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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수학수업설계 분석
　

이 유 진 (대전흥룡초등학교, 교사)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의 ChatGPT에 대한 인식과 ChatGPT를 활용하여 구안한 수업설계의 특징을 분석함으

로써 ChatGPT를 활용한 교사의 수업설계역량 신장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ChatGPT를 활용하여 작성된 수업설계지를 수학수업의 설계 요소, 대화 및

정보 처리 유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들은 ChatGPT 활용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

로 보이며, 교사의 중재 가능성과 ChatGPT의 특성이 ChatGPT 활용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예비교사들은 주로 동기유발 활동과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놀이 활동에 ChatGPT를 활용했으며, 개인마다

ChatGPT를 활용하는 수준, 즉 ChatGPT와의 대화 양상과 정보 처리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ChatGPT를 활용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사 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Ⅰ. 서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의 발달로 사회 전 분야에서 AI 활용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증가하

고 있다(Kohnke et al., 2023; Shamir & Levin, 2022). 최근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chatbot 기술 특히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이하 Chat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ChatGPT는 기존의 chatbot과

달리 자연어 처리와 딥 러닝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유사한 혹은 더 뛰어난 답변을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ChatGPT를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과 기대를 보내고 있다(Farrokhnia et al., 2023; Kohnke et al., 2023).

하지만 한편에서는 ChatGPT가 부정확한 정보나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의 한계와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ChatGPT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asneci et al., 2023; Tlili et al., 2023). 이러한 논

의를 바탕으로 ChatGPT의 잘못된 사용을 우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ChatGPT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

가 시행되기도 했으며, ChatGPT의 사용 가능한 연령을 변경하는 조치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분야에

Chat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이를 위해 사용의 주체가 되는 교사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ChatGPT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범위를 넓혀 인공지능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아도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노지화 외, 2023; 신동조, 2020a). 교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대부분 교사 인식을 살펴보거나(김방희, 2022; 신동조, 2020b) 수학교육에 AI를 교육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 지식 및 역량을 탐색하는데 집중되어 있다(이동국 외, 2022; Agyei & Voogt,

2015; Celik, 2023; Shin, 2021). 구체적으로 교사가 수업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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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어려움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처럼(Utterberg et al., 2021) 교사 인식이나 지식, 역량이 AI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나 교사 교육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는 별반 없

다. 드물게 chatbot을 활용하여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예비교사 교육에 활용한 연구도 있었

지만(Lee & Yeo, 2022),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현 및 활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반

면 ChatGPT는 딥 러닝 언어 모델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화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별도

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분야와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나 교

사 교육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atGPT를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으로 ChatGPT를 활용한

수학수업설계를 진행하였다. 수업설계는 교육과정, 교과서, 학생, 교실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

문에, 분야와 관계없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ChatGPT를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수업을 설계하

는 과정에서 교사가 ChatGPT를 통해 얻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Brown(2009)에서

제시한 교사의 수업설계능력(Pedagogical Design Capacity)을 신장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ChatGPT를 활용한 수업설계과정 및 수업지도안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ChatGPT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제까지의 연구가 수업에서 AI를 수업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ChatGPT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수업설계에 ChatGPT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ChatGPT를 교사의 전문성 신장 또는 교사 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

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가. 수학교육에서의 AI

AI 기반 플랫폼을 분석하여 수학교육에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거나(예, 김세영, 조미경, 2022; 박혜연 외,

2022), 구체적으로 수업에 AI를 활용하는(예, 서명희, 조민식, 2023; 최인선, 2022) 등 수학교육에서 AI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노지화 외(2023)에서 2003

년부터 2020년까지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IJAIED)에 게재된 논문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352편을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 학습, 시스템, 모델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토픽을 학습행동모델분석, 피드백 생성, 학습 문제 및 질문 생성,

지식 모델 설계, 학습 지원, 평가 문항 설계, 데이터 처리 방법, 소그룹 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으로 도출하였

다. 시기별 주요 토픽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Intelligent Tutoring System(이하 ITS)에서 학생들의 학습 행동 또

는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학생 응답 및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개발하는 연구는 증가한 반면 상위 20개의 핵심어

중 teacher 또는 teaching은 나오지 않아 수학 교사 또는 수학 교수법에 관한 연구가 별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동조(2020a)에서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게재된 논문 중 초․중등 교과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51편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간의 교육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

교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처럼 수학교육에서의 AI와 관련된

연구에서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주체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으며, 상대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간과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학교육에서의 AI와 관련된 연구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예비교사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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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우선 AI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예, 김방희, 2022; 신동조, 2020b). 김방희

(2022)는 중등 예비교사 198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에 대한 인식과 AI 교수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AI 교육에 대

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이고, 관심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았으며, AI 교수효능감 하위요소 중 AI와

의 상호작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조(2020b)도 예비수학교사 46명을 대상으로 교육용 AI에 관한 지식,

수학교육에서 AI 활용의 필요성, AI가 도입되었을 때 수학교사와 AI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학교

육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주체적 사고 능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평가의 측면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서논술형 문항과 과정중심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AI 활용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업, 감정적 상호

작용, 비정형화된 평가, 상담으로 응답했으며, AI의 역할을 개별화 학습, 기계적 학습, 정형화된 평가와 행정 업

무로 답했다. 이처럼 AI 교육에 대해 교사들은 필요성과 장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AI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

고 한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AI의 역할을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수학교육에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교사 지식 및 역량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예, 이동

국 외, 2022; Agyei & Voogt, 2015; Celik, 2023; Shin, 2021). 테크놀로지 교수학적 내용 지식(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이하 TPACK)은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과 기술 지식(TK)을 통합하여

확장한 개념으로 기술 내용 지식(TCK)과 기술 교육 지식(TPK)이 결합된 형태이며 효과적인 교육 전략을 구현

하여 특정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적합한 기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Mishra & Koehler, 2006). 최근 AI

를 교육에 활용하는데 있어 기존 TPACK의 요소 즉, 교사의 기술 및 교육학적 지식 외에도 윤리적인 요소가 중

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며 Intelligent-TPACK을 새롭게 제시했다(Celik, 2023). 구체적으로 윤리적 요소에 해당

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AI 기반 도구가 학생들의 개인차(예, 인종, 성별)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작용하는지, AI 기반 도구가 내린 결정이 타당한지 등을 묻고 있으며, 본 연구와 가장 관련된 항목은

TPACK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AI 기반 도구와 교수 전략, 교사 콘텐츠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국내에서는 예비수학교사를 대상으로 ITS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할 때 예비교사의 ITS에 대한 관심,

ITS에 대한 역할 규정(positioning), TPACK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스스로 교수

학적 지식(PK)는 풍부하지만 기술 교육 지식(TPK)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ITS를 동등한 파

트너(partner)보다는 보조적인 역할(servant)로 규정하는 것을 발견했다(Shin, 2021). 또한 이동국 외(2022)는 AI

활용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에 관한 문헌 분석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 및 면담을 통해 총 5개의 역량군을 AI 활

용 교육 준비, AI 활용 교육 설계, AI 활용 교육 실행, AI 활용 교육 평가, AI 활용 교육 전문성 개발로 설정하

고 15개의 역량과 이에 따른 행동지표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 활용 교육 설계와

교육 전문성 개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설계에 관한 내용만 제시하고 있어 본 연

구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으며, AI 활용 교육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수학

습을 성찰하고 개선한다”는 항목이 가장 밀접했다. 실제 해당 항목에 대해 초․중등교사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

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AI 활용 교육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역량을 다른 역량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며 보유도가 낮았다(이동국, 이은상, 2022). 이처럼 교사들이 수학교육에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교사들에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요소들, 가령 교사 콘텐츠

를 조합하고, 자신의 교수학습을 성찰하여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교사와 AI의 상호작용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의 반응형 교육 기술을 향상시

키는데 chatbot을 활용한 연구(Lee & Yeo, 2022), 수학교육에 AI를 활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역할극을 실행해

보도록 한 연구(고호경 외, 2021)가 있다. 우선 Lee와 Yeo(2022)는 chatbot이 분수 주제에 대해 잘못 이해한 가

상의 학생 역할을 맡도록 개발한 뒤 예비교사가 이를 활용하여 학생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와 chatbot의 대화가 대부분 잘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chatbot을 활

용하여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호경 외(2021)는 수업에서 AI 교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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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ITS와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DBTS)과 같은 AI 시스템을 수

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안하고 역할극을 실행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수업 상황에서 AI 교사가 뛰어난

영역, 예를 들어 시청각자료 추천 및 제공이나 학생들의 이해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부분을 담당하

게 하고 보다 고차원적인 학습 및 최종결정은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구는 현재 AI 시스템을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교사 관점 또는 교사를 포함한 상황에서 AI

활용방안을 탐색하였으며 인공지능 교사와의 상호작용 요인을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제한된

상황이 아닌 실제적이고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구현했지만, chatbot의 사례처럼 시스템 개발 및 chatbot을 훈련시

키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현 및 활용이 어렵거나, 역할극처럼 실제 상황이 아닌 가

상의 상황을 다룬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는 상황에서 ChatGPT를 예비

교사들에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이고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사전에 데이터를 따로

제공하거나 별도의 chatbot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ChatGPT를 사용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자 하였다.

나. 교육에서의 ChatGPT

ChatGPT는 2022년 11월, OpenAI에서 출시한 챗봇이다. ChatGPT는 자연어 처리(NLP)를 사용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로, “실제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와 대화하고 후속 질문에 답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전제에 도전하고, 부적절한 요청을 거부”한다(OpenAI, 2023).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ChatGPT는 3.5버전으로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를 다루며, 딥 러닝 언어 모델로 텍스트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화를

생성한다. ChatGPT와 관련된 연구 특히,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ChatGPT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우선 Farrokhnia 외(2023)는 SWOT 분석을 통해 ChatGPT

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ChatGPT를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ChatGPT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ChatGPT의 한계와 약점을 이해해야 하며, 명확한 전략과 비판적 사고 및 사실 확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Kasneci 외(2023)도 대규모 언어 모델인 ChatGPT를  교사와  학습자가  기술적인 측면과 아울러 시

스템의  한계와  취약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lili 외(2023)는 좀 더 구체적인 교육적 상황에서 부정행

위, ChatGPT의 진실성, 개인정보 오도, 조작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ChatGPT를 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고

려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Jeon과 Lee(2023)는 실제 11명의 교사에게 2주 동안 ChatGPT를 사용하여

수업하도록 한 후 개별 면담을 통해 ChatGPT의 역할로 ‘대담자’, ‘콘텐츠 제공자’, ‘조교’, ‘평가자’를, 교사의 역

할로 ‘양질의 교육적 결정을 통한 자원 조율’, ‘학생을 능동적 조사자로 만들기’, ‘AI 윤리의식 고취’를 제시했으

며, ChatGPT를 사용할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ChatGPT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에 활용하기 위

해 필요한 교사 지식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교사가 ChatGPT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조율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ChatGPT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ChatGPT의 특징과 예비교사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다. 수업설계

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교육과정, 교과서, 학생, 교실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

이다. 교사의 수업설계과정을 이해하려면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떤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것을 넘어, 수

업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ChatGPT

를 교사 교육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업설계를 선택하였다. ChatGPT의 특성상 교사의 의도에

적합한 수학적 과제나 활동, 학습자의 예상 반응 등 수업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검색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교사

의 수업 계획을 지원하는 도구로써 활용하기 적합하며, ChatGPT를 활용한 수업설계의 과정에서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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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ChatGPT를 활용한 교사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

다. 수업설계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교과서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하는

지, 어떠한 자원을 어떤 의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수업설계를

분석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김구연, 전미현(2017)은 Brown(2009)이 제시한 수업설계능력(PDC)을 기반으로 수업

지도안의 형식과 구조, 학습 목표와 수학 과제 선택 및 설계 능력, 학습자에 대한 예상 및 대비 능력, 수업 전략

및 방법 설계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Remillard와 Kim (2017)은 수학이 내재된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본

적인 수학적 아이디어, 수학적 아이디어들 간의 표현과 연결,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제의 복잡성, 수학적 학습

경로의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우진(2022)에서는 수학 수업의 설계를 수학적 과제에

대한 이해, 학생의 수학적 사고 고려, 학습 내용에 대한 연결성, 평가 계획의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수업설계를 분석하는 기준과 앞서 제시한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

요한 교사 지식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업설계의 요소를 수학적 과제 및 활동, 학습자 이해, 수업 전

략, 평가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수업설계의 요소별로 ChatGPT를 통해 얻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 또는

변형하는지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수업설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ChatGPT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A대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 초등교사 10명이다. 위 예비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연구

를 수행하기 전에 초등수학교육론, 초등수학방법론과 관련된 개론 강의(각 2학점)를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그

강의를 통해 수와 연산 영역의 특징과 지도 방안, 수학 수업 모형 및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학습하였다. 또한 교

육실습에 참여한 경험은 있지만, AI와 관련된 정규 수업을 받은 경험은 없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에 예비교사들에게 ChatGPT에 회원가입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설문 및 수업지도안 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설문 및 활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크게 ChatGPT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조사와 ChatGPT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수업설계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ChatGPT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조사를 위해 신동조(2020b)의 설문 문항을 토대로

ChatGPT에 대한 예비교사의 경험 및 인식, 수학교육에서 ChatGPT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ChatGPT가

도입되었을 때 교사의 역할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수학교육전문가 2인의 검토를 통해 설문문항

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ChatGPT에 대한 예비교사의 경험 및 인식에 관한 문항은 ChatGPT에 대

한 지식, ChatGPT 사용 경험, ChatGPT에 대한 장단점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GPT가 도입되었을 때

교사의 역할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수학교육에서 ChatGPT 활용에 관한

문항은 ChatGPT를 활용한 교수, 학습, 평가로 세분화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설문문항은 ChatGPT를 활용한

평가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수학교육에서 ChatGPT를 학생의 수학 평가에 활용(예, 시험 채점)하는 것이 필

요한가요?”와 같이 제시하고 4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로 응답한 뒤 자

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ChatGPT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수업설계를 분석하기 위해 예비교사들에게 5학년 1학기 5단원 분

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 중 2차시 “분수의 덧셈을 해 볼까요(1)”를 수업으로 설계해 보도록 하였다([그림 Ⅱ-1]

참조). 이때 수업지도안 샘플과 해당 지도서 및 교과서 부분을 함께 제시했으며, 필요에 따라 수업지도안의 틀이

나 세부 양식을 수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ChatGPT를 수업 내용과 결합하여 학생들에

게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계획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ChatGPT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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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안내하였으며, 더불어 수업을 설계할 때 사용한 ChatGPT와의 대화 자료는 반드시 원문 그대로 캡처하고

이를 수업지도안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추가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그림 Ⅱ-1] 수업설계를 위한 교과서 과제(교육부, 2022, pp. 86~87)

나. 자료분석

먼저 ChatGPT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은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오픈 코딩을 통해 범

주화하여 특징을 도출해내었다. 이때, 4점 척도와 서술형을 함께 제시한 문항의 경우 우선 점수별로 답변을 분류

하고 각 점수에 해당하는 서술형 응답을 분석하여 점수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ChatGPT를 활용한 예

비교사의 수업설계는 ChatGPT를 활용한 수학 수업의 설계 요소와 수업설계 과정에서 나타난 ChatGPT와 예비

교사의 대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수학 수업설계의 요소(수학적 과제에 대

한 이해, 학생의 수학적 사고 고려, 학습 내용에 대한 연결성, 평가 계획)를 기준으로 예비교사의 수학수업설계

에서 ChatGPT를 활용한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수업설계 과정에서 나타난 ChatGPT와 예비교사의 대화

는 대화 양상과 정보 처리 방식으로 나누어 <표 Ⅱ-1>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때 대화 양상은 ChatGPT와의 대

화를 문답 횟수와 질문의 명확성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정보 처리 방식은 ChatGPT로부터 얻은 정보를 채택하였

는지 여부와 정보의 변형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대화 양상

문답 횟수
ChatGPT와의 대화가 1회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남

ChatGPT의 답변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제시함

질문의 명확성
질문의 대상, 의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

질문의 대상, 의도 등을 명확히 밝힘

정보
처리 방식

정보 채택 여부
ChatGPT로 얻은 정보를 채택함

ChatGPT로 얻은 정보의 적절성이나 적합성을 판단하여 채택 여부를 정함

정보 변형 여부
정보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함

수업에 적합하게 채택한 정보를 조정하거나 변형함

<표 Ⅱ-1> ChatGPT와 예비교사의 대화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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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ChatGPT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가. ChatGPT에 대한 예비교사의 경험 및 인식

예비교사들은 ChatGPT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지만(알고 있음: 7명), 사용해본 경험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사용해 본 적 없음: 6명). ChatGPT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예비교사도 서술형 응답을 살펴보면 예비교

사 6의 응답처럼 문제를 겪은 경우가 있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영어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는 예비교사 10을 제외하고 ChatGPT를 도구적인 역할이나 참고하는 수준에서 사용해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Ÿ 예비교사 #6: 강의를 들으며 분수의 나눗셈에서 제수를 역수로 바꾼 뒤 곱셈으로 계산을 하는 원리와




÷ 


과 같이 제수가 피제수보다 큰 경우에 구체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

겼습니다. (중략)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탓인지, ChatGPT의 한계가 있었던 탓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엉뚱한 답변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ChatGPT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ChatGPT의 단점을 서술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낮은 사용률에 대한 원인을 유추할 수 있었다. 앞서

ChatGPT를 사용한 경험에서도 엿볼 수 있듯 예비교사들은 ChatGPT의 단점으로 대부분 낮은 정확도를 꼽았으

며 한국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 4는 현재 무료로 서비스 되는 ChatGPT 3.5

모델의 경우 2021년 9월 이전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텍스트 데이터만 인

식하는 ChatGPT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예비교사들은 ChatGPT의 사용으

로 인해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가 줄어들고 창작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비교사들은 ChatGPT의 특성상 Chat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ChatGPT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Ÿ 예비교사 #4: 잘못된 정보나 유해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2021년 9월 이후의 지식은 제

한되어 있어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하

려는 ChatGPT의 특성상 정보 제공에 있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무난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제외한 도표,

사진, 그림 등을 인식할 수 없으며, 한국어 정보가 영어 정보에 비해 현저히 적어 정확성 및 신뢰성이 떨어

집니다.

반면 예비교사들은 ChatGPT의 장점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응답

했다. 예비교사 8의 응답처럼 ChatGPT는 LLM(Large language models)의 하나로 딥 러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

을 통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입

력한 질문의 문맥을 이전에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Ÿ 예비교사 #8: ChatGPT는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랑 비슷한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분량의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훈련한 챗봇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략) 뿐만 아

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제안이 가능하고 대화의 숨은 맥락을 찾고 기존의 대화 내용을 끄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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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답변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ChatGPT에 대한 예비교사의 경험 및 인식을 종합해보면 예비교사들은 ChatGPT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고

장단점에 대해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ChatGPT를 사용해보지 않은 예비교사가 더 많았으며 사용한 경우

에도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처럼 예비교사들은 ChatGPT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장점보다는 단점

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ChatGPT 활용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 수학교육에서 ChatGPT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예비교사들은 ChatGPT를 수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필요함: 8명),

ChatGPT를 학생의 수학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갈렸다(필요함: 6명, 필요하지 않음: 4명).

특히 ChatGPT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필요하지 않음: 5명, 전혀 필요하

지 않음: 1명). ChatGPT의 활용 영역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 달라진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각 영역에 대한 예

비교사의 서술형 응답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우선 ChatGPT를 수학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학습자 맞춤형, 수준별 수

업, 맞춤형 피드백 제공을 위해 ChatGPT를 활용하거나 교과서 익히기 문제 외에 단순 연습 문제(drill) 또는 학

생 수준에 맞는 연습 문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예비교사 7처

럼 교실 논의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 외에 추가적으로 논의해봄직한 의견을 ChatGPT가 제시함으로써 더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른 AI 활용 도구와 다른 ChatGPT의 특

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활용방안은 기존의 ITS를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저

해한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닌 ChatGPT 활용의 필요성

을 강조하거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인공지능 활용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ChatGPT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ChatGPT를 수학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수학 교과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 서술했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 8처럼 영어처럼 반복과

암기가 필요한 과목과 달리 수학의 경우 학생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

이 중요하므로 ChatGPT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Ÿ 예비교사 #7: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수업의 경우에 학생들의 의견을 들

어보고 추가로 ChatGPT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Ÿ 예비교사 #8: 수학이라는 과목은 개념을 배우면서 그 개념을 여러 문제에 적용해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중략) 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구두로 수업을 듣고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수학학습에 Chat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예비

교사들은 개별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해소해 주거나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 또

는 문항을 제시하는 측면에 ChatGP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예비교사 3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예를 제시했는데 학생이 어려워하는 개념 가령 나눗셈에서 “나눗셈이 뭐야?”, “더 쉽게 설명해줘”, “나는 나

눗셈을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이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처럼 학습자 수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

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거나 ChatGPT와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학생의 수학학습에 ChatGPT를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예비교

사 2는 학생이 ChatGPT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 없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의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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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ChatGPT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수학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우려가 수학 수업에서 ChatGPT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답했던 것과 달리 학

생의 수학학습에서 ChatGPT의 활용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예비교

사의 의견도 수학 수업 활용보다 학생의 수학학습에서 ChatGPT의 활용에 부정적이었는데 이러한 활용 주체에

대한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Ÿ 예비교사 #3: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ChatGPT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파

악하고 돕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ChatGPT에게 어려운 개념을 설명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Ÿ 예비교사 #2: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학습에 사용하기보다는 교사가 수업을

위해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중략) ChatGPT를 접하는 아이들 또한

비판적인 사고 없이 의존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아이들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

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수학 수업에서 ChatGPT의 활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학생의

학습에서 ChatGP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특히 평가 부분에 ChatGPT를 활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학수업과 학생의 수학학습에 비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구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예비교사들은 ChatGPT를 평가에 활용할 경우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항을 제공하거나 다양

한 유형과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긍정적인 응답을 한 예비교사도 예비교사

10처럼 출제한 문제를 학생들도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지, 채점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점검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예비교사 10의 우려처럼 보안과 타당성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출제,

채점과 같은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예비교사 6의 의견처럼 ChatGPT가 학생들

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순 계산 문항이 아닌 서술형 문항이나 역량 문항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Ÿ 예비교사 #10: ChatGPT를 잘 활용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시험을 채점하고 손쉽게 학생들을 평가할 적절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략) ChatGPT에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나 특성 등의 조건을 자

세하게 잘 입력해줘야 합니다. 또한 ChatGPT로 출제한 문제가 인터넷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 채점에 활용하였을 때 채점이 제대로 되었는지 적절히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Ÿ 예비교사 #6: 어린 학습자의 답변은 ChatGPT가 요구하는 답변과 의미가 일치할 수 있지만,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교사는 어린 학습자의 표현 방식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해 평가 결과에

적용하지만, ChatGPT는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학교육에서 ChatGPT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교사의 중재 가능성이 클수록 ChatGPT

활용에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정확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평가의 경우 앞서 응답한 ChatGPT의 단점

에서 지적된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처럼 교사의 중재 가능성과

ChatGPT의 특성이 예비교사들의 ChatGPT 활용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ChatGPT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 역할에 관한 질문에 학생들은 예비교사 9처럼 ChatGPT

가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역할을 공통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ChatGPT의 사용 범위를 판단하는 역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ChatGPT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업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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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 등이 중요하다 답했다. 구체적으로 ChatGPT의 사용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학생들이 ChatGPT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ChatGPT의 활용 범위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나 창의적 능력을 갖추는 것

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Ÿ 예비교사 #9: ChatGPT를 활용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ChatGPT를 통해 얻은 정보가 실제로

맞는 정보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검색해서 얻은 정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얻은 정보가 실제로

맞는 정보인지, 그것을 실제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 학생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은 무엇일지에 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ChatGPT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 역할에 대한 예비교사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앞서 수학교육에서

ChatGPT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ChatGPT의 단점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사는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춰야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오류, 특히 윤리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2. ChatGPT를 활용한 예비교사의 수업설계

가. ChatGPT를 활용한 수학 수업의 설계 요소

예비교사들이 ChatGPT를 활용하여 작성한 지도안을 수학 수업의 설계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Ⅲ-1>

과 같다. 예비교사는 평균적으로 2가지 요소에 ChatGPT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했으며, 활용 빈도는

학습자 이해, 수학 과제 및 활동, 수업 전략, 평가의 순으로 높았다. 우선 학습자 이해와 관련하여 크게 학생의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정의적 영역과 관련해서 통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실생활 예시나 흥미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도입 활동을 질문한 예를 살펴볼 수 있었고 인지적 영역에

관한 활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비교사

설계 요소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 수학 과제 및 활동 ∨ ∨ ∨ ∨ ∨ 5

2. 학습자 이해 ∨ ∨ ∨ ∨ ∨ ∨ ∨ ∨ 8

3. 수업 전략 ∨ ∨ ∨ ∨ 4

4. 평가 ∨ ∨ ∨ 3

<표 Ⅲ-1> ChatGPT의 정보를 반영한 수학 수업의 설계 요소

구체적으로 예비교사의 ChatGPT를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Ⅲ-1]처럼 해당 차시에서 학생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도입 활동이나 자료를 질문하고 그 결과 케이크 소재를 동기유발 활동으로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예비교사들이 ChatGPT를 활용하여 채택한 동기유발 활동을 살펴보면 대부분 요리 레시피,

케이크처럼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와 유사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ChatGPT에서 제시한 주제가 레시피에서 재료

의 양, 농작물의 비율, 시간 계산, 금융 분야에서 이자율 등 매우 다양했음에도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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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준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소재인지 예비교사들의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즉 ChatGPT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의도와 판단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때, 기존 교과서에서 제시한 활동이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예비교사 3처럼 동기유발로 적합한 실생활 예시를 묻고 색종이 소재를 채택하여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ChatGPT와 예비교사 #4의 대화 예비교사 #4의 수업설계지

[그림 Ⅲ-1] ChatGPT를 학습자 이해 요소에 활용한 사례

두 번째로 수학 과제 및 활동에서도 예비교사마다 ChatGPT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비

교사는 대부분 전개 활동에서 이분모 분수의 덧셈을 가르칠 때 적합한 놀이 활동 또는 재미있는 활동을 질문하

고 이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그림 Ⅲ-2]처럼 ChatGPT에 이분모 분수의 덧셈에 적합한 놀이나 재미있는 활동

이나 통분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을 질문하고 분수 블록 조립 놀이, 분수 버블 게임, 분수 빙고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을 마지막 활동에 제시하였다. 앞서 학습자 이해 요소와 마찬가지로 ChatGPT에서 제시한 놀이나 활동이 분

수 버블 충돌, 분수 덧셈 경주, 분수 숨바꼭질처럼 다양했음에도 예비교사마다 “통분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적합

한”처럼 교수자의 의도와 수업 목표에 적절한지 판단하여 활동을 선택하였다. 이 외에도 예비교사 4처럼

ChatGPT에서 제시한 활동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ChatGPT와 예비교사 #1의 대화 예비교사 #1의 수업설계지

[그림 Ⅲ-2] ChatGPT를 수학 과제 및 활동 요소에 활용한 사례

세 번째로 수업 전략에서 예비교사는 주로 효과적인 발문이나 수업 전략, 단원 계열 및 학습 내용을 파악하

는데 ChatGPT를 활용했다. 예비교사 2는 [그림 Ⅲ-3]처럼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5학년에게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발문에 대해 질문하고 ChatGPT가 제시한 발문의 흐름을

일부 활용하여 지도안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이분모 분수의 덧셈 방법 중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상황

에 대한 발문에 ChatGPT를 활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을 어떻게 수업해야 할

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질문을 통해 전반적인 수업 흐름 및 아이디어를 탐색한 경우도 있었다. 이때 ChatGPT

가 제시한 그림과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시각적인 설명, 공통분모 개념의 이해, 문제풀이를 통한 실습, 게임과 엑

티비티를 활용한 학습 방법 중 예비교사 6은 게임과 엑티비티를 활용한 학습 방법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을 처음 학습하는 차시에서는 되레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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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방안들만 반영하였다. 다만 ChatGPT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구체

적인 활동 내용은 예비교사가 스스로 고안하여 수업설계에 반영하였다.

ChatGPT와 예비교사 #2의 대화 예비교사 #2의 수업설계지

[그림 Ⅲ-3] ChatGPT를 수업 전략 요소에 활용한 사례

마지막으로 평가에서 ChatGPT를 활용한 사례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예비교사들의 수학교육에서

ChatGPT의 활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을 때 평가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

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초등학생의 성취 수준에 맞게 받아올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

셈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질문하고 [그림 Ⅲ-4]처럼 반영하였다. 이때, 예비교사는 ChatGPT가 제시한 평가

문항이 정말 교육과정 성취수준에 적합한지 즉, 받아올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인지 검토 후에 소재

만 차용하여 정리활동에 제시하였다. 또 다른 예비교사는 해당 차시에 대한 마무리로 적합한 활동을 질문하였으

며, ChatGPT가 제시한 통분에 대한 개념 이해와 자기 평가 및 피드백 활동을 정리에 제시하였다. 이때 구체적

인 개념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발문과 자기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발문은 예비교사가 스스로 고안하여 수업설

계에 반영하였다.

ChatGPT와 예비교사 #5의 대화 예비교사 #5의 수업설계지

[그림 Ⅲ-4] ChatGPT를 평가 요소에 활용한 사례

이처럼 수업설계요소에 따라 ChatGPT를 활용한 수업설계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동기유발과 관련된 학

습자 이해 요소를 주로 ChatGPT를 활용하여 변형하였고,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놀이 활동을 구안하는데

ChatGPT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비교사마다 ChatGPT를 통해 탐색하는 정보의 상세함과 얻은 정

보를 수업설계에 반영하는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나. ChatGPT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질문과 채택 과정

앞서 예비교사들이 ChatGPT를 수업설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ChatGPT와 예비교사

의 대화 양상과 ChatGPT로부터 얻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였다. 우선 ChatGPT와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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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Ⅲ-2>와 같다. 구체적으로 ChatGPT와의 대화를 문답 횟수와 질문의

명확성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예비교사마다 대화 양상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으

며, 같은 예비교사라도 설계 요소에 따라 대화 유형이 달라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예비교사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설계요소 1 2 1 2 1 2 1 2 1 1 2 1 2 1 2 3 1 2 1 2

대화 유형 1 ∨ ∨ ∨ ∨ ∨ ∨ ∨ ∨ ∨ ∨

대화 유형 2 ∨ ∨ ∨

대화 유형 3 ∨ ∨ ∨ ∨ ∨ ∨ ∨

<표 Ⅲ-2> ChatGPT와 예비교사의 대화 유형

대화 유형 1은 질문 한 번으로 ChatGPT와의 대화를 마무리했으며, 질문의 대상, 의도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Ⅲ-5]에서 예비교사 2의 질문을 살펴보면 학생들이’처럼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처럼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이 받아올림 있는 덧셈인

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등 비교적 질문의 수준이 상세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질문 없이

ChatGPT의 답변 중 일부를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그림 Ⅲ-5]에서 예비교사 4의 질문을 살펴보면 예비교

사 2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처럼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이 받아올림 있는 덧셈인

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서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이 제시될 수 있는 놀이활동까지 포함한 답변

이 제시되었다.

ChatGPT와 예비교사 #2의 대화 ChatGPT와 예비교사 #4의 대화

[그림 Ⅲ-5] 대화 유형 1의 예

대화 유형 2는 질문의 대상이나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추가적인 질문은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Ⅲ-6]에서 예비교사 2의 질문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에게’처럼 대상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는 것을’처럼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을 통분하는 방법 중 두 번

째 방법을 특정하여 묻고 있다. 또한 [그림 Ⅲ-6]에서 예비교사 3의 질문을 살펴보면 ‘(5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전 질문에서 제시하여 생략함) 5단원 2차시에서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처럼 구체적인 지도 내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통분의 필요성을 찾도록 하는데’라고 밝히며 활동의 의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다만

ChatGPT는 텍스트 기반의 정보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살펴보면 예비교사 3이 제시한 ‘5단원 2차시’

라는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질문을 입력할 때 ChatGPT의 특성에 유의해야 할 필

요가 있으며, 가급적 질문에 직접적으로 활동의 의도, 대상 학생의 정보, 내용의 범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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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와 예비교사 #2의 대화 ChatGPT와 예비교사 #3의 대화

[그림 Ⅲ-6] 대화 유형 2의 예

대화 유형 3은 한 번에 ChatGPT의 답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도에 적합하게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제시함으로써 더 적합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교사 1은 첫 번째 질문에서 ‘초등학교 5학

년 1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통분을 가르칠 때’라고 언급하며 질문의 대상과 지도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어서 제시된 놀이 활동 중 하나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차시의 활동에 적

합한지 살펴본 후 ‘분수 블록 조립 게임’을 수업 계획에 포함하였다. 예비교사 4는 [그림 Ⅲ-7]처럼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이라고 지도 내용을 밝혔으며, ‘아이들이 재밌어할’, ‘도입 자료로 쓸 만한’, ‘아이들의 일상과 가까

운’과 같이 활동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질문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ChatGPT의 답변을

살펴보면 문맥을 살펴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비교사 4는 ChatGPT가 제시한 도입 활동 중 스토리텔링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제시함

으로써 활동이 적합한지 살피고 ChatGPT가 제시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주제 중 하나를 골라 각색 및 활용하였

다. 이처럼 한 번의 질문과 답변으로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의도에

적합한 활동 및 활동 방법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예비교사가 수업설계를 위해 ChatGPT와 대화하는 방식에는 차

이가 있으며, 동일한 수업설계요소 가령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도입활동에 대해 ChatGPT를 활용한다

고 하더라도 교사의 질문이 얼마나 상세하고 교사의 의도를 드러내는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질

문을 하는지에 따라 Chat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atGPT와 예비교사 #4의 대화

[그림 Ⅲ-7] 대화 유형 3의 예

다음으로 ChatGPT로부터 얻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ChatGPT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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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얻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정보의 채택 여부와 변형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유

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유형 1은 ChatGPT로부터 얻은 정보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비교사의 ChatGPT 활용과정을 살펴본 결과 정보 처리 유형 1은 나타나지 않았다. ChatGPT는 대부분 질문에

다양한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비교사가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

었고, 그로 인해 유형 1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비교사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설계 요소 1 2 1 2 1 2 1 2 1 1 2 1 2 1 2 3 1 2 1 2

정보 처리 유형 1

정보 처리 유형 2 ∨ ∨ ∨ ∨ ∨ ∨ ∨ ∨ ∨ ∨ ∨ ∨ ∨

정보 처리 유형 3 ∨ ∨ ∨ ∨ ∨ ∨ ∨

<표 Ⅲ-3> 예비교사의 정보 처리 유형

정보 처리 유형 2는 ChatGPT로부터 얻은 정보의 적절성이나 적합성을 판단하여 채택 여부를 정하거나, 채택

한 정보 중에서도 수업설계에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여 일부만 반영하는 것이다. 앞서 [그림 Ⅲ-7]에서 예비교사

4의 사례처럼 ChatGPT가 제시한 방안 중 스토리텔링을 선택하였으며, ChatGPT가 제시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주제 중 적절한 것을 선정하였다. 이때 ChatGPT에서 제시한 정보 중 예비교사의 판단이 개입되어 적절한 정보

를 선별, 선택하는 과정이 반영되었다. 이어서 교사가 선택한 스토리텔링 주제를 [그림 Ⅲ-1]과 같이 각색하여

수업의 도입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ChatGPT가 제시한 정보를 예비교사가 수업에 적합하게 변형하였다. 이처럼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유형 1과 달리 유형 2는 예비교사의 판단이 개입되며 그 결과 일부

정보 또는 모든 정보를 수업설계에 활용하지 않기도 했다. 또한 채택된 정보도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수업설계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정보 처리 유형 3은 ChatGPT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질문하고 이 중에서 예비교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를 채택한 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은 예비교사가 구안하거나 변형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유형 2와 비교

하였을 때 유형 3은 ChatGPT에서 제시한 정보를 대부분 각색하여 활용하거나 아이디어만 차용하여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교사가 구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hatGPT와 예비교사 #10의 대화 예비교사 #10의 수업설계지

(중략)

[그림 Ⅲ-8] 정보 처리 유형 3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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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10은 다른 예비교사들과 달리 ChatGPT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과제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묻지 않

고 “초등학생들에게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에서의 통분의 필요성을 찾게 하고, 학생들이 받아올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게 40분 동안 어떻게 수업하면 좋을지” 물었다. 이후

교사가 구안한 과제를 제시하며 좀 더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질문했으며, 그 결과를 수업설계지에 반영하였다.

이때, [그림 Ⅲ-8]처럼 전체적인 수업 흐름은 ChatGPT의 답변을 활용하였지만 구체적인 전개활동에서 사용할

과제나 활동 내용은 교사가 새롭게 구안하였다. 이처럼 수업설계요소에 따라 ChatGPT를 활용한 수업설계를 분

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예비교사들은 ChatGPT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처리했지만

예비교사마다 ChatGPT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반영하고 수정하는 방식 즉, 정보 처리 유형은 달랐으며, 같은 예비

교사라도 질문에 따라, 수업설계요소에 따라 정보의 처리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ChatGPT를 활용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사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예비교사의

ChatGPT에 대한 인식과 ChatGPT를 활용하여 구안한 수업지도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를 대상으

로 ChatGPT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ChatGPT를 활용하여 작성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수업설계지

를 수학수업의 설계 요소, 대화 및 정보 처리 유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ChatGPT를

활용한 수업설계와 관련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에게서 나타난 수업설계요소의 반영 양상이 유사했다. 예비교사들은 주로 동기유발 활동과 배

운 내용을 적용하는 놀이 활동 즉, 학습자 요소와 수학 과제 및 활동 요소를 구안하는데 ChatGPT를 활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교육에서 ChatGPT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ChatGPT의 단점과 ChatGPT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교사의 역할로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을 꼽았다. 이

는 선행연구에서 ChatGPT의 한계와 취약성 즉, 부정확한 정보나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ChatGPT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며(Cotton et al., 2023; Kasneci et al., 2023; Tlili

et al., 2023), ITS를 동등한 파트너보다는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Shin, 2021). 따라서

ChatGPT, 더 나아가 교육분야에서 AI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한계와 취약성이 개선되

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이를 인식하고 중재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마다 ChatGPT를 활용하는 수준, 즉 ChatGPT와의 대화 양상과 정보 처리 양상에 큰 차이를 보였

다. 구체적으로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ChatGPT와 나눈 대화를 분석한 결과 수업자의 의도

에 맞는 질문인지, 질문이 얼마나 명확한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대화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ChatGPT의 답변도 달라졌다. 또한 ChatGPT에서 얻은 정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정보를 반영해야 하는

지 판단하고 교사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는 수준이 예비교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ChatGPT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된 TPACK의 요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업설계를 위한 교육학적 지식

(PCK), ChatGPT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 지식(TK)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더불어 기술 교육 지식

(TPK) 즉, AI를 사용할 때 교수와 학습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적 설계와 전략을 통

해 AI를 교육활동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Koehler & Mishra, 2009). 따라서 Chat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사지식을 분석하고 이를 교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ChatGPT를 교사 교육 및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

다. 기존의 수학교육에서의 AI 관련 연구들은 주로 수업에서 AI를 활용한 수업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효

과가 있는지, AI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노지화 외, 2023; 신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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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a). 실제 교사들도 AI 활용 교육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역량을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며 해당 역량을 가

지고 있는 교사의 비율도 낮았다(이동국, 이은상, 2022). 드물게 Lee와 Yeo(2022)처럼 Chatbot을 활용한 교사 교

육을 성공적으로 시도한 사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ChatGPT를 활용한 수업설계를 분석함으로써 ChatGPT

를 교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ChatGPT가 가진 장점 및 특징, 즉 검

색자의 의도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Curriculum resorce)-학생 예상 반응, 적절한 과제, 활용 가능한 프

로그램 등-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예비교사는 수업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의도에 맞

게 변형하여 수업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수업설계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대로 교사교육자의 관점에서 예비교사가 수업설계를 위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수

정․반영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에게 부족한 수업설계역량 및 기술 교육 지식(TPK)이 무엇인

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앞서 제시한 것처럼 ChatGPT의 부정적인 효과 즉, ChatGPT

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ChatGPT가 대신 수업설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 ChatGPT를 활

용한 수업설계를 위해서는 예비 교사의 수업설계역량 및 기술 교육 지식(TPK)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한다. 또한 수업설계 외에도 ChatGPT를 활용하여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연습해 보거나 가상의 수업 상황

을 체험해보는 등 다양한 교사 교육 분야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ChatGPT에 대한 인식과 ChatGPT를 활용하여 구안한 수업설계를 분석한 것으로,

예비교사들이 수학교육에서의 ChatGPT 활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ChatGPT를 활

용하여 구안한 수업설계 및 그 과정에서 나타난 ChatGPT 활용 양상과 연관지어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AI

특히, ChatGPT를 활용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사교육에 본 연구가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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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teachers' pedagogical design capacity using 
ChatGPT.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ChatGPT, and 
lesson plans created using ChatGPT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s of design elements, conversations with 
ChatGPT, and information transforming. The results showed that pre-service teachers have a rather passive attitude 
toward the use of ChatGPT, and that teacher moderation and ChatGPT characteristics affect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use of ChatGPT. In addition, pre-service teachers mainly used ChatGPT for motivational activities 
and play activitie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utilization of ChatGPT among individuals, i.e., 
how they interacted with ChatGPT and how they transformed inform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using ChatGPT for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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