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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논문에서는 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성찰적 글쓰기 교육의 방법과 단계를 수업 가이드라인화해서 실제 수업이 가능하

도록 했다. 이 논문에서는 GPT라는 인공지능 글쓰기 기계의 사용을 물리적·실제적으로 막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글
쓰기 교육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업 가이드라인을 모색한 것이다. 첫째, 준비 단계에서는 GPT의 작동원리를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고 활용지침을 교육하면서 GPT를 활용한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과 자기화로 수업의 방법을 제안했다. 그 뒤 과제의 실례

를 들었다. 둘째, GPT 활용 단계에서는 성찰적 글쓰기의 개요짜기, 단락쓰기, 퇴고하기의 과정에 따라서 GPT를 활용한 글감 아이디

어 모델링과 자기화를 하는 방법을 실례를 들어서 보여줬다. 셋째, 정리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글을 첨삭하고 최종 수정하

도록 돕고 정리·반성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 Abstract ]

In this paper, we modeled the methods and steps of reflective writing education that effectively utilizes GPT to enable actual 
classes. In this paper, we sought a teaching model that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self-reflective writing education in a reality 
where it is physically and practically difficult to prevent the use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writing machine called GPT. First, in the 
preparation stage, we made students understand the operating principles of GPT and educated the application team, while suggest-
ing a teaching method using GPT to model and personalize writing ideas. Afterwards, an example of the task was given. Second, 
in the stage of using GPT, we showed how to model and internalize writing ideas using GPT according to the process of outlining, 
paragraphing, and reviewing reflective writing. Third, in the organizing stage, the instructor helped learners edit and make final edits 
to their writing and presented a process of organizing and ref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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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찰적·자기표현적·자기서사적 글쓰기의 논리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들이 살펴졌다. 최숙기는 자기표현적 글쓰기

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다른 글쓰기와 변별해내고 그 

가치를 정리했다[4]. 이후 성찰적 글쓰기의 자기 발견·해석·
이해, 자서전적인 전유, 자기논증적인 방향, 혹은 바람직한 

자기표현적 글쓰기 방안 등이 여러 논자들에 의해서 언급되

었다[5-8].
성찰적 글쓰기 논의의 또 다른 방향은 실제 강의사례 중심

의 교육방법·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성찰적 글쓰기의 과

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아 성찰에 도달하는 여러 교육과정·방
법을 수업사례를 통해 중명하고자 하는 고찰이 많았다. 고혜

원은 자서전적 방법을 적용했고, 황영미와 강우규와 이명현

와 이연승과 배혜진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으며, 김세준은 

스토리텔링 지도법을 응용했다[9-15]. 또한 합평·피드백의 

방법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종환과 

오태호와 추선진은 합평·피드백의 교수방안을 제시했고, 이
숙정·김혜영·이수정, 이숙정·신정혜 등은 자기서사적 글쓰기

의 효과를 검증했다[16-20].
또한 GPT를 비롯한 AI 활용 글쓰기 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도 최근 증대했다. GPT를 대학·교양과 작문 교육에 활

용할 때에 어떠한 방향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것[21-24], GPT
를 활용할 때에 학습자·인간이 성찰해야 하는 변화·정책·정
치·리터러시와 쓰기 수준 별 질문양상[25-29], 그리고 GPT를 

활용하는 것을 (도덕)교육이나 자폐성장애인 지원의 측면에

서 긍정적으로 혹은 아이디어생성과 표절과 학문적 글쓰기

의 측면에서 비판적·대안적으로 살펴보는 논의들이[30-35] 
많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GPT를 대학 글쓰

기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반증하고, 
나아가서 효과적·효율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대학생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세계를 탐구하는 성찰적 글쓰

기를 할 때에 GPT를 도구로 활용해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과 

자기화하는 과정을 수업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II. GPT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수업 가이드라인

GPT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수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기 위해서는, GPT가 작동되는 원리와 그로 인한 글쓰기 환

경 변화를 이해한 뒤, 이러한 원리를 개인의 특성이 강조되

는 성찰적 글쓰기에 적용하는 방법과 과정을 살펴보면서 수

업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GPT는 하나의 글쓰기 기

계라는 점에서 그 원리를 잘 파악해서 실제 글쓰기 수업에서 

I. 서 론 

이 논문에서는 대학생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세계를 탐

구하는 성찰적 글쓰기 수업에서 GPT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 

GPT라는 인공지능 글쓰기 기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를 지도하는 대학 당국이

나 교수자가 그 사용을 물리적·실제적으로 막을 수 없고 막

을 명분도 희박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GPT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필요가 자기를 성찰하는 글쓰기 교육론에서

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논문에서는 성찰적 글쓰기 수업에서 GPT를 도구로 활

용해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과 자기화하는 수업 가이드라인

을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GPT는 글쓰기의 시작을 비롯

한 여러 과정을 어려워 하는 학습자에게 자신이 쓰기를 희망

하는 글과 비슷하거나 가까운 글들을 제시해준다. 이 점에서 

학습자의 명령어에 반응한 GPT의 결과물을 글감 아이디어 

모델로 규정하고, 그 모델 글의 소재와 사고·감정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표현하는 자기화 방식의 글쓰기 교육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GPT란 딥 러닝을 사용해 인간이 쓰는 것

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대형언어모델의 한 유형으로 

미국 인공지능 단체 오픈AI가 2018년에 제작해 모델 버전 업

을 하고 있는 글쓰기 기계이다[1]. 대규모로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 코퍼스를 통해 사전 학습 훈련을 해서 이용자의 명령

어에 따라 새로운 출력 텍스트(new text, 결과물)를 생성하는 

변환기이다[2]. 2022년 3월 GPT-3.5 모델, 2023년 3월 GPT-4 
모델이 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대학생 학습자가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는 GPT-3.5 모델을 수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성찰적 글쓰기 교육은 대학에서 주로 신

입생을 대상으로 교양 필수로 지정돼 있는 글쓰기 과목 중에

서 신입생 학습자 자신과 그의 세계를 성찰하는 글쓰기 수업

을 의미한다. 이 때 성찰적 글쓰기란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복기하여 자아를 재발견하고, 나
와 타자, 나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해명해 나가는 능동적 글

쓰기 활동이다.”[3] 이러한 자신의 체험 복기 행위는 학습자

가 자신의 일상과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전인적(全人的)인 대학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초소양 과정이 

된다.
지금까지 성찰적 글쓰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성찰적 글

쓰기의 의미·가치·위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강의사례를 통

한 교육과정·방법 개발로 양분되었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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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 점에서 이 글에서는 GPT를 활용하는 성찰적 글쓰기의 

과정을 GPT를 활용한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과 자기화로 나

눠 수업의 핵심 방법으로 삼고자 한다. GPT를 활용한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은 학습자가 GPT에 자신이 원하는 명령어

를 입력한 결과물을 하나의 글감 아이디어 모델로 여기는 과

정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명령어를 구체적으

로 (수정) 입력해서 GPT로부터 최대한 글감 아이디어를 얻

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자기화는 GPT의 “결과를 새로운 표

현으로 창출해 내는”[39] 것을 뜻한다. 학습자는 GPT의 결과

물을 자신이 쓰는 글의 모델로 여기고서 그 글에 나타난 소

재들과 사고·감정 중에서 자기의 체험과 연결지어 자신만의 

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GPT 활용 성찰적 글쓰기 수업 가이드라인은 이미 

전문가의 타당도 검증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사전에 한 바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성결대학교에서 국문·영문 글쓰기 수

업을 20여 년 간 진행하고 관련 논문이 많은 표시연 교수(영
어교육 전공)는 GPT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에서 글감 아이디

어 모델링과 자기화하는 본 논문의 가이드라인의 설계가 쓰

기 전 활동에서 개별적으로 아이디어(ideation)를 받고, 쓰기 

후 활동에서 피드백을 받는 데에 매우 유용하고 합리적이라

고 하였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성찰적 글쓰기를 10여 년 

간 강의하고 동(同)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권현숙 교수(한
국어학 전공)는 GPT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가이드라인이 교

수자가 학습자들에게 교수·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실제적·효용적일 수 있음을 사전 검토한 

바 있다. 
GPT를 활용하는 성찰적 글쓰기를 준비 단계, GPT 활용 

단계, 정리 단계로 나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준비 단계

준비 단계에는 GPT의 이해·활용과 과제 제시의 과정이 있

고, 기타로 성찰일지 작성하기가 있다. GPT의 이해·활용 과

정에서는 우선 학습자의 명령어에 따라서 매번 다른 글을 만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좋은 수업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GPT가 쓰는 글의 작동 원리와 글쓰기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GPT의 한 버전인 GPT-3는 디코더를 사용

해서 문장 시작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문장을 생성하기 때문

에[36], 이용자가 명령어만 입력하면 서사적이거나 비서사적

인 글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GPT와 같은 인공지능 

글쓰기 기계는 이용자의 명령어 의도에 적합한 의미화 과정

을 거쳐서 기계와 인간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한

다. 이용자가 동일한 명령어를 입력해도 GPT-3의 경우에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명령어

가 실행되기 직전의 n번째 글이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기준

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매번 다른 글을 만들어낸다[37].
매번 다른 글을 만들어내는 GPT의 작동 원리로 인해서 글

쓰기의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글쓰기 기계가 

가져올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명령어에 따라서 인간과 유사한 자율적·창의

적인 사고활동을 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글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38]. 이렇게 되면 글이라는 문화는 기존

의 글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내어 대량생산이 되

고 이용자의 명령어에 따라서 다양하면서도 차이가 나게 출

력되는 일종의 상품 서비스가 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GPT가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수준의 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25].
GPT로 인한 글쓰기의 환경 변화는 대학의 성찰적 글쓰기 

수업을 할 때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개인의 특성이 강

조되는 성찰적 글쓰기 과정에서 다양하면서도 차이가 나게 

출력되는 상품 서비스인 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

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 GPT의 출력물

과 학습자의 글을 구별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GPT
라는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개

인 특유의 인생 체험·감정·사고를 담아내는 지극히 사적인 

성찰적 글쓰기 과정에서는 GPT를 활용할 때 더욱 주의를 요

한다. 대학생 학습자는 자신이 입력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GPT가 출력하는 사적인 모양의 글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지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글을 만들어

표 1. 준비 단계 

Table 1. Preparation stage

단계/차시 학습 과정 내용 기타

준비/1차시

(100분)

GPT의 이해·

활용

·  교수자는 GPT의 작동 원리를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고 활용 지침 교육을 한다. 

·  교수자는 자기 성찰 글쓰기 교육에서 GPT를 활용한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과 자기화 방법이 있음

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고 예시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 성찰일지 작성하기

과제 제시 ·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나만의 장소’를 테마로 하는 5단락의 성찰적 글쓰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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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으로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네 번째 연결: 공지천과 지

속 가능성’이 다소 이질적이므로 제거하면 나름대로 체계적·
논리적인 개요의 샘플이 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이 결과물

들어내고, 명령어 (수정) 입력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
형식에 가까운 글을 출력하는 GPT의 작동 원리를 이해시킨

다. 또한 GPT의 결과물이 학습자 자신의 글을 아님을 인지시

킨 뒤, GPT와 대화하기 전 학습자가 먼저 사고하고, 오류·편
향·가짜 정보가능성에 유의해 GPT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원고작성을 일방적으로 맡기지 않고 출처를 밝히

는 등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네 가지의 GPT 활용 지침을 교

육시킨다. GPT 활용 지침은 이윤빈이 제시한 ⸢<대학 글쓰기> 

강좌에서 챗GPT 활용 지침⸥을 준용했다[29]. 이후 GPT를 활

용한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과 자기화 방법의 예시를 들고 실

제 활용 학습을 진행한다. 
과제 제시는 ‘나만의 장소’를 테마로 하는 5단락의 성찰적 

글쓰기를 학습자에게 과제로 알리는 과정이다. ‘나만의 장소’
는 학습자가 자기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세계

를 탐구하거나 그 삶의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 공간을 제시하

고, 그 공간의 의미를 본론의 세 부분으로 나눠 명시하는 5단
락의 성찰적 글쓰기 테마이다. 

B. GPT 활용 단계

GPT 활용 단계에서는 GPT 활용 개요짜기, GPT 활용 단

락쓰기, GPT 활용 퇴고하기의 과정, 그리고 기타로 과정별 

성찰일지 쓰기가 있다. GPT 활용 개요짜기 과정에서는 나만

의 장소를 테마로 하는 성찰적 글쓰기를 작성하기 위한 개요

를 짜는 것이다. 이 때 GPT에 ‘공지천과 나를 연결하는 에세

이 개요짜기’처럼 특정한 장소를 포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물이 산출된다. 
이 때 <표 3> GPT 명령어 ‘공지천과 나를 연결하는 에세이 

개요짜기’의 결과물(왼쪽)에서 확인되듯이 GPT가 짠 개요의 

본론 구성이 나름대로 체계적·논리적이다. 가령 ‘공지천과 

나를 연결하는 에세이 개요짜기’의 경우에 본론은 ‘첫 번째 

연결: 어린 시절의 추억’, ‘두 번째 연결: 성장과 변화’, ‘세 번

째 연결: 영감과 깨달음’과 ‘네 번째 연결: 공지천과 지속 가

표 2. 활용 단계 

Table 2. Utilization stage

단계/차시 학습 과정 내용 기타

GPT 활용 단계/

2-4차시

(100분씩)

GPT 활용 개요짜기
·  학습자는 GPT 활용해서 ‘나만의 장소’의 개요짜기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의 샘플을 

보여준 뒤 실습한다. 

·  학습자는 GPT의 결과물을 참조해서 자기화한다.

과정 별 성찰일지 쓰기
GPT 활용 단락쓰기

·  학습자는 GPT 활용해서 ‘나만의 장소’의 단락쓰기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을 한다. 

·  학습자는 GPT의 결과물을 참조해서 자기화한다.

GPT 활용 퇴고하기
·  학습자는 GPT 활용해서 ‘나만의 장소’의 퇴고하기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을 한다. 

·  학습자는 GPT의 결과물을 참조해서 글을 완성한다.

표 3. GPT 명령어 ‘공지천과 나를 연결하는 에세이 개요짜기’의 결
과물(왼쪽)과 GPT 결과물 ‘공지천과 나를 연결하는 에세이 단락쓰
기’의 명령어(오른쪽)[40]

Table 3. The result of the GPT command ‘Write an essay out-
line connecting Gongjicheon and me’ (left) and the command 
of the GPT result ‘Write an essay paragraph connecting Gongji-
cheon and me’ (right) [40]

GPT 명령어 ‘공지천과 나를 연결하

는 에세이 개요짜기’의 결과물

1. 서론

공지천의 아름다움과 중요성 소개

나와 공지천의 연결성 강조 

2.  첫 번째 연결: 어린 시절의 추억

어린 시절, 공지천에서의 첫 만남

공지천이 주는 즐거운 추억과 배움

3. 두 번째 연결: 성장과 변화

청춘의 순간, 공지천과 함께한 시간

강의 흐름과 나의 인생 흐름 비교

4. 세 번째 연결: 영감과 깨달음

공지천에서 영감을 받은 순간과 

인생의 중요한 선택

자연에서의 깨달음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공지천은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공지천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성

장하는 이야기를 마무리

GPT 결과물 ‘공지천과 나를 연결하는 

에세이 단락쓰기’의 명령어

1.  서론 GPT 명령어: 공지천으로 인상 

깊게 시작하는 에세이 첫 단락 써

줘.

주의환기:

문제제기:

2.  본론1 GPT 명령어: ‘공지천에서 어

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는 한 단락

을 써줘.’ 

소주제문: 

뒷받침문장:

3.  본론2 GPT 명령어: ‘공지천에서 성

장과 변화를 얘기하는 한 단락을 

써줘.’

소주제문: 

뒷받침문장:

4.  본론3 GPT 명령어: ‘공지천에서 인

생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한 단락을 

써줘.’

소주제문: 

뒷받침문장:

5.  결론 GPT 명령어: ‘공지천 소재 에

세이를 인상 깊게 끝내는 한 단락

을 써줘.’

요약하기: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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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 결론을 5단락 단락쓰기를 학습자에게 이해시킨다. 
GPT를 활용할 때에는 이미 작성한 개요에 따라 서론·본

론·결론의 특성에 적합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 GPT 결과물 ‘공지천과 나를 연결하는 에세이 단락쓰

기’의 명령어(오른쪽)처럼 본 수업에서 지향하는 5단락 글쓰

기 형식에 맞추어서 단락쓰기 명령어를 입력하면 된다.
‘공지천으로 인상 깊게 시작하는 에세이 첫 단락 써줘.’(서

론)와 ‘공지천 소재의 첫 단락 써줘.’의 결과물은 조금씩 다르

다.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명령어로 만들도록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공
지천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한 단

락을 써줘.’(본론1), ‘공지천에서 성장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한 단락을 써줘.’(본론2), ‘공지천에서 인생의 깨달

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한 단락을 써줘.’(본론3), ‘공지

천 소재 에세이를 인상 깊게 끝내는 한 단락을 써줘.’(결론)
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각각의 방식을 조언한다. 표 4는 그 결

과물들을 5단락 글쓰기 형식으로 모아놓은 것이다.
그 뒤 학습자는 GPT 결과물의 소재와 사고·감정을 활용해 

자기화하면서 나만의 장소를 집필한다. 
교수자는 GPT의 결과물에 나타난 소재와 사고·감정을 활

용하는 자기화 방법의 실례 표 5, 표 6, 표 7을 들어서 학습

자를 이해시키고, 학습자가 GPT의 결과물을 자기화한 에세

이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표 5에서는 GPT 결과물의 소

재,‘작은 강’과 ‘아름다운 풍경’을 활용해서 ‘한강에서 바라

보는 나의 인생’ 에세이 서론 쓰기를 했고, 표 6에서는 GPT 

결과물에서 공지천을 ‘마법의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사고 

방식을 활용해서 ‘한강에서 바라보는 나의 인생’ 에세이 본

론1 쓰기를 했으며, 표 7에서는 GPT 결과물에서 ‘소중한 순

간’이라는 감정을 활용해서 ‘한강에서 바라보는 나의 인생’ 
에세이 본론2 쓰기를 진행한 것이다. 

GPT 활용 퇴고하기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집필한 5단락의 

을 활용해서 나만의 개요짜기를 완성하도록 돕는다. 
GPT 활용 단락쓰기 과정에서는 나만의 장소를 테마로 하

는 성찰적 글쓰기의 서론·본론·결론 단락을 쓰는 것이다. 본 

수업에서 지향하는 5단락 글쓰기 형식은 서론·본론·결론

의 3단 구성을 지도한다. 본 교수자는 수업에서 주의를 환기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서론, 나만의 장소의 주요 의미를 논

리적·체계적으로 3분해 소주제문을 작성하고 그 소주제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본론, 그리고 본론을 요약하고 강조·

표 4. GPT를 활용한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 명령어 ‘공지천으로 인
상 깊게 시작하는 에세이 첫 단락 써줘.’(서론), ‘공지천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는 한 단락을 써줘.’(본론1), ‘공지천에서 성
장과 변화를 얘기하는 한 단락을 써줘.’(본론2), ‘공지천에서 인생
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한 단락을 써줘.’(본론3), ‘공지천 소재 에세
이를 인상 깊게 끝내는 한 단락을 써줘.’(결론)를 합친 결과물[40]

Table 4. Modeling writing ideas using GPT: The result of com-
bining commands ‘Write the first paragraph of an essay that 
starts impressively with Gongjicheon.’ (Introduction), ‘Write a 
paragraph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in Gongjicheon.’ 
(Body 1), ‘Write a paragraph that talks about growth and 
change in Gongjicheon.’ (Body 2), ‘Write a paragraph that talks 
about life’s enlightenment in Gongjicheon.’ (Body 3), ‘Write a 
paragraph that impressively ends the essay on Gongjicheon.’ 
(Conclusion) [40]

1. 서론

한국의 자연 경관 속에서 특별한 곳을 찾고자 할 때, 나는 항상 먼저 공지

천을 떠올립니다. 그 강인한 물의 흐름과 아름다운 풍경은 나를 매번 놀

라게 하며, 나의 삶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강 

하나에 이토록 끌리는 걸까요? 이 에세이에서는 그 이유를 탐구하고, 공

지천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 본론1
어린 시절, 공지천은 마치 마법의 세계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강의 물 소리를 들으며 매주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습니다. 강가에서 놀며 

피크닉을 즐기고, 돌멩이 던지기 대회를 벌이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곤 

했죠. 그 때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며, 공지천이 나의 어린 시

절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곳이었다는 사실은 저를 무척 감동시킵니다.

3. 본론2
공지천은 나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무책임한 놀이와 비교해, 성장하면서 강가에서 보내는 시간

은 점차 변화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평온과 고요함은 내면

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되며, 나의 삶을 더 풍요

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4. 본론3
공지천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흐름을 통해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선

사합니다. 이 강인한 강은 시간과 변화의 끊임없는 흐름을 상징하며, 나에

게 삶은 불변의 변화와 학습의 과정임을 깨달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공지천은 나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르쳐주는 멋진 교사

입니다.

5. 결론

공지천은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결처럼, 변화와 성장의 과정

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이 작은 강은 언제나 나를 새로운 경험으

로 이끄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합니다. 공지천은 나에게 자연

과의 연결과 깨달음을 선사하며, 나의 인생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항상 이 아름다운 강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며, 공지천의 

흐름이 나의 내일을 더 밝게 비춰줄 것을 믿습니다.

표 5.GPT 결과물 ‘공지천으로 인상 깊게 시작하는 에세이 첫 단락 
써줘.’(서론)의 자기화 방법 실례–소재,‘작은 강’과 ‘아름다운 풍
경’을 활용해서 ‘한강에서 바라보는 나의 인생’ 에세이 서론 쓰기

Table 5. An example of magnetization method for the GPT 
result ‘Write the first paragraph of an essay that starts impres-
sively with Gongjicheon.’ (Introduction) – Writing an introduc-
tion to the essay ‘My life as seen from the Han River’ using 
materials, ‘small river’ and ‘beautiful scenery’

대학을 입학한 20살에 처음 만난 한강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풍그리 넓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풍

경경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뚝을 따라서 푸른 풀밭이 초원처럼 펼쳐져 

있고, 버드나무와 벚꽃나무가 가득한 여의도 고수부지는 인생의 한 때가 

아름답다고만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순간에 저는 제 짧은 인생

의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움에 비추어서 제 빛나

지 않는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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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방법의 주요 과정을 살펴보고 첨삭한다. 이 때 교수자는 

학습자가 GPT 결과물의 소재와 사고·감정을 자기화하는 방

법이 잘 적용되었는지를 첨삭한다. 이후 학습자는 교수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글을 최종 수정한다. 또한 정리·반성 단

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 자신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GPT 

활용 글쓰기의 장·단점을 이해시킨 뒤, 단계·과정 별 성찰일

지를 작성케 해 전(全)과정을 정리·반성하도록 유도한다.
 

III. 결 론

이 논문에서는 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성찰적 글쓰

기 교육의 방법과 단계를 수업 가이드라인화해서 실제 수업

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논문에서는 GPT라는 인공지능 글쓰

기 기계의 사용을 물리적·실제적으로 막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글쓰기 교육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업 가이드라인을 모색한 것이다. 성찰적 글쓰기 교육 분야

에서는 최근 GPT 도구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는데, 문
제시된 것은 효과적·효율적인 활용의 모색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모색의 한 실천적인 양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GPT가 쓰는 글의 작동원리와 글쓰기의 환경 변화를 살펴

보면서 성찰적 글쓰기의 수업 가이드라인을 세 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첫째, 준비 단계에서는 GPT의 작동원리를 학습자

에게 이해시키고 활용지침을 교육하면서 GPT를 활용한 글

감 아이디어 모델링과 자기화로 수업의 방법을 제안했다. 그 

뒤 과제의 실례를 들었다. 둘째, GPT 활용 단계에서는 성찰

적 글쓰기의 개요짜기, 단락쓰기, 퇴고하기의 과정에 따라서 

GPT를 활용한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과 자기화를 하는 방법

을 실례를 들어서 보여줬다. 셋째, 정리 단계에서는 교수자

가 학습자의 글을 첨삭하고 최종 수정하도록 돕고 정리·반
성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학습자의 글쓰기 

정신이나 인사이트가 GPT에 의해 점령될 위험은 주의해야 

할 일이다.

성찰적 글쓰기를 GPT를 활용해서 퇴고하는 것이다. GPT에 

입력한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주의해 퇴고해줘.’라는 명령어

에 따라 산출된 결과물을 학습자가 추가 수정해서 글을 완성

하는 것이다. 

C. 정리 단계

정리 단계는 교수자의 첨삭 및 학습자의 최종 수정과 정

리·반성 과정이 있고, 기타로 성찰일지 작성하기가 있다. 교
수자의 첨삭 및 학습자의 최종 수정 과정에서는 교수자가 학

습자의 글에서 GPT를 활용한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과 자기

표 6. GPT 결과물 ‘공지천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는 한 단
락을 써줘.’(본론1)의 자기화 방법 실례–‘마법의 세계’라는 사고를 
활용해서 ‘한강에서 바라보는 나의 인생’ 에세이 본론1 쓰기

Table 6. An example of the magnetization method for the GPT 
result, ‘Write a paragraph about your childhood memories in 
Gongjicheon.’ (Body 1) – Writing the body 1 of the essay ‘My life 
as seen from the Han River’ using the idea of ‘magical world’

한강으로 흘러오는 물은 마치 마법처럼마치 마법처럼 제 첫사랑의 부끄러운 추억과 앞

으로 사랑의 기회가 오면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제 마음을 싣고 왔습니다. 

한강물은 제 고향 춘천에서 흘러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제 첫사랑의 실타

래를 끌고 와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의 사람에게 따뜻했지만 표

현하지 못해서 밋밋한 온도의 마음을 내보여줬다는 아쉬움 때문에 한강의 

물면은 미안한 사람의 얼굴과 못난 제 모습,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랑과 진

심의 제 마음이 겹쳐보이는 마법의 세계마법의 세계 같았습니다. 

표 7. GPT 결과물 공지천에서 성장과 변화를 얘기하는 한 단락을 
써줘.’(본론2)의 자기화 방법 실례–‘소중한 순간’이라는 감정을 활
용해서 ‘한강에서 바라보는 나의 인생’ 에세이 본론2 쓰기

Table 7. An example of the magnetization method for the 
result of GPT ‘Please write a paragraph that talks about growth 
and change in Gongjicheon, ’ (body 2) – Writing body 2 of the 
essay ‘My life as seen from the Han River’ using the emotion of 
‘precious moment’

한강은 제가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소중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늘 실의에 빠지고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 한강에 와서 넓은 하늘을 마음에 

품으면 저도 어떨 때에는 하늘과 같이, 어떨 때에는 숨 쉬는 공기와 같이, 

그리고 어떨 때에는 기대고 있는 나무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확

신이 섰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표 8. 정리 단계 

Table 8. Steps to organize

단계/차시 학습 과정 내용 기타

정리 단계/

5차시

(100분)

교수자의 첨석 및 학습자의 

최종 수정

·  교수자는 학습자의 글에서 GPT 활용 글감 아이디어 모델링과 자기화 방법

의 주요 과정들을 첨삭한다.

·  학습자는 교수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글을 최종 수정한다. 성찰일지 작성하기

정리·반성
·  학습자는 GPT 활용 글쓰기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  학습자는 GPT 활용 글쓰기를 정리·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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