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모델 기반 오픈 도메인 챗봇 구현 
 

김승태*, 구자환*, 김응모*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  

 

tae1303@skku.edu, jhkoo@skku.edu, ukim@skku.edu 

 

 

Building Open Domain Chatbot based Language Model 
 

Seung-Tae Kim* Jahwan Koo*, Ung-Mo Kim* 

*College of Software,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그 중 오픈 도메인 챗봇 구현은 NLP 에서 어

려운 태스크로 꼽힌다. 명확한 목표, FAQ 가 존재하는 기능형 챗봇과 달리 오픈 도메인 챗봇은 연속

적 대화, 방대한 양의 상식 등 구현에 어려움이 많았다. 짧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대화 데이터로 학습시켜 좀더 자연스러운 챗봇을 구현해보고자 한다. 

 

1. 서론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는 전 

산업 부문에 걸쳐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기술이

다. 은행, 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프로세스 자동화로 

비용 절감 및 위험 최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이

익 증대 등 전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 중 챗봇

은 즉각적인 반응,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점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AI 기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과거에는 간단한 

문의에 정해진 답변을 출력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

에는 AI, 딥러닝 등을 통해 콜센터의 기능을 일부 대

신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 맞춤 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 심화된 수준까지 발전했다. 

오픈 도메인 챗봇은 더 발전된 형태로, 특정 기업, 

특정 도메인에서만 활용 가능하던 챗봇이 아닌 일반 

상식을 가지고 실제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챗봇이

다. 최근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 거대한 모델 사이

즈를 기반으로 한 높은 성능의 오픈 도메인 챗봇이 

발표되고 있는데, 한국어 챗봇은 부족한 학습 데이터

로 인해 모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 수정 및 미세 조정

(fine tuning)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질문-대답 쌍으로만 학습된 GPT-2기반 한국어 챗봇을 

대화 데이터로 미세 조정해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챗봇을 구현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 연

구로 여러가지 언어 모델의 구조를 기술하고 3장에서

는 GPT-2의 구조 및 데이터 학습 방법에 대해, 4장에

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챗봇의 분류, 챗봇의 기반이 되는 언

어 모델(Language Model)과 국내외 챗봇 서비스의 현

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1 챗봇 

챗봇은 용도가 특정 주제에 한정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open-domain 챗봇과 closed domain 챗봇으로 나눌 

수 있다. 

 

Closed-domain 챗봇은 의도된 특정영역에 대한 질

문에만 응답하는 챗봇이다. 상품 예약 서비스, 은행 

서비스 등 용도에 따라 도메인이 한정되어있고, 사용

자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을 벗어

난 입력은 거의 없다. 

 

Open-domain 챗봇은 특정 도메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유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챗봇이다. 

 

2.2 언어 모델(language model) 

언어 모델이란 문장의 각 단어에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 

즉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 시퀀스를 찾아내는 모델이

다.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 𝑃(𝑊)라고 할 때, 𝑃(𝑊)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𝑃(𝑊) = 𝑃(𝑤1, 𝑤2, ⋯ , 𝑤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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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는 확률을 할당하기 위해 이전 단어들로

부터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이어 붙이는 방식을 

택한다. 단어 시퀀스 확률을 P(W)라고 할 때, P(W)는 

 

𝑃(𝑊) =  ∏(𝑤1, 𝑤2 ⋯ , 𝑤𝑛−1)

𝑛

𝑖=1

 

 

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언어 모델은 encoder와 decoder로 구성된다. encoder

와 decoder 는 RNN 으로 구축하거나 어텐션(Attention)

으로 구축할 수 있다. RNN 으로 구축한 encoder 는 입

력 시퀀스를 단어 단위로 쪼개 고정 길이의 벡터로 

매핑하고, decoder 는 벡터를 다시 단어를 decoding 해 

하나의 문장을 생성한다. encoder 에서 입력 시퀀스를 

벡터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텐션을 사용한다. 

 

 
(그림 1) RNN기반 encoder, decoder 

 

어텐션을 RNN 의 보정 용도가 아닌 어텐션으로 

encoder 와 decoder 를 구축할 수 있다. 어텐션을 이용

해 구축한 encoder 와 decoder 에는 대표적으로 

transformer가 있다. 

 

 
(그림 2) Transformer encoder, decoder 

 

언어 모델은 크게 encoder-decoder 구조, decoder only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Encoder와 decoder를 여러 층 

쌓아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을 Encoder-decoder 구조라

고 한다. 대표적으로 transformer, meena가 있다. 

 

 
(그림 3) Encoder-decoder 구조 

 

Decoder only 구조는 encoder 없이 문장이 바로 

decoder의 입력값으로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GPT모델

이 있다. 

 

                          
(그림 4) Decoder only 구조 

 

2.3  챗봇 서비스 동향 

챗봇은 단순한 질의 응답 자동화 프로그램이 아닌 

금융권,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온라인 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챗봇이 어떻게 사업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3.1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선보인 ‘위비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이다. 위비봇은 대화를 통해 예금 

계좌조회, 상품 추천, 환율 안내 등 기존 은행원의 업

무를 대신하고 있다. [2]. 

  

2.3.2 Meena 

구글은 2020 년 오픈 도메인 챗봇인 Meena 를 공개

했다. 단순하지만 거대한 모델을 학습시켜 거의 사람

에 가까운 대화 능력을 선보였다. 복잡한 구조 설계 

없이 명확한 한계가 있던 End-to-end모델을 사용해 최

고의 성능을 기록했다. Meena는 26억개의 parameter를 

가지고 있고, encoder-decoder 구조로 1개의 Transformer 

encoder 와 13 개의 Transformer decoder 를 쌓아놓은 구

조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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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구축 

3.1 GPT-2 

GPT는 Generative Pre-Training의 약자로, 모델이 입

력값으로 다음에 올 단어 또는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

이라는 뜻이다. Pre-training은 GPT모델을 만든 OpenAI

에서 모델을 사전학습시킨 후 각자의 목적에 맞게 미

세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뜻이다. 

GPT 는 encoder-decoder 구조의 seq2seq 모델인

Transformer의 decoder블록을 여러 개 쌓아 만든 구조

이다. 입력으로 문장을 받아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

한 후, 그 토큰을 포함해 다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

과를 출력한다. [3]. 

 

3.2 KoGPT-2 

KoGPT-2는 SKT에서 공개한 모델로, GPT-2 SMALL 모

델을 약 20GB 의 한글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이다. 데

이터 가공 및 미세 조정이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던 한국어 챗

봇 모델을 이용한다.  

 

3.3 학습 데이터 

KoGPT-2 모델을 질문-대답-감정상태레이블으로 이루

어진 단순한 데이터형식을 가지고 학습시킨다. 감정상태

레이블은 0(중립), 1(긍정), 2(부정)으로 구분된다. 

챗봇 구현을 위해 대화 데이터로 모델을 미세 조정

한다. 데이터는 AI HUB 의 ‘한국어 감정 정보가 포함

된 단발성 대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4]. 이 데이

터는 약 3 만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화 데이터로, 

기쁨, 분노, 혐오, 중립, 놀람, 공포, 슬픔의 7 가지로 

감정상태를 구분한다. 이를 중립, 긍정, 부정으로 분

류해 학습시킨다. 대화는 질문-대답이 무조건 반복되

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형식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n개의 문장으로 된 대화에

서 첫 번째 문장부터 i-1 번째 문장을 질문으로, i 번째 

문장을 대답으로 하는 데이터를 생성했다. 이를 통해 

챗봇이 기존 챗봇보다 맥락있는 대화를 진행할 수 있

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림 5) 학습 데이터 

 

3.4 실험 결과 및 평가 

 

(그림 6) 실험 결과 

 기존 챗봇은 학습이 부족해 출력 문장의 자연스러움

과 구체성 모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력 

문장과 관계없는 문장을 출력하는 경우가 많고, 문장 

전체가 아닌 단어 한 가지에 관련된 문장을 자주 출

력했다. 또 자연스러운 대답이 출력된 경우에도 입력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대부분의 입력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에요’와 같은 챗봇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결과가 많았다. 

 추가학습한 챗봇의 출력 문장은 기존 챗봇에 비해 

더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응답을 출력했다. 의미없는 

문장의 반복이 별로 없고 자연스러운 응답이 많아졌

다. 

 

4. 결론 

유저의 질문에 학습된대로, 또는 추상적인 대답을 

했던 기존의 챗봇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다 구체

적인 수준의 대답을 내놓는 정도로 개선된 것처럼 보

인다. 하지만 유저의 입력은 학습 데이터처럼 중첩되

어 입력되지 않기 떄문에 다른 seq2seq 모델이나 거대 

언어 모델처럼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는 못했다. 단순

히 학습 데이터의 양의 증가만으로 눈에 띄게 성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에서는 NLP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전부터 국

가차원에서 NLP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 중국 등 AI 분야에 강세를 보이는 국

가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축적했지만, 우리나

라는 그에 비하면 1% 정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

다. 챗봇을 위한 충분한 한국어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사람 수준의 오픈 도메인 챗봇을 

선보일 수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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