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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latest research trends on the educational appli-

cations of generative AI. The analysis focused on 107 domestic studies on the educational 

use of generative AI published between May 2023 and May 2024, examining research fields, 

methodologies, and subjects. The results show that generative AI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digital literacy, educational support, subject education, and language 

education,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literacy and educational support. Methodologically, 

the majority of studies were empirical, applying generative AI in educational contexts, with 

university students being the primary research subj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discusses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educational use of generative AI. In particular,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mpt generation strategies within educational contexts, as well as the need 

for guidelines and educational programs to address ethical issues and the reliability of in-

formation generated by AI.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AI 

applications tailored to various educational stages and subjects, the redefinition of the roles 

of educators and learners, and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AI applications for specific 

learner groups, such as special education and gifted education.

Key Words
Generative AI, Educational Application, Research Trends, Digital Literacy, 

Educational Innovation

Received August 22, 2024   Revised September 28, 2024   Accepted September 29, 2024

Author : Seongah Lee, Professor, Korean Bible University, babyfish@bible.ac.kr



122  기독교교육논총 제79집

▢ 2024년 8월 22일 접수, 2024년 9월 28일 심사완료, 2024년 9월 29일 게재확정

* 본 연구는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2024. 7. 13. 성결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였음

** 한국성서대학교 기초교양교육과 부교수, babyfish@bible.ac.kr

12)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최신 경향 연구 분석*

이성아**

(한국성서대학교)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최신 연구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107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분야,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

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생성형 AI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교과 교육, 언어 교육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리터러시와 교육 지원 분야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생성형 AI를 교육에 적용한 실증적 연구가 가장 많았

으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방향성을 제

시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교육적 맥락에서의 프롬프트 생성 전략의 중요성과 

함께, 생성형 AI의 윤리적 문제와 정보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

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단계와 교과목에 적합한 AI 활용 방안, 교수자

와 학습자의 역할 재정립, 특수 교육과 영재 교육 등 특정 학습자 집단을 위한 맞춤형 AI 활용 연

구의 필요성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연구 동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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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AI로, 대표적인 예가 2022년 11월 OpenAI에서 발표한 ChatGPT이다. 이런 

생성형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맞춤형 학습 경로 제공, 학습 동기 부여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한예원 ․ 황서연 ․ 김민지, 2024).

최근의 연구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 Chat

GPT는 독일어나 영어와 같이 외국어 학습 효과 연구(권서경 ․ 이영태,2023; 국세라, 2023)

를 연구하거나, GPT-4를 활용하여 수학 서술형 자동 채점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채점 속도

와 정확도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신병철, 이준수, 유윤주, 2024). 또한 과학 교과

에서 ChatGPT를 활용하여 특정 개념 이해를 위해 맞춤형 설명을 제공하는 방안연구(조헌

국, 2023), 생성형 AI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개선연구(박숙자, 2024), 미술 관련 교육

(김화슬, 2024)등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생성형 AI가 학습자 맞춤형 피드

백과 실시간 학습 지원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최근 무수히 연구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최신 

연구 경향을 파악해보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생성형 AI가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연구와 실천에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성형 AI의 개념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기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

오, 프로그래밍 코드 등 다양한 형식의 창작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의 AI가 분류

나 회귀와 같은 차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생성형 A

I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이윤희, 2024).

이와 같은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는 주로 다양한 생성 모델들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

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생성 모델은 생성형 AI의 종류를 정의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변형 오토인코더(VAE), 순환 신경망(RNN) 등이 있다 이러한 모

델들은 입력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장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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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024).

2. 생성형 AI의 역사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이래, 1950~60년대

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문제 해결, 게임 이론, 논리적 추론 등 규칙 기반 

접근법 등에 집중되었다(장운초, 2024)  .

이후 1980~1990년대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 및 데이터 처리 능력의 향상으로 인

해 인공지능 연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는 주로 데이터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오늘날 생성형 AI 기술의 기초가 된 것

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공지능 연구는 더 구체화되고, 실용적인 응용이 가능해졌

다. 특히 2014년, 이안 굿펠로우(Ian J. Goodfellow)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을 제안

하면서 생성형 AI의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 GAN은 두 개의 신경망, 즉 생성자(Generator)

와 판별자(Discriminator)로 구성되어 상호 경쟁을 통해 더욱 정교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윤성임, 2024).  

최근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GPT-3, GPT-4와 같은 

Transformer 기반 모델이 등장하면서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 

모델들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다양한 언어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으

며,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특히 콘텐츠 생성,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심수연, 2024). 

생성형 AI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효

율성을 높이고, 인간의 창의성을 보완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기에, 생성형 AI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며, 그 응용 범위는 더욱 확장될 것이다(윤성임, 2024; 장

운초, 2024) 

2. 대표적 생성형 AI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모델들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변형 오토인코더(VAE), 순

환 신경망(RNN), 그리고 트랜스포머(Transformer) 기반 모델들이 있으며, 각 모델은 특정

한 생성 작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각각에 대한 개념과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심수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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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은 두 개의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생성자(Generator)이고, 하나는 판별

자(Discriminator)이다. 생성자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판별자는 생성된 데이터가 진

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두 신경망이 경쟁적으로 학습하여 점점 더 정교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GAN 모델은 특히 이미지 생성, 비디오 생성 등에서 뛰어난 성과

를 보인다. 

2) VAE(Variational Autoencoder)

VAE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신경망이다.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잠재 공간(latent 

space)으로 변환하고, 디코더는 이 잠재 공간에서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한다. VAE는 데

이터의 분포를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 모델은 주로 데이터의 

압축과 생성, 특히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사용된다.

3) RNN(Recurrent Neural Networks)

RNN은 시퀀스 데이터(예: 텍스트, 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신경망이

다. RNN은 이전 단계의 출력을 현재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연속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는 텍스트 생성과 같은 작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RNN은 특히 자연어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4) Transformer 기반 모델

최근에는 Transformer 기반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OpenAI의 GPT 시리

즈는 자연어 처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 등 다양한 작업에 활

용되고 있다. Transformer 모델은 병렬 처리가 가능하여 학습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새로운 정보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기술로, 정보 검색, 초기 아이디어 제공, 학습 자료의 개선 및 보완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성을 증진시키

는 동시에 교수자의 지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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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는 현재 대학 등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

료 검색이나 내용 이해를 위한 질의응답 등에 사용되고 있다(오선경, 장미정, 박정은, 2023).

생성형 AI는 학습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본래 교육적인 목적

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해외의 퀸즐랜드 대학, 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등의 24개 대학이 포함된 러셀 그룹

(Russell Group), 국내의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등 많은 대학에서 생성형 AI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오선경 외, 2023)  . 

생성형 AI는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에게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자기주도적

으로 학습할 수 있기에 효과적인 학습 도구로서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생성형 AI는 교육적 활용에 있어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교육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통

해 추후 생성형 AI와 관련된 논의와 연구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는 형태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생성형 

AI가 2022년 11월에 일반대중에게 소개된 이후,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을 것이기에 2023년

-2024년 현재까지 게재된 국내 연구, 둘째, 생성형 AI가 교육에 활용되어 적용된 연구이다.  

  

2.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체계적 문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는데(류지혁, 주현, 2022), 이

를 위해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연구 목적에 적합한 기준을 수립하여, 연구 대상에 부합하

는 연구물을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에서 2023년 5월에서 2024년 5월, 13개월 

사이에 게재된 연구 중 ‘생성형 AI & 교육’, ‘생성형 AI & 학습’ 으로 검색하여 201건의 

연구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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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연구에 대해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초기 스크리닝을 거쳐, 교육과 연계가 없는 

연구, 다른 검색어간 중복 연구, 학술대회 프로시딩, 초록만 제시된 연구는 제외하여 총 10

7개의 연구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문헌들을 연구 질문에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추출

하고 분석하여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내 연구 개요 분석 

연구 대상이 되는 107개의 연구를 연구 분야, 연구 방법론, 연구 대상을 기본적으로 분석

하였다. 1차 최초 주제로 범주화를 진행한 후, 2차로 주제를 분석하여 대표 주제를 선정하

였다. 우선 「연구분야」에서는 생성형 AI를 수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향상되는 창

의성, 자기주도역량, 글쓰기 역량 등의 향상 연구, 또는 연구 대상자들로 하여금 AI 활용정

도나 인식정도를 확인하는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 및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거나 파악

하는 연구 등을 ‘리터러시’를 대표주제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 대표주제는 ‘교육지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교육 및 학습 플랫폼을 설계하거나, 개별 교과의 수업

방법이나 전략을 개발하는 연구, AI를 학습보조로 설계하거나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연구, 

평가문항을 개발하거나, 그 외 AI 활용 가이드를 제시하는 연구로 구성하였다. 그 다음은 

과학, 수학, 문학, 국어, 미술, 음악 등 개별 교과목의 교육 콘텐츠를 생성형 AI로 구성하거

나, 업그레이드하여 제시하는 형태의 연구를 ‘교과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언어와 관련

된 교과는 별도로 구성하여, 영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및 기타 외국어는 ‘언어’로 주제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동향 연구나 각 개별 학문 분야에 대한 제언 등을 ‘방

향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에는 생성형 AI를 교육에 적용한 연구, 설계해서 제안하는 연구, 문헌연구와 

구분 내용

DB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게재년도 2023년 5월부터 – 2024년 5월까지 현재까지 

연구자료 학술연구

검색어
생성형 AI & 교육 146건 

생성형 AI & 학습 55건

<표 1> 연구 대상 기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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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탐색연구를 문헌 및 탐색연구, 도구를 설계하여 조사분석

하는 기술적 조사연구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연구대상」은 비교적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상을 카테고리화하지 않고 살려서 분석하려고 하였는데,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대학(원)생

으로 대표 주제를 정하였고, 교육내용이나 방법, 플랫폼을 설계함에 있어서 특정 대상을 설

정하지 않는 경우는 성인학습자와 묶어서 일반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주제별 코딩한 

내용이 <표 2>와 같다. 

이렇게 1차 주제에 따른 대표 주제를 설정하고, 이 분석을 위한 기준 코딩을 교육공학 

박사 3인에 의해 타당함을 검증받았으며, 이와 같은 분석 기준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

하고자 한다. 

구분 1차 주제 대표 주제

연구분야 

디지털 리터러시, AI 활용을 통해 향상되는 역량, AI 관련 

인식 조사 등  
리터러시

평가문항개발, 수업전략개발, 활용가이드, 학습보조설계 

교육 및 학습 플랫폼 설계, 교과교육의 수업방법 개발, 

활용 가이드 제공 등

교육지원 

과학, 수학, 문학, 국어, 미술, 음악, 디자인, 애니메이션, 

연극 관련 교육의 콘텐츠 교육 관련 등
교과교육

영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일본어 등 기타외국어 등 언어

동향 연구, 세부 학문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한 제언 등 방향 제언 

연구방법

적용연구 적용연구

문헌연구, 탐색연구 문헌 및 탐색연구

설계연구 설계연구

기술적 조사연구 기술적 조사연구

연구대상

문헌 문헌

초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성인학습자 및 특정 대상 없는 전체 대상 일반

특수학생 특수학생

외국인학생 외국인학생

초등, 중고등학생 교사 교사

대학교수 대학교수 

<표 2> 주제별 코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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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분야별 분석  

앞서 제시한 <표 3>의 코딩분석표에 따라, 연구 분야를 분석해 보면, 리터러시 관련 연구

가 전체의 34편으로 31.78%, 그 뒤로 교육지원관련 연구 29편, 27.1%, 교과교육 연구 21

편, 19.63%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연구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

되고 있는 분야는 생성형 AI를 통해 역량 및 리터러시를 향상시킨 것을 분석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 방법별 분석  

연구 방법론적 차원으로 어떤 연구들이 수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생성형 AI를 교육에 적

용해서 그 결과를 연구하는 형태의 적용연구가 51편으로, 전체의 47.66%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문헌 연구 혹은 문헌들을 토대로 탐색방안들을 제언하는 연구가 27편으로 25.23%로 

나타났다. 더불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교육에 적용한 것은 아니여도, 설계한 수준으로 논

문화한 연구가 18편, 16.82%, 설문조사의 형태로 기술적, 서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한 것이 

11편, 10.28%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매체로 교육의 환경에 설계하고, 적용하는 형태의 

연구가 전체의 60%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그림 1] 연구분야 비율 그래프 

대표주제 빈도(수) 비율(%)

리터러시 34 31.78

교육지원 29 27.10

교과교육 21 19.63

언어 14 13.08

방향제언 9 8.41

계 107 100

<표 3> 연구분야 빈도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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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별 분석  

다음은 연구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앞서 연구방법에서 제시했던 문헌 및 

탐색연구의 연구 대상은 문헌이라 했을 때, 23편의 21.50%로 나타났다. 그 외 사람을 대상

으로 하거나, 설계 연구의 경우 해당 학령을 대상으로 설계를 연구했다면, 해당 학령에 대상

으로 하는 형태로 분석하여 제시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41편, 38.32%, 그 

다음은 초등학생이 10편, 9.35% 그 뒤를 비슷한 수준으로 고등학생, 성인학습자(일반포함), 

중학생, 교사, 대학교수, 외국인학생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그림 2] 연구방법 비율 그래프

대표주제 빈도(수) 비율(%)

적용연구 51 47.67

문헌 및 

탐색연구
27 25.23

설계연구 18 16.82

기술적 

조사연구
11 10.28

계 107 100

<표 4> 연구분야 빈도 및 비율 

[그림 3] 연구대상 비율 그래프

대표주제 빈도(수) 비율(%)

문헌 23 21.50 

대학(원)생 41 38.32 

초등학생 10 9.35 

고등학생 8 7.48 

일반 8 7.48 

교사 4 3.74 

대학교수 4 3.74 

중학생 4 3.74 

외국인학생 4 3.74 

특수학생 1 0.93 

계 107 100

<표 5> 연구대상 빈도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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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내 연구성과 및 연구제언 분석 

다음은 연구 분야별로 연구성과와 연구의 제언을 정리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성과를 정리해 보면, C

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한 연구의 연구성과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증진, 자기주도 학습과 비판적 사고 강화, 교과 교육의 효율성 증대, 학습자 중심

의 학습 환경 조성. 학습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과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 AI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및 AI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정보 신뢰성 강화 등을 그 성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표 6>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연구분야 연구성과 

리터러시

� ChatGPT의 활용과 유용성:

-ChatGPT의 다양한 활용 방안과 유용성 인식

-글쓰기 교육에서 초기 자료 수집 및 개요 작성에 유용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촉진

-ChatGPT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교과목 만족도와 활용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

� 정보 종합 및 비판적 사고 능력 강화:

-정보 출처의 비교, 대조, 판단 및 종합 능력 강화 필요성

-ChatGPT의 오류 및 한계점을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강조

-일부 학생들은 ChatGPT의 오류 및 한계점을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느낌.

� 창의성 교육에서의 AI 활용: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의성 교육에 유용

-다양한 교육 도구와의 통합 및 상호작용으로 창의성 증진

-교수법의 효율성 및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

� 다양한 교육적 지원 방안 도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실습실 제공, 전공 및 교양 과목 확대, 절대 평가 

적용 등 구체적 지원 방안

-ChatGPT를 통한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과 코딩 학습 자신감 증진

교육지원

� ChatGPT의 효과적 활용:

-도구의 이해 촉진, 사고 확장, 질문 생성 및 윤리적 활용 중요성 인식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맞춤형 코드와 연습 문제 제공 가능성

<표 6> 연구분야별 연구 성과 정리



132  기독교교육논총 제79집

연구분야 연구성과 

-협력 학습이 예비 교사의 정의적 영역과 기술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

� AI 보조 교사 및 교육 플랫폼 개발: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보조 교사 소프트웨어 구조 제안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 설계 지원 플랫폼의 유용성 확인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 설계와 구현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생성형 AI와 연극 교육 융합 수업이 AI 리터러시 향상에 긍정적 영향

-학생들의 참여와 동기를 유발, 장기 프로젝트 수업에서도 우수한 반응

-ChatGPT 활용 수업이 교과목 만족도와 활용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

� 구체적인 교육 지원 사례 제공:

-ChatGPT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이 교사의 평가 업무 경감 및 효율

적 평가 문항 개발에 기여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확인

-ChatGPT가 초등 영어 수업 설계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교과지원

� AI 활용 교육의 교과별 다양한 가능성 탐색: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술 감상, 비평적 감상, 문학 교육 등에서 가능성과 한계 파

악

-고전 소설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 방안의 효과 입증

-과학 동화책 만들기 수업이 초등 과학 영재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

� 교육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ChatGPT가 문서 초안 작성, 참고자료 수집, 간단한 평가 문항 제작 등에서 교사

의 업무 효율성 높임

� AI 기술의 교육적 도구로서의 가능성 제시:

-인공지능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상상력 회복의 교육적 도구로서 가능성 제시

-AI 활용 미술 교육에서 디지털 매체 통한 표현 활동 효과 입증

-AI 활용 음악 교육이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과 창의적 음악 경험 제공

�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AI 도구 활용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가능

성 제시

-생성형 AI와 협업해 창의적 미술 작품 제작 프로그램 개발

-문학교육에서 ChatGPT의 인컨텍스트 러닝 기능을 활용한 교안 설계 가능성 입증

방향제언
� ChatGPT 활용의 효용성과 문제 해결:

-ChatGPT 도구의 효과적 활용 및 이해 촉진, 사고 확장, 질문 생성 및 윤리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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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과적 내용 많이 언급되고 있는 순서대로 제시해 보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비판적 사고와 같이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교육적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에 대한 실제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맞춤형 학습일 지원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분야 연구성과 

용 중요성 인식

-프롬프트 입력 제한과 정보량 한계를 플러그인 사용으로 해결, 데이터베이스 연결 

제안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맞춤형 코드와 연습 문제 제공 

가능성 입증

� 교육적 도구 개발 및 개선: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보조 교사 소프트웨어 구조 제안,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 효율성 증대 가능성 확인

-ChatGPT 활용 교수 설계 지원 플랫폼이 교사들의 수업 준비와 설계를 효과적으

로 지원

-생성형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 설계와 구현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교육 가이드라인과 윤리적 문제 해결:

-주요 대학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대학이 지향할 AI 활용 가이드라인 

설계 방향 제시

-대학 교육에서 ChatGPT 활용 시 윤리적 문제 및 도구 의존성에 대한 주의 필요 

강조

언어

� 언어 학습의 흥미와 동기 유발:

-ChatGPT 활용 언어 학습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에 긍정적 영향

-AI 기반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참여도와 만족도 향상

� 발음, 어휘, 문법 학습 지원:

-ChatGPT가 발음 교정, 어휘 확장, 문법 학습에 유용함 입증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 효과 증대

�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 조성:

-생성형 AI 도입이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 환경 조성에 효과적

-AI 도구 활용으로 학습자의 실력 향상 및 학습 효율성 증대 가능성 확인

�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생성형 AI 활용이 언어 학습 향상

-다양한 언어 학습 도구 통합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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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구 분야별로 연구의 제언 분석 결과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연구 분에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윤리적 

문제 및 정보 신뢰성 강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제언을 하고 있다. <표 7>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연구분야 연구제언 

리터러시

�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ChatGPT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확인

-교사와 ChatGPT의 상호 보완적 역할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윤리적 문제와 데이터 출처 확인 교육 강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서 윤리적 이슈와 데이터 출처 확인 중요성 강조

-정보의 질, 출처 및 신뢰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교육 강화

� Prompt 사용 교육 필요성:

-Prompt 생성 및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Prompt작성 전략 및 기술적 활용 

지도 필요

� 창의성 교육 확대 및 지원: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성 교육 확대 필요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창의적 질문 생성 접근 필요

-ChatGPT를 도구로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및 창작 역량 강화 필요

교육지원

� 프롬프트 개발 및 활용 연구:

-교육 대상자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프롬프트 개발 필요

-지속적인 프롬프트 입력을 통한 맥락 형성 연구 및 효과 분석 필요

� 윤리적 문제 및 도구 의존성 해결:

-대학 교육에서 ChatGPT 활용 시 윤리적 문제와 도구 의존성에 주의 필요

-올바른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최적 활용 방안 연구 필요

� 교육적 가이드라인 및 정책 설정:

-협력 학습에서 ChatGPT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육적 가이드라인 필요성 강조

-AI 융합 교육을 통한 사회적 역량 유의미성 입증 및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 

추가 연구 필요

-AI 활용 가이드라인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주체성과 책임감 강조

� 교육 플랫폼 및 시스템 개선:

-AI 기반 ID 자동화 플랫폼의 타당성 평가와 보완 필요

<표 7> 연구분야별 연구 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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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연구제언 

-학습자 데이터의 보안과 윤리적 관리 강화 위한 정책 설정 필요

�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에게 생성형 AI 도구 활용법 교육 필요

-ChatGPT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확인

교과지원

� 정보 검증 절차 강화:

-생성형 AI 활용 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 필요

-ChatGPT 응답에 대해 교육자의 검토와 과학적 정확성 검토 필수

� 교육적 활용 방안 구체화:

-생성형 AI 도구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 모색 및 다양한 AI 도구와의 비교 분석 

필요

� 윤리적 문제와 기술적 한계 인식:

-AI 도구 활용 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 필요

-ChatGPT의 기술적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 전략 마련

�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확대: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확대 필요

-메이커스페이스와 협력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방향제언

� 프롬프트 전략 교육:

-효과적인 ChatGPT 프롬프트 생성 전략 교육 필요

-지속적인 프롬프트 입력을 통한 맥락 형성 연구 및 효과 분석 필요

� 창의적 질문 생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창의적 질문 생성 접근 필요

-ChatGPT를 도구로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및 창작 역량 강화 필요

� 과정 중심 평가 도입: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창의적 질문 생성 접근 필요

-ChatGPT를 도구로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및 창작 역량 강화 필요

�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효율성 증대:

-AI 보조 교사 소프트웨어를 통한 맞춤형 교육 제안, 학습 효율성 높이기 위

한 상호작용 방안 탐색 필요

-ChatGPT 활용 아이디어 생성 및 시나리오 개발의 유용성 확인, 이를 교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공

� 윤리적 문제 및 정보 신뢰성 강화:

-AI 도구 활용 시 윤리적 문제와 부정확한 정보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136  기독교교육논총 제79집

연구에 대한 제언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순서대로 제시해보면, 교육적 상황에 적합한 프

롬프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과, 신뢰로운 정보인가에 대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교수자의 평가에 있어 생성형 AI의 도움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는 교육 활동의 경우 그 평가가에 있어 이제는 정말 과정 중심적이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

었다. 여러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사교육 및 가이드 제공 또한 필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

었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향후 연구 방향  

앞서 분석한 연구 분석을 통해서도 방향을 읽어낼 수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더 연

구되어야 할 분야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육 등 교육 단계별로 꾸준히 AI의 적용 가능

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교과목인 과학, 수학, 문학, 예술 별로도 AI의 효과성 연구를 진행하

연구분야 연구제언 

-학습자 데이터의 보안과 윤리적 관리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 설정 필요

�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 필요: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 탐색 및 교육 질 개선 방안 

모색 필요

-Chat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 연구 필요

-다양한 학습 맥락에서 ChatGPT 활용 방안 탐색 및 실질적 교육 현장 적용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언어

� 맞춤형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ChatGPT를 활용한 맞춤형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제시.

-학습자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자료 제공 필요.

� 개별 맞춤형 피드백 제공:

-ChatGPT를 활용한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에게 개별 맞춤형 피드백 제공 필요

�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언어 교육에서 ChatGPT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요구를 반영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설계 필요

� 실질적인 학습 효과 증대 방안: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질적 언어 학습 효과 증대 방안 연구 필요

-Chat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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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니, 특수교육, 영재교육, 기독교 교육 등 좀 더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 흥미, 동기, 

필요 역량에 맞출 수 있는 AI 활용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AI 학습보조, 교사간의 역할을 다시 재정비하고 서로의 역할에서 상호 보안적

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업 모형이나 설계 연구가 필요하며, 이때 각 교과목이나, 수

업 방법에 적합한 AI 수업활용 가이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때 개발되는 

수업모형이나 수업 설계에서는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윤리교육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프롬프트 교육도 같이 설계되고 구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연구 대상이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현재는 대학생 중심의 연구가 만이 진행되

고 있는데, 성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연구가 나올 수 있다

고 판단되며, 특수교육학생, 교육관리자 및 행정가들에게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해봄으로서. AI에 인식과 활용에 대한 정보 

격차등을 활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생성형 AI가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현대속에서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이 

몇 년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일것인가? 달라졌을 것인가, 일반적인 인재 뿐 아니라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등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판

단된다. 

Ⅴ. 연구결과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질

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

까지 13개월간 국내에서 연구되었던 생성형 AI를 교육과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를 추출하여 

분석기준을 세우고, 분석을 수행하여, 생성형 AI가 교육 분야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앞으로의 연구와 실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1. 분석 결과 요약 

1) 개요 분석   

개요 분석은 연구대상인 107개의 연구에서 연구의 분야, 방법, 대상을 분석하여 제시하

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우선 「연구 분야」는 생성형 AI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

상, 교육 지원, 교과 교육, 언어 교육, 방향 제언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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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된 분야는 리터러시 관련 연구로, 전체 연구의 31.7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 지원(27.10%), 교과 교육(19.63%), 언어(13.08%), 방향 제언(8.4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에서는 생성형 AI를 교육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연구한 적용 연구가 전체의 

47.66%로 가장 많았으며, 문헌 연구 및 탐색 연구(25.23%), 설계 연구(16.82%), 기술적 조

사 연구(10.28%)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연구 대상」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38.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헌(21.50%), 초등학생(9.35%), 고등학생 

및 성인 학습자(7.48%), 교사 및 대학교수(3.74%), 중학생 및 외국인 학생(3.74%), 특수 학

생(0.93%)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 성과 및 제언 분석   

연구 성과와 제언은 연구의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로 연구의 성과차

원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및 비판적 사고를 강화, 교육의 효율성 증대, 맞춤형 교육, AI 및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었다. 

연구가 제시하는 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생성형 AI가 효과적으로 활

용되기 위해프롬프트 생성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여,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학생도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와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기에 향후 활용 가이드 및 적절한 

윤리 교육 등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비판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제언하였다. 

2. 연구에 대한 제언 

생성형 AI가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게 된 지 채 2년이 안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경향을 파악하기에 짧은 기간이었고, 또한 검색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였기에 초기 수집된 자료가 교육 활용 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만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자성적 비판을 제시해 본다. 또한 국내 연구에 국외 연구를 포함하여 그 경향을 파악한다면 

훨씬 유의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외 연구도 IT의 발달이나, 국가별 디바이스 보급률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국가별로 연구의 경향이 어떻게 다

른가를 살펴보는것과, 향후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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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최신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 분야

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

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방안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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