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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3년 챗GPT가 소개되면서, 교육현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초등학생 6학년 11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자연어 처리 챗봇

을 교과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 사후 분석으로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검증방법으로는 대응표본 t 검정,
독립표본 t 검정 및 선형회귀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

들의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을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은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다

가오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시기를 대비하여, 전 교과 학습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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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hatGPT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in the education industry. Many educational programs are be-
ing researched and developed that utiliz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hatbot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110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particip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whether an
educational program utilizing a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hatbot could increase students' positive perception of
AI technology. Statistical validation was conducted by paired-sample t-test, independent-sample t-test,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ducational program utilizing a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hatbot increased students' positive perception of AI technology and had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negative
perceptions. There is a need to research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utilize AI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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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3년 ChatGPT의 등장은 사회 전 분야에 큰 충격

을 준 일대 사건이었다. 복잡한 질문조차 수준 높은 답

변을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교수와 학습을 기본요소로 하는 교육활동에서도 이러한

ChatGPT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이전에도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E-Learning 방안은 연구가 있었다. 예컨대 한 가지 기

능 또는 한 가지 교육 주제에 특화된 챗봇을 활용한 연

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부터 관련 연구

실적이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

즉, 챗봇을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

는 시대의 흐름이 된 것이다. 그 시작은 일부 교과 또는

주제에 특정한 챗봇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예

컨대 수학교과 학습에는 수학 관련 AI 챗봇을 활용하

고, 영어교과 학습에는 영어 관련 AI 챗봇을 활용하는

식의 교수ㆍ학습방안이 제한적으로 제시되었다[2].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중점으로 다룰 자연어 처리 챗봇

ChatGPT는 모든 분야 교과 및 주제 학습을 망라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위와 활용도 면에서 이전의

도구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ChatGPT의 교육적 활용에는 여러 가지 논란

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ChatGPT 사용자 매뉴얼에는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사용 제한, 13세-18세미만 청소

년에게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3]. 선제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18세미만 청소년에게

ChatGPT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였

으나, 사용자들의 반발로 ChatGPT 매뉴얼 수준으로 시

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4].

한국 역시 일부 대학교에서 ChatGPT 활용 관련 연

구 윤리 매뉴얼이 이미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배포한 상

태이다[5]. 또한 교육부에서도 일각에서 꾸준하게 제기

되고 있는 챗봇학습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연어 처리

챗봇을 교육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규정과 통제 사항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에 착수한 상태이다[6].

이처럼 ChatGPT의 교육적 활용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언젠가는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있다. 다만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해야 하

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본 연

구는 자연어 처리 챗봇인 ChatGPT를 초등학교 교육에

적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AI 기술에 대한 태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연

어 처리 챗봇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ㆍ장기적

으로 교육활동에 안전하고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자연어 처리 챗봇의 교육적 활용

자연어 처리 챗봇은 텍스트와 음성으로 학습자와 실

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관련 추가정

보를 제시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대화형 웹 도구이

다. 챗봇은 초기의 마케팅 및 홍보 서비스 분야에 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딥 러닝 기술의 발달로 인

공지능이 스스로 습득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방대해

짐에 따라 그 활용범위가 교육 분야까지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다[7].

교육활동에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

은 장점이 있었다. 첫째,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자에게

상호작용감을 느끼게 해주며 이는 학습동기의 증진으로

이어졌다. 챗봇과 학습하면서 실시간 상호작용이 꾸준

히 발생하며, 이는 흥미와 지속가능한 학습동기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8].

둘째, 학습자에게 부담감 없이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수자의 경우, 학생의 끊임없는 질

문은 피로도와 인내심의 한계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자

연어 처리 챗봇은 질문의 수와 빈도와 상관없이 매 순

간 적합한 답변을 해준다. 이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기술 도구이기 때문이다[9]. 위와 같은 장점을 토대로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활동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동기형성, 학습참여율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이처럼 인공지능 및 머신 러닝 기술의 발달로 자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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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챗봇의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대폭으로 상향

되면서 교육목적으로 챗봇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자연어 처리 챗봇

을 활용한 교육연구는 특정 교과 및 주제 활동으로 제

한되어 있다. 주로 외국어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

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을 외국어 교과 뿐만 아

니라 일상적인 기초 교과 학습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추후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교과와 주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2. 챗봇을 활용한 조등학교 교수ㆍ학습 방안 

챗봇을 활용한 초등학교 교육은 주로 앞서 살펴보았

듯 외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초등 영어교육에서 2021년 EBS에서 개발된 ‘AI

펭톡’을 활용한 실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영어

교과 이외에는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 챗봇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교과 교육과 별개로 인성교육 및 학생

상담에서도 챗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대표적인 영어 챗봇 도구인 AI 펭톡을 활용한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장점이 있었다. AI 펭톡을 활

용한 영어학습은 말하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을 향상시켰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반복적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방

과후 가정학습의 경우, 학생이 처한 환경에 따라 활용정

도가 차이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영어 학습 역

량 격차 역시 AI 펭톡 활용도에 영향을 미쳤다[12].

또 다른 영어 교육 챗봇 도구인 Dialog flow를 활용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자점을 얻을 수 있었다.

Dialog flow의 장점은 프로그램밍에 대한 지식이 없

어도 교사가 수업 주제와 내용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활용한 초등 영어 수업은 학습자

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정의적 영역

(가치ㆍ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최근 기술의 발달 속도를 감안하면 더욱 광

범위하게 초등 영어 교육에 챗봇이 활용될 것임을 예고

하였다[13].

초등 영어교육 외에, 사회 교육에서도 챗봇을 활용한

연구가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픈 소

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챗봇을 직접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였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챗봇에 수시로 반영하여, 학

생들의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

킬 수 있었다. 그러나, AI 챗봇을 교육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교사를 위한 관급 주도의 교육 연구용 챗

봇 플랫폼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4].

초등 도덕교육에서는 챗봇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을 통

해 AI 기술이 가진 한계점, 부정확성, 오류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

에 학습자의 윤리의식과 기술과 인간의 공존방안에 대하

여 논의하는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은 구안하였다[15].

교과 교육과 별개로 초등학생의 생활지도 및 상담에

서도 챗봇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었다. 인공지능 기

반의 상담 챗봇인 트로스트, 헬로우봇, 토닥이 등의 활

용 현황을 분석하여, 초등학생의 발달 및 행동특성에 따

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16].

이처럼 기존의 초등 영어교육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챗봇 활용 교육방안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 교과교육 및 생활지도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도 챗봇을 활용한

영어(외국어) 수업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교과에 적용

하는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2.3. 챗봇을 활용한 교수ㆍ학습의 유의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ChatGPT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

여 교수ㆍ학습 설계 및 과정에 반영하여 할 것이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활용을 저지하고자 시도했던

이탈리아와 유럽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ChatGPT를 교육현장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변적으로 논의중에 있다. 그 배

경에는 2023년 5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한

다. 지침에 따르면, ChatGPT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

야에서 활용가능하다. 정보탐색, 언어능력, 컴퓨터능력

활용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자료조사, 번역,

프로그램 사용법 탐색에서 제한사항만 지킨다면 공공분

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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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정부에서

권고한 지침에 근거해 교육현장에 ChatGPT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특히 충청

남도교육청이 타 시ㆍ도 교육청보다 움직임이 활발하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시한 매뉴얼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업에서 ChatGPT를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점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올바르게 질문하는 방법

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 ChatGPT를 적

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4가지의 질문 모델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핵심어를 찾아 추가

질문하기, 맥락과 단서를 제공하기, 예시요청하기 등이

다. 이러한 질문법을 사전에 충분히 훈련시켜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ChatGPT에서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

록 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표절예방 및 저작권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ChatGPT의 결

과물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이며,

정보 원저작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편향성 및 신뢰성

검증이 수업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ChatGPT는

때때로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올바르지 못한 정보

를 제공하기도 하며, 잘못된 정보 역시 제공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ChatGPT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정보

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선택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18].

위에서 살펴보았듯, 본 연구의 교수ㆍ학습 방안을 설계

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올바르게 Chat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법 및 사용자 윤리 교육을 ChatGPT

활용 전ㆍ중ㆍ후 모든 과정에서 실시하였다. 앞으로

ChatGPT를 활용하는 다양한 교과의 수업 방법에 알맞은

세분화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

램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위

치한 A초등학교 6학년 5학급(남52, 여58) 110명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 3월 2일, 시업식과

더불어 사전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약 3개월간의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교과 수업에 적용

하고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A초등학교는 관내 다른 초등학교보다 디지털 교 여

건이 풍족한 편이었으며,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

분의 6학년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기초 소

양이 우수한 편이었다

수업을 실시하는 교사 역시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을 매우 선호하였고, 자연어 처리

챗봇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탐구적 관심이 높은 편이었

다. 위와 같이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A초등학교의 학

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여러모로 장점이 있었다.

3.2. 연구절차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습자의

AI 기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른 도식화

한 것은 아래의 (Fig. 1)과 같다.

Related Research and Design

↓

Program development

↓

Pre Validation

↓

Applying Program

↓

Post Validation

↓

Statistical Processing and Result Analysis

(Fig. 1) Procedures of the study

관련 선행연구 및 교육과정 분석에서는 2015 개정 6학

년 교과 교육과정에서 자연어 처리 챗봇을 무리없이 적

용할 수 있는 단원과 내용을 먼저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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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교육과정을 수립함에 있어 5개의 모든 학급이 공통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도계획을 면밀하게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천 전과 사후 분석의 비교를 통해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AI 기

술을 생각하는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증된 AI 기술 태도 검사지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여, 프로그램 투입 전ㆍ후 설문을 실

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인구통

계학적 유의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Experimental Design

G OA X

G : Experimental Group

OA : AI Attitudes Scale

X : ChatBot Educational Program

3.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자연어 처리 챗봇 교육프로그

램이 학습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설문지를 활

용하였다. 이를 2015 개정 6학년 교육과정을 고려했고,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첫번째로 참고한 설문도구는 AI Attitudes Scale(AIA)

이다. 이 설문도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설문도구있다. 이

설문도구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관한 긍정적ㆍ중립적

ㆍ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데 유용성이 밝혀졌으며, 많은

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19].

두번째로 참고한 설문도구는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이다[20]. 이 설문도구는 1989년에 개발된

도구로서, 조사자의 정보기술 수용정도와 사용하고자 하

는 태도를 밝히는데 간단명료하면서도, 설명력이 매우

높은 모형으로 수 십 년간 인정받고 있다[21].

위와 같이 2가지 검증된 설문 도구를 활용하여, 초등

학교 6학년 학생의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하였다. 긍정적

태도의 8개 문항과 부정적 태도의 8개 문항 등 총 16

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설문에는 2가지 측정

요소가 내재되어있다. 긍정적 태도의 문항에는 인공지

능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성(Optimism) 및 미래 사

회 개발에 기여하는 혁신성(Innovativeness)을 포함하였

으며, 부정적 태도의 문항에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

전 위협 및 불안성(Insecurity)과 정서적 불편함

(Discomfort)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래의 <Table 2>, <Table 3> 과 같다.

N Item Factor

1
I am interested in using artificially intelligent

systems in my daily life.

Optimism

2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citing.

3
There are many beneficial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4
I would like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in

my home work.

5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ontinuously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my study.

Innovativen

ess

6
Much of society will benefit from a future full

of Artificial Intelligence

7
Artificial Intelligence can have positive

impacts on people’s wellbeing

8

For routine transactions, People would rather

interact with an artificially intelligent system

than with a human

<Table 2> Positive Factor to Consider

<Table 3> Negative Factor to Consider

N Item Factor

1 I think Artificial Intelligence is dangerous.
Insecurity2 Students use Artificial Intelligence unethically

3 I find Artificial Intelligence sinister.

4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to spy on people

5
I think artificially intelligent systems make

many errors.

Discomfort
6
I feel discomfort when I think about future

u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requently.

7
Artificial Intelligence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people’s wellbeing

8

For routine transactions, I would rather

interact with a human than with an artificially

intellig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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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수업방안 개발

4.1. 개발 방향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이 되는 6학년 교과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릍 통해 교과 교

육과정 중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교과를 중심으로 자연

어 처리 챗봇을 사용할 수 있는 단원과 내용 요소를 추

출하였다.

이어서 A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교과 수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

안을 구안하였다. 자연어 처리 챗봇을 다음과 같이 3가

지 수업방향을 고려할 수 있었다.

첫째, 문해력 강화 학습이다. 자연어 처리 챗봇은 간

단하게 맞춤법 검사에서부터 문장 구성과 문법적 오류

를 비교적 정확히 잡을 수 있다. 평소에 학습자 스스로

작성한 학습지와 과제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적으로 작성

하는 모든 텍스트 자료 예컨대, 독서록, 일기 등. 학습자

스스로 문법적 오류를 자연어 처리 챗봇을 통해 교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학습자의 문해력 개

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문제해결 학습이다. 자연어 처리 챗봇은 전방위

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정답과

해답을 공개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문제

해결 학습에서 교사의 설명 외에 학습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자연어 처리 챗봇이 보조 선생님으로 충분

하게 활용할 수 있다.

셋쨰, 창의적 학습이다. 교과서 및 학습자료 외에 학

생 스스로 더욱 탐구하고 싶은 자료와 주제를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인물 외, 관련된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하여 추가 탐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학습과정에서 스스로 만든 아이디

어 및 방안이 유효한지 자연어 처리 챗봇을 통해 검증

할 수 있다. 이토록 자연어 처리 챗봇은 학생들의 상상

력을 실현시켜주는 학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4.2. 개발 내용 및 적용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수업 방안의 개

발 및 적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인공지는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

다. 자연어 처리 챗봇을 수업과정에 자연스럽게,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에서 논한 3가지 수업방향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교과별 수업 방안을 구성하였다.

첫째, 국어과에서는 독서 단원에서 자연어 처리 챗봇

을 활용하였다. 문학 작품의 작가, 시대적 배경 등 자신

이 스스로 알고 싶은 정보를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단원의

마무리 학습인 ‘독서 신문’ 제작과정에서 풍부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또한 독서 신문 제작과정에

서 나올 수 있는 문법적 오류와 실수를 방비하고자, 자

신이 만든 원고 초안을 그대로 자연어 처리 챗봇을 통

해 올바른 문장 구성을 해낼 수 있었다. 국어과 독서 단

원과 연계한 자연어 처리 챗봇의 장점은 문해력 강화

및 창의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

습 사례를 살펴본다면 아래의 (Fig. 2) 과 같다.

(Fig. 2) Utilizing ChatBot in Korean Language Class

둘째, 수학과에서는 모든 수업과정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었다. 자연어 처리 챗봇의 계산 검증 기능을 활용

하여 스스로 정답을 맞추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 스스로 계산의 노력하지 않고 정답을 찾

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의 안내와 지도가 면밀하

게 필요하다. 특히, 기초연산이 부족한 학생들에겐 자연

어 처리 챗봇이 계산의 전과정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하

여 보여 줌으로써 원리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었으

며, 선수 학습에서 부족한 개념을 스스로 보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였다. 수학과에서는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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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방향을 적용한 사례이다. 이러한 학습 사례를 살

펴본다면 아래의 (Fig. 3) 과 같다.

(Fig. 3) Utilizing ChatBot in Mathematics Class

셋째, 사회과에서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학습하면서

현실화된 자료를 탐색하는데 자연어 챗봇을 활용하였다.

교과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바뀔때마다 내용이 달라

지는데, 이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적용된 시점에서 3-4

년이 지나면 각종 통계나 자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가 있다. 예컨대, 교과서에 나와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

장률 자료는 2020년이 마지막자료였다, 하지만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하여 2021~2022년까지의 자료를 쉽게

더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역사인물과 관련된 사건,

인물, 장소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자연어 처리 챗봇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학습자에게 깊은

탐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면 (Fig. 4)와 같다.

(Fig. 4) Utilizing ChatBot in Social Studies Class

이처럼 자연어 처리 챗봇은 교과 수업 전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학생들이 무조건 정답

을 바로 찾는 모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의 면밀한

지도계획과 관심은 필수적이었다. A초등학교에서 개발

및 적용한 6학년 자연어 처리 챗봇의 수업방안을 정리

한다면 아래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Negative Factor to Consider

Subject Unit Teaching Methods Utilizing ChatBot
Korean Reading ㆍFurther exploration

ㆍCreating a book review newspaper
ㆍSentence correction

Math All Unit ㆍGuessing the correct answer
ㆍExploring the principle
ㆍPre-concept reinforcement learning

Social

Study

Mordern

History
ㆍExploring historical events

ㆍPosting the most recent data

5. 교육프로그램  적용결과

5.1. AI 기술에 대한 태도 검사 결과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적용 결과

에 따른 학생의 AI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았다.

Fator Group M SD F p

Optimism
Pre. 3.26 .53

4.329 .000***
Post 3.55 .47

Innovative

ness

Pre. 3.22 .81
5.213 .011*

Post 3.61 .62

Insecurity
Pre. 2.74 .56

3.138 .032*
Post 2.25 .51

Discomfort
Pre. 2.58 .46

2.886 .025*
Post 2.14 .77

*p<.05, ***p<0.001

<Table 5> Changes in Attitude towards AI Technology

프로그램 적용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학

생들의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성과 혁신성에

대한 측정값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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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부정적인 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에 대한 불안성, 불편함을 나타내는 측정값은 모두

하향 측정되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로

하여금 AI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5.2. 추가적 변인에 따른 분석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에

게 AI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을 앞서 밝혔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

과가 학생의 성별의 차이, 프로그램 적용 전 AI 기술에

대한 태도 성향성 차이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추가적 변인에 따른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프로그램 적용 사후 결과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

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5.2.1. 성별의 차이에 따른 결과 분석

성별의 차이에 따른 결과 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다. 초등학

생의 성별적 차이에 따른 자연어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

로그램의 효과성의 차이는 아래의 <Table 6>과 같았다.

Division Group M SD F p

Optimism
Male 3.71 .35

2.012 .004**
Female 3.40 .44

Innovative

ness

Male 3.69 .61
1.665 .021*

Female 3.52 .55

Insecurity
Male 1.97 .71

3.577 .042*
Female 2.53 .34

Discomfort
Male 1.71 .44

2.781 .064
Female 2.57 .51

*p<.05, **p<.01

<Table 6> Effectiveness due to Gender Differences

분석 결과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 혁신

성 모두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

가 나타났다. AI 기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 요소는 불안

성 측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불편함을 나타내는

수치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측정값을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대체로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남학생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2. 태도의 차이에 따른 결과 분석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에

게 AI 기술에 대한 태도변화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검증

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형 회귀 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전에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는 학생이 프로그램 적용 후 더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였다. 구체적

인 결과는 아래의 <Table 7>과 같았다.

<Table 7> Effectiveness due to Attitude Difference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p R²

Pre.
Optimism
Fator
Mean

Post
Optimism
Fator
Mean

.520 9.391 .000*** .307

Pre.
Innovativeness
Fator
Mean

Post
Innovativeness
Fator
Mean

.402 8.811 .000*** .289

***p<0.001

평소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이 높은 학생이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값(β)이 모두 양

수(+) 로 나타난 것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결정계수(R²) 값이 모두 0.26 이상이므로

유의한 통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22]. 이는,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평소 AI 기술에 친화적

인 태도가 있는 학생에게 더욱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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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이 AI 기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연구이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A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국어, 수학, 사회 교과를 중심으

로 적용하였다. 프로 그램 적용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

과 같았다.

첫째,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학

생들의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을 향상시켰다.

학생들은 특별한 프로젝트나 1회성 체험학습이 아닌, 기

본 교과 학습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 챗봇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학습 전반에서 AI 기술의 유용성을 몸소 체

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AI 기술

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여

학생 보다 남학생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AI

기술에 다한 긍정적 수용성은 더 신장되었으며, 부정적

인 인식은 더 감소하는 효과가 남학생에게 두드러졌다.

셋째,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평

소 AI 기술에 긍정적 수용성이 높았던 학생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연어 챗봇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AI 기술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 기술의 학습 적용 수준을 전 교과 수업에

확장 적용 되어야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

면, 초등학생의 정보교육 시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대

비 연간 34이상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단

지, 유관 교과인 실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외, 전 교

과 학습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새로운 디

지털 기술은 수업에 유용하며, 학습자의 기본 학습 역량

증진에도 효과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디지털 영재교육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AI 기술

을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보았듯, 디

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학생일수록 새

로운 기기, 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더

욱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실현장에서 4차 산업혁

명 시기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디지

털 기술에 관심이 많고 잘 다루는 학생에게 다양한 맞

춤형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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