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인공지능은 1950년대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
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까지 발전되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걸어가
다가 주변만 둘러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건들
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말이다. 그만큼 인공지능
의 활용 범위 또한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우리는 인공지능을 일상 속에 개입시키려 하는
가? 이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답변은 편의성이 포
함될 것이다. 하지만 편의성 관련은 교육 쪽과는 
거리감이 있다. 아직 학생들에게는 주입식 교육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 학습 시
간이 있어도 학업 성취도에 비해 자기 주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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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미흡하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 시스템을 보
면 자기 주도 학습을 볼 수 없다. 현 시장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소수
로 하며, 대부분 과외나 학원을 다닌다. 과외나 학
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교사들이 준비해온 수업을 듣는다. 또 학부모
의 경우 학원에서의 자녀 학습상황을 알 수 없으
니, 선생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소
통이 된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우리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 영단어 어플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1]
[2]

Ⅱ. 제안된 Algorithms

 앞서 소개한 인공지능 영단어 어플은 RNN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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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종래에 학생들은 학교와 
수 많은 과외를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닌 주입식 교육 방법으로 공부를 해 왔다. 주입식 교육의 문
제점을 완화 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영단어 어플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기 주도 학습 능
력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
려 한다.

ABSTRACT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Traditionally, students have studied in 
cramming methods rather than self-directed learning through schools and numer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 of injection-type education, students can be expected to improve their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by considering the level of students throug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nglish word app. In this paper, we will propose 
ways to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fficien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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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LSTM 알고리즘을 이용하고자 한다. RNN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받으면 따로 저장되지 않고 
다음 순환으로 넘어간다. 해당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LSTM은 Forget gate를 통해 먼 과거로부터의 
정보까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데이
터 분석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3]. 입력 데이터
로 학생들의 문제 풀이 결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제 풀이 결과를 사용해 기존에 학습한 학생들의 
패턴과 비교해 다음에 취약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
는 단원을 예측률의 결과와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
하고자 한다.

Ⅲ. 본  론

Englist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영어를 List 화하
여 문제 출제 및 채점, 평가, 분석하고, 이를 가지
고 어플을 사용하는 사용자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춰 무분별한 주입식 학습을 없애고, 개인 맞춤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어플이다.

그림 1. 영단어 어플 UI

그림 1의 사진과 같이 원하는 단원, 레벨, 문제
수를 선택하여 시험지를 출력 or 어플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결과들을 모아서 학생 학습을 리포
트화 하여 학원의 마케팅, 학생 학습 피드백, 학부
모와의 소통에 도움을 주며, 학습자는 원터치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학습 방
법을 유지하되, 어플 학습의 강점인 데이터에 기반
한 학습 관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경우 
어플을 통해 자녀들의 학습 내용으로 교사 및 자
녀와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 교사가 엑셀로 단
어를 등록하면, 스펠링, 뜻, 복합 체크 식의 시험지
를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며, 학생이 푼 시험지를 
교사가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인공지능이 채점한 
결과를 어플에 등록시킨다. 그 결과를 인공지능이 
추후 시험에 적용시켜 암기 효율을 높이는 시험지
를 출력하는 프로세스로 구성하고 프로그램화 하
고자 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
였다. 영단어 어플은 문제 분석뿐만 아니라 선생님
이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의사소통 또한 원활하게 하여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어플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면 학
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에 의해 더 높은 학업 성취
도 달성을 기대 할 수 있다. 지금은 영어 단어와 
문법이 중심이지만 더 나아가, 많은 유형의 추가 
및 다른 과목에도 기술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고 본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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