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신저자 : 최종명(choijm@gmail.com)
접수일 2023년 10월 20일   수정일 2023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2023년 12월 3일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Vol. 9, No. 6, pp. 45-50, 2023 https://doi.org/10.20465/KIOTS.2023.9.6.045

 

ChatGPT 기반 소프트웨어 요구공학
최종명*

목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ChatGPT-based Software Requirements Engineering

Jongmyung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ChatGPT는 다양한 문서를 학습한 대규모 언어 모델로서 코드 생성, 디버깅 등의 
능력은 물론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hatGPT의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도출, 시스템 목표에 적합한 요구사항 분석, 유스케이스 형
태로 문서화하는 요구공학 방법을 제안한다.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에서 이해관계자, 분석가, ChatGPT는 협업 모델을
가져야 하며, 요구사항 도출, 분석, 명세화에서 ChatGPT의 결과를 초기 요구사항으로 하여 분석가와 이해관계자가
점검 및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요구공학이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ChatGPT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요구사항의 도출
및 분석이 점차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에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요구사항, 도출, 분석, 요구공학, 인공지능, ChatGPT

Abstract  In software development, the elicitation and analysis of requirements is a crucial phase, and 
it involves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due to the involvement of various stakeholders. ChatGPT, having
been trained on a diverse array of documents, is a large language model that possesses not only the
ability to generate code and perform debugging but also the capability to be utilized in the domain of 
software analysis and design.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requirements engineering that leverages
ChatGPT's capabilities for eliciting software requirements, analyzing them to align with system goals, 
and documenting them in the form of use cases. In software requirements engineering, it suggests that
stakeholders, analysts, and ChatGPT should engage in a collaborative model. The process should involve
using the outputs of ChatGPT as initial requirements, which are then reviewed and augmented by 
analysts and stakeholders. As ChatGPT's capability improv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accuracy of 
requirements elicitation and analysis will increase, leading to time and cost savings in the field of 
software requirement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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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정확한 요구사항 파악 및 분석은 
프로젝트의 성패 및 개발 비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1,2]. 따라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요구사항 파악 
및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3]. 특히 최
근에는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많
아지고 있다[4, 5]. 특히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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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6].

최근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어 처리 및 언
어 이해 능력을 갖춘 트랜스포머 모델이 비약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 특히, OpenAI에서 개발한 ChatGPT는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GPT-3.5와 GPT-4 모델을 
사용한다[7]. ChatGPT는 자연스러운 자연어 처리 기술
을 갖고 있으며, 텍스트 기반의 대화를 통해 사람과 유사
한 수준의 문장 이해력과 문장 작성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ChatGPT를 
적용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에서도 ChatGPT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8, 9], 이를 방법
론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GP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가까운 시간 내에 GPT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에서 진행되는 요구사항 도출, 분석, 문서화, 검
증 등의 작업은 ChatGPT의 제로 샷(zero shot) 프롬프
팅과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회의 등을 통해서 생성된 문
서를 바탕으로 ChatGPT와 상호대화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도출, 분석, 
문서화 절차가 아닌 ChatGPT를 활용하여 이러한 작업
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와 방법을 제안한다. ChatGPT를 
활용하는 경우에 상화대화식으로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으며, ChatGPT의 컨텍스트 기능을 통해서 대화를 이
어가면서 요구사항을 분석 및 문서화할 수 있다. 
ChatGPT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활용하면, 기능적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유스케이스 명세서 등을 자동으로 생성
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사항 사양으로 문서화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요구공학 및 
ChatGPT를 소프트웨어공학에 적용한 연구들을 소개한
다. 3장에서는 ChatGPT를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에 적용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밝힌다. 

2. 관련 연구

인공지능 기술을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2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실제 프로그램 작성과 디버깅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들이다. 둘째는 시스템 요구사항 
파악 및 설계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련된 연구이다. 

첫 번째 분류의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Biswas[10]과 
Surameery[11]의 연구가 있다. Biswas[10]의 연구에서
는 ChatGPT를 활용하여 코드 작성, 문법 오류 수정, 최
적화, 리팩토링 추천, 문서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Surameery[11]의 연구
에서는 프로그래밍 버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디버깅 도구와 기술과 함께 ChatGPT를 결합해서 사용
할 때 효과가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두 번째 분류의 연구들로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
에서 ChatGPT를 적용하는 부분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
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Hamza[12]의 연구가 있다. 
Hamza[12]의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AI
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협업 관계에 있는 도구로 인식해
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명확
한 역할 지정, 효과적인 의사소통, 인공지능과 인간의 적
절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Rahmaniar[13]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ChatGPT가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코드 분석, 문서화, 코드 리뷰 등
에서 개발자를 지원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
다임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접근법이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야에서 GPT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Ronanki[8]의 연구가 있다. 
Ronanki[8]의 연구에서는 ChatGPT를 활용하여 파악
한 요구사항과 5명의 전문가가 파악한 요구사항을 비교
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요구사항 평가는 다른 5명의 
전문가가 진행하였으며, 이 평가 결과 ChatGPT가 생성
된 요구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원자적이며, 일관성 있
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8] .

Carvallo[9]의 연구에서는 요구공학 교육에서 
ChatGPT를 활용하는 것의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진행하
였다. 요구공학 교육과정에서 ChatGPT를 활용한 27명
의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ChatGPT가 요구공학
에 대한 개념, 모델 등을 이해하고 있으며, 가치사슬 액
터의 역할을 하여 인터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제시하였다. ChatGPT의 결과물에 오류도 
있었지만, 요구공학 수업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위
한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또 다른 형태의 연구로는 ChatGPT를 효과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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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롬프트 패턴에 관련된 것이 있
다. Jules White[14]는 프롬프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ChatGPT의 답변 품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시하며, 소
프트웨어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프롬프트 패턴을 제시한
다. 이 연구는 ChatGPT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요구사
항 도출 및 분석이 가능하며, 패턴을 활용함으로써 품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진행된 관련 연구들은 ChatGPT를 활용하
여 소프트웨어 공학의 다양한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는 가능성과 개선할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GPT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ChatGPT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에 
관련된 방법론 제시가 필요하다. 

3. ChatGPT 기반 요구공학

3.1 소프트웨어 개발 요구공학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요구공학은 크게 Fig. 1과 같이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요구사항 명세화(문서화), 요구
사항 검증 단계로 진행된다[15]. 

[Fig. 1] Requirements Engineering Process

요구공학의 각 단계에서 진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
다. 

▪요구사항 도출(Requirements Elicitation): 소프
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수
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인터뷰, 설문 조사, 포커스 
그룹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한다. 

▪요구사항 분석(Requirements Analysis): 도출한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도출한 
요구사항 중에 시스템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통합하

고, 시스템 개발에 고려할 제약 사항을 식별하는 것
도 필요하다.

▪요구사항 사양 문서화(Requirements Specification): 
도출 및 분석 활동 중에 수집한 요구사항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이다.

▪요구사항 검증: 요구사항의 현실성, 일관성, 완전성
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요구사항의 오류와 충돌 등
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 요구공학에서 ChatGPT와 협업 모델 
기존 연구들[8, 9]에서 ChatGPT가 요구사항 도출, 

분석, 검증 등에서 전문가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밝히
고 있다. 따라서 ChatGPT 기반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에
서는 분석가와 이해관계자가 ChatGPT와 소프트웨어 요
구사항을 위한 협업관계로 표현한다. 세 주체가 계속적
인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Fig. 2
는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을 위한 협업 모델의 구조이다.

[Fig. 2] ChatGPT Cowork Model

ChatGPT 기반 요구공학의 각 단계에서 진행하는 작
업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도출: ChatGPT의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점진
적인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깊이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석: ChatGPT를 활용하여 개발할 시스
템의 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요구사항을 개선 
및 통합할 수 있다. 

▪요구사항 사양 문서화: ChatGPT를 활용하여 요구
사항을 원하는 스타일로 문서화할 수 있다. 

3.3 ChatGPT 기반 요구공학 진행 방법
3.3.1 요구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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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소프
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특히 범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요구사항 시나리오는 많은 공통점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용 소프트웨어
의 경우에 ChatGPT에서 제로샷(zero shot) 프롬프팅으
로 쉽게 초기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ChatGPT를 이용하여 도출된 초기 요구사항은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점차 요구사항들을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자들에서 얻는 요구사항은 자연어, 
문서, 그림, 도해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Fig. 3은 ChatGPT를 활용할 때 요구사항 도출 절차
를 보여준다.

[Fig. 3] Requiements Elicitation

ChatGPT를 활용하여 초기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프
롬프트에서 ChatGPT의 역할(예:시스템 분석가)과 개발
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프롬프트
너는 SW 시스템 분석가 역할을 해줘. 
지역 기반 SNS 시스템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목
록을 제시해줘.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프롬프트에서 ChatGPT는 다
음과 같은 기능적 요구사항 목록을 제공한다. Table 1.
은 위치기반 SNS 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 목록이다. 

1. User Registration and Profile Management:
∙Users can create and edit profiles, including setting privacy levels for 
location sharing.

∙Authentication via username/password or integration with other social 
networks.

2. Location Tracking and Check-ins:
∙Real-time location tracking of users with their consent.
∙Check-in functionality for users to share their location with friends or 
publicly.
...

<Table 1> Functional Requirements List for Location 
based SNSs

3.3.2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은 기 도출된 요구사항중에 시스템의 목

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요구사항들을 통합 및 정제
하는 과정이다. ChatGPT를 이용하는 경우에 Fig. 4와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ChatGPT가 분석한 요구사
항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들이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Fig. 4] Requiements Analysis

ChatGPT에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관점의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을 체크하여 요구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부
분을 점검한다. 

▪이해관계자의 관점 차이 파악 
이 시스템의 요구사항에서 stakeholders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conflicts는 뭐가 있지?

Table 2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의 차이를 ChatGPT
를 이용하여 파악한 결과이다. 주요 관점의 차이는 사용
의 편의성과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Privacy Concerns: Users may want maximum privacy for their location 
data, whereas advertisers and business partners may push for more 
access to this data for targeted advertising.

∙Feature Prioritization: Developers might want to focus on the most 
technically feasible features first, while investors might prioritize 
features that offer the quickest return on investment or market 
impact.
....

<Table 2> Possibl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위치기반 SNS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사용자 편의성에 중
점을 두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스템 목표를 반영한 요구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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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구사항 elicitation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에 집
중하여 요구사항을 분석해줘.

시스템의 목표를 반영한 요구사항 분석 내용은 Table 
3과 같다. 

∙Ease of Registration and Profile Management: Streamlining the 
sign-up process with minimal steps and options for social media 
integration to simplify profile creation.

∙Intuitive Location Tracking and Check-ins: Ensuring the check-in 
process is straightforward and quick, with options like one-tap 
check-ins or automatic suggestions based on the user's location 
history.
...

<Table 3> Requirements Analysis Example

3.3.3 요구사항 사양 문서화 
ChatGPT는 문서를 생성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요구

사항들을 문서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Fig. 5는 요구사
항을 명세화하는 절차를 보여준다. ChatGPT의 문서 생
성 능력이 뛰어나지만, 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이해관계자가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모든 
작업이 한번에 진행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명세가 구체적이며,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

[Fig. 5] Requiements Specification

예를 들어, 유스케이스 드리븐 개발을 위해 요구사항
을 유스케이스 명세 형태로 문서화할 수 있다. 

▪기능 요구사항별 유스케이스 작성 
위 요구사항 중에 "Ease of Registration and 
Profile Management"의 유스케이스를 작성해줘.

Table 4는 “Ease of Registration and Profile 
Management” 기능 요구사항에 관해 ChatGPT에 유스
케이스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결과이다. 

Use Case Name: Ease of Registration and Profile Management
Actors: New User, System
Preconditions: User has downloaded the app and has internet 
connectivity.
Basic Flow:
1. User launches the application.
2. User is presented with the option to register.
3. User selects 'Register'.
...
Postconditions: User is registered and has a complete profile.
Exception Paths:
- If the user provides an existing email or invalid details, the system 

prompts for correction. ...

<Table 4> An Usecase for a Functional Requirement

4. 결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요구사항 분석은 매우 중요한 영
역이면서,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이 요구된다.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ChatGPT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에 적용할 때 상당 부
분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GP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향후 ChatGPT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입하기 위한 방법론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ChatGPT와 협업하여 소프트웨어 요
구사항 도출, 분석, 문서화를 진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하
였다. 요구사항 도출에서는 ChatGPT의 지식을 이용하
여 초기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해관계자가 점검 
및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요구사
항 분석에서는 도출한 요구사항들을 ChatGPT를 이용하
여 통합, 분석, 충돌 사항들을 분석하도록 하고, 이 결과
를 이해관계자가 점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명세화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유스케이스 명세 방법으
로 문서화하고, 이를 이해관계자가 점검하는 방법을 제
시한다. 

GP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ChatGPT를 활용한 요구
공학은 점차 정교해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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