　 　 　

[6국06-02] 뉴스 및 각종 정보 매체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O 　 　

[6국06-03] 적합한 양식과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복합양식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O 　

[6국06- 04] 스스로의 매체 이용 양상에 대해 성찰한다.  　 　 　 　 　 　 　 O

[6도02-03]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 간의 다양한 관계를 파악하고 
도덕에 기반을 둔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O

□ 학생 질문 능력 교육 내용 체계(안)

Ⅰ수준 Ⅱ수준 Ⅲ수준

지
식

⦁질문의 가치와 중요성
⦁말차례의 개념과 필요성 

⦁질문의 개념과 기능
⦁질문의 유형

⦁질문의 구조
⦁질문의 크기와 순서
⦁질문의 윤리

기
능

⦁간단한 자료를 보고 질문 
많이생성하기

⦁명료하게 질문하기
⦁질문의 우선순위 결정하기(1)
⦁질문에 적절한 답하기
⦁답의 적절성 판단하며 듣기
⦁다른 사람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기
⦁함께 질문하고 답 찾기

⦁자료를 보고 질문 많이 
생성 하기

⦁관점에 따라 질문 생성하기
⦁질문의 우선순위 결정하기(2)
⦁질문으로 토론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하고 

답하기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질문 
많이 생성하기

⦁질문에 대해 질문하기
⦁질문으로 탐구하기
⦁독자로서 질문하며 읽기
⦁저자로서 질문하며 쓰기

태
도

⦁자신 있게 질문하기
⦁다른 사람의 질문을 즐겨 

듣기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질문하기

⦁질문을 즐겨하기
⦁질문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갖기

⦁질문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즐겨하기

⦁질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탐구하는 태도 갖기

  ※ 기존의 「국어과 학생 질문 능력 계발」 교수․학습자료를 개선․활용할 수 있으며, Ⅰ～Ⅲ 수준은 

질문과 관련된 학생 수준, 놓인 상황, 처지에 따라 학교급과 무관하게 적절한 내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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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및 기능(안)

□ 사용자별 서비스 개념도

□ AI 디지털교과서 기능

주요 기능 학습데이터 플랫폼 발행사별 AI 디지털교과서

게이트웨이

원패스 로그인 서비스 제공

해당 학생이 학습할 디지털교과서를

보여주는 책장 서비스 제공

별도 로그인 없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개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습 -
다양한 AI 기술이 적용된 효과적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대시보드

발행사 과목별 학년별로 축적된

학습 정보 종합 분석 서비스 제공

개별 AI 디지털교과서 대시보드 연동

해당 교과서 내에서 학생의 학습

진도 및 성취 수준, 학습 특성 등을

보여주는 심화 분석 서비스 제공

학습데이터

국가수준 학습분석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발행사의 교육용 AI 고도화를 위한

AI 트레이닝용 데이터 제공

발행사별로 AI 기반 학습 서비스

및 심화 학습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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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