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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for students to use 

ChatGPT directly in college classes, reflect on the experience, find the meaning of the expe-

rience, and use it effectively.

Research content and method : 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on ChatGPT-related issues 

in general and Christian education, the experiences of instructors and learners who used 

ChatGPT in university education, and effective learning activities. The students' experiences 

of using ChatGPT were examined, identifying the pros and cons, the suggestions made by 

students as both instructors and learners based on their experiences, and the effective learn-

ing activitie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 First, when you want to use ChatGPT in class, you must 

explain the relevant content and clearly present the method and scope of use. Second, when 

using ChatGP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utilize it to increase learners' competence 

in many aspects. Third, education is needed to fulfill the role of human teachers who effec-

tively and appropriately use various learning tools and methods well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Fourth, when instructors design and perform classes, various 

methods must be tried to utilize ChatGPT.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and Education, The pros and cons of ChatGPT, educational 

applic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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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 Park Eunhye, Associate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pehgrace@sungkyul.ac.kr



274  기독교교육논총 제7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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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결대학교 교수, pehgrace@sungkyul.ac.kr

24)

대학생의 과제 수행에서 ChatGPT 활용 경험과 

효과적인 학습 활동에 관한 수업 사례 연구 

박은혜*

(성결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ChatGPT를 직접 활용해 보고, 그 경험을 

성찰해 보고, 그 경험의 의미를 찾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일반교육과 기독교교육에서의 ChatGPT 관련 이슈, 대학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ChatGPT 활용 경험, 효과적인 학습활동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ChatGPT를 

활용한 학생들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장단점은 무엇이었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제시한 교

수자와 학습자로서 활용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효과적인 학습활동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첫째, ChatGPT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할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둘째, ChatGPT를 사용할 때, 여러 측면에서 학습자의 역량을 신

장시키는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여러 학습 도구와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인간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교

수자가 수업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ChatGPT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 주제어 》

인공지능, ChatGPT와 교육, ChatGPT의 장단점, 교육적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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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1950년대 인공지능 개념이 제시된 후,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컴퓨터

의 정보 처리 용량이 증가하고 정보화 혁명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인공지능은 인

간을 능가하는 기술로 발전하였다(정보현, 2024, 43-48).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과의 바둑 대결에서 예상과는 달리 인공지능 알파고가 승리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후 인공지능 기술은 2022년 11월 Open AI에서 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인 ChatGPT가 등장하였다. ChatGPT는 인간의 명령어에 따라 온라인 상에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결과를 생성해 내는 기술이다(유지원, 2023).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요

청한 질문에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자료등 인터넷상의 방대한 데이터

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 낸다. 접근성이 편리하고 방대한 데이터 학습으로 학

습자가 원하는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 내어 급속도로 사용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금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활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현재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홍진옥․전기화, 2023). 여러 가지 유용한 점도 많이 있

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더 이상 AI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다. 

교수와 학생이 이런 기술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자의 ChatGPT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안내도 중요하

지만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확인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해 보

고, 그 경험을 성찰해 보고, 그 경험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대학 수업에서 ChatGPT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보고 이

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

다. 이를 위해 ChatGPT의 교육에서의 이슈, 대학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ChatGPT 

활용 경험, 효과적인 학습활동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수업에서 ChatGPT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 목표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수업에서 과제 수행에서 ChatGPT를 활용한 학생들의 경험은 어떠했나?

2) 학생들이 경험한 ChatGPT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3) 학생들이 ChatGPT를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교수자와 학습자로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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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무엇인가? 

4) 본 수업에의 여러 활동 중 학습의 효과가 가장 큰 활동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인공지능과 ChatGP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란 “인간의 지능을 실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정보현, 2024, 26). 그 능력과 수행 범위에 따라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약인공지능은 인간이 알고리즘과 기초 데이터, 규칙 등을 입력해야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규칙에 벗어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율 주행 자동차, 

음성 어시스턴트 같은 것들이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

해진 규칙을 벗어나 능동적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지능으로 현재 기술

로는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김정준, 2018; 정보현, 2024, 32-34). 인공지능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맞서고 있고, 이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서비

스 센터의 상담 챗봇, 어르신 등 복지 관리 챗봇, e-커머스에서 고객 맞춤 추천 기능, 넷플

릭스에서 추천 콘텐츠 기능, 물류 예측 시스템, 인공지능 면접관 등 인공지능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다. 

Chat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

램이다. 2022년 출시된 이후, 2개월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였다. Open AI 사

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질문

하면 그 질문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 능력과 전문 지식으로 적절한 답변을 생성

해 내기 때문이다. 대화 생성과 질문 응답, 텍스트 생성, 감정 분석, 번역,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식 베이스, 개인화된 서비스 등 기능이 다양하다. ChatGPT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프롬프트 작성 시, 질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며,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추가 질문이나 수정을 요청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주면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정보현, 2024, 70-74). 

2. ChatGPT와 교육 관련 이슈

ChatGPT 활용에 관한 연구는 그 기초적 설명과 가능성과 한계, 활용의 필요성과 영역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장혜지와 소효정(2023)은 ChatGPT의 교육적 활용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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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향 및 주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 72편을 수집하여 문헌분석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록에 나타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는 ‘generative’, ‘student’, ‘learning’,

‘research’, ‘question’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교육적 활용이 연구된 학문 분야는 의학과 

간호교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언어와 과학교육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고

등교육 맥락에서 실시된 문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구 유형은 개념연구가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실증연구, 문헌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ChatGPT의 교육적 활용 관련 문헌의 

키워드로는 ‘potential’, ‘challenge’, ‘limitation’, ‘capability’, ‘effect’ 등으로 교육적 

활용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ChatGPT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교

육적 활용 및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교육에서의 신기술에 대한 활용연구,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활용했을 때 강점 및 제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이며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교육 현장에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 교사와 학생이 직접 활용

해 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기반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태종과 한송이(2023)는 ChatGPT 관련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자료를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대한 뉴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ChatGPT의 능력 및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논란,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경쟁 가속화, ChatGPT로 인한 관련

주 상승 및 인공지능 경제 생태계 활성화, 한국형 ChatGPT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적 지원, ChatGPT 기술을 할용한 질문 기반 학습자 중심 교육 추진’ 등 5개의 토픽이 도

출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교육적 차원의 이슈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교육적 차원의 이슈와 시사점으로는 학습자 ChatGPT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

내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선관 외 (2020)는 국내 인공지능 교육의 유형을 인공지능이 무엇(What)인지에 대한 이

해를 위한 인공지능 이해 교육, 인공지능을 어떻게(How) 활용하는가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인공지능을 왜(Why)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가치교육으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학교교육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때 중요한 것이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외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2020년 12월 23일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개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기

본원칙으로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 제시하였다(박휴

용 외, 2024). 서울시에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으로 이용자 중심, 위험예방,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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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기본원칙 3가지로 제시하였다(서울시, 2023). ChatGPT가 유용하기도 하지만 정보

의 신뢰성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하고, 사용자의 윤리적 책임이 필

요함을 인식하고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제시하였다(정보현, 2024, 75-76). 

3. ChatGPT와 기독교교육 관련 이슈

신앙교육 현장에도 ChatGPT가 신앙을 교육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신앙교육 현장에 활용

할 것인지,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육을 다시 

바라보고,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다(유지윤 외, 2023). 기독교교육학 2024년 

춘계학술대회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독교교육’이었다. 주제발표는 박일준 박사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간론: 네트워크와 Feed-Forward”이었다. 이제까지 인간은 기술을 

통제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여겨왔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들로 인해 ‘비지각

적 감각성’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인간과 기술의 feed

-back의 관계가 ‘feed-forward’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간의 주체성이 변해갈 것이라고 하였다(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4, 24-44). 과

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에 대한 이해도 다르게 요구된다.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 옳으냐에 대한 논의보다 기술로 인해 영향받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인간으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득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인간 삶에 깊이 다가오게 될 것이므로 이

러한 시대에 미래적 마인드를 추구하는 책임있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한다(김

도일, 2017).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로 

인한 여러 변화도 인간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에 책임있는 리더가 건강한 생

태계를 이루는데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

였다. 

김정준(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주요 관심사

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교육의 강조점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의 초점과 방향은 무엇인지, 인공

지능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한국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67-68).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남선우(2023)는 연속성(continuity)와 변화(change)의 관점에서 변해가는 

시대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하기 위해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기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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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목적과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성경

적인 앎을 학습자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다루어야 할 기독교교육의 교육 내용은 ‘창의-융합적 그리스도인 양육’이라고 하

였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는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기술의 발달로 요구되

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가치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하고 창의적 대안을 모색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의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고 암기하게 하는 것에서 성

경에 담긴 진리를 삶의 영역에 적용하여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지식을 다루어야 한다

고 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 교육환경은 물리적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시적 장소와 비가시적 공간의 상호연결성을 통해 온

라인, 오프라인, 교회, 가정, 학교, 사회 등을 기독교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독교교육 교수학습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가르침에서 경험으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지식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에서 학습자들의 실제 삶에서 문제를 발견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경험적 활동을 통해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육해 나

가야 한다고 하였다(121-127).  

ChatGPT 출시 이후 정보의 편향성 및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이 되는 

시점에 기독교교육이 AI 사용에 대한 윤리 가이드 현황을 연구하고 구성요소를 탐색하여 기

독교대학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감성원과 김민호(2024)는 국내외 대학 및 교육기관의 

AI 활용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기독교 대학과 일반 교육기관의 차이점을 탐색하였

고, 코딩을 통해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진실성, 윤리적 책임감, 정보보안, 표절

위험, 다양성, 편향적, 저작권보호’의 7개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옥장흠(2024)은 인공지능 ChatGPT의 교육목회 활용방안을 교회의 기능 다섯 가지를 중

심으로 제시하였다. ChatGPT를 설교 작성(케리그마), 예배 기획 및 디자인(레이투르기아), 

교회교육에 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디다케), 교회 구성원들이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코이노니아), 봉사활

동에 대한 정보와 활동 방안(디아코니아)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77-81). 

4. ChatGPT의 교육적 활용 경험

1) 교수자의 ChatGPT 교육적 활용 경험 

ChatGPT를 교육 현장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현실적으

로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ChatGPT를 교육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의 변화, 학습 도구와 수업 방식으로 사용할 때의 장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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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평가 방법의 변화 등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찾아 교육에 적용할 기회를 찾아

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사용해 본 사용자가 경험한 유용성과 만족도,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 대학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 측면에서 사용 

경험을 파악한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교수자의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난 경험과 수업 활용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한 유지원(20

23)의 연구는 생성형 AI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수

자의 관심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인 교수 대부분이 생성형 AI

를 사용한 경험은 있었지만 교육적 활용 경험은 높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주로 

자료 개발, 정보 검색 등 수업을 준비할 때 사용하였고, 학생 과제에 활용하고, 수업 중에 

학생활동에 직접 활용하였고, 시험과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 순서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 학습 윤리 문제, 사용자의 활용 역량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보였고, 다음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61%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정확하

지 않은 정보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 편향된 정보 생성, 학생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윤리적인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용을 금지하기보다 바림직한 활용 방안을 여

러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차민영과 임희주(2023)는 ChatGPT의 영어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대학 교수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제언하기 위해 교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연구하였다. 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ChatGPT 기본 지식, 교육적 유용성, 사용 의지에 대한 객관식 문항과 ChatGPT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개방형 문항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

자들은 ChatGPT가 유용한 학습 도구라고 여기며 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주는 학습 수단이며, 학습자의 능력을 향상하는 도구이며, 영어학습

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도구라고 교육적 유용성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ChatGPT 

활용의 기대효과로 동기유발, 학습 보조, 그리고 상호작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

급하였다. 그들이 인식한 ChatGPT 활용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의존도와 절대적 

신뢰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수준별 활용 능력의 한계와 표절, 저작권 등의 

윤리적 위험성이 그 다음으로, 초급자의 영어 흥미 하락, 평가도구로 활용의 위험성과 데이

터 오염과 오류 검증의 한계 순으로 나타났다. 

2) 학습자의 ChatGPT 교육적 활용 경험 

학습자의 ChatGPT 활용 경험에 대한 연구로 김동미와 장병현(2021)은 대학 교양영어 

수업(TOEIC)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학습자 중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수업에 참여

한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을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활용한 AI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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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와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보다는 인간 교수자에 대해 

수업 효율성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았다. AI로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듣기 능력이 가

장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42.2%), 토익 정답 찾는 능력 향상(33.9%), 어휘 능력 향상(2

0.2%), 읽기 능력 향상(3.7%) 순이었다. 인간 교수자 수업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어

휘 능력 향상이 52.3%, 토익 정답 찾는 능력 향상이 24.8%, 읽기 능력 향상(17.4%), 듣기 

능력 향상(5.5%)로 나타나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 영어 능력향상 효율성, 인간 교수자와 AI 수업의 추천 의사도 인간 교수자가 높게 나

타났다. 여전히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선경(2023)은 대학 교양 글쓰기 수업 사례를 분석하고, ChatGPT 활용 가능성과 문제

점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하였다. ChatGPT를 활용한 글쓰기 활동을 7-9주차에 전체, 

그룹, 개별 활동으로 실시하고 학습자들의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종강 후, ChatGPT 

활용 경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대대수는 

글쓰기 활동에서 ChatGPT를 활용했고, 16.2%만이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활용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아이디어 및 하위 주제 생성, 자료 조사를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개요 작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ChatGPT 활용에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조

사에서 글쓰기 시간 절약, 다양한 자료의 정보 제공, 글쓰기 과정의 효율성 향상 등의 순서

로 나타났다. 단점으로는 답변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틀린 정보와 오류가 있었고, 원하던 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가 그 다음으로 많은 답

변이었다. 

이한샘과 유지원(2024)은 대학생의 생성형 AI 사용 경험 및 인식을 파악하고자 연구하였

다. 대학생들의 AI 활용률은 8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미사용자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유는 사용이 편리하고, 답변

이 유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용 만족도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나 신뢰성에 대한 만

족도는 낮았다. 주로 사용자 절반 이상은 과제에 활용하였다.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 생성

형 AI의 학습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학교 차원의 AI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였음이 나타났다. 

한형종(2023)은 ChatGPT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학습자의 

실제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제적인 자료 수집 전에 ChatGPT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 과정을 통해 

ChatGPT 도구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그 후, ChatGPT를 실제로 활용하여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질적 연구 자료로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통해 

ChatGPT를 활용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측면과 이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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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인식한 ChatGPT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ChatGPT가 생성한 정보를 비판적

으로 바라보아야 한다’였다. 잘못된 정보가 학습될 수 있기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ChatGPT는 도구일 뿐 의존해서는 안 된

다’였다. 완벽한 답이 아니고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도구로서 인식하고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세 번째 고려 사항은 ‘올바른 윤리적 활용에 대한 사전 교육

이 필요하다’였다. ChatGPT를 악용하게 되면 표절, 개인 정보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윤리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네 번째 고려 사항은 ‘적절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였다. 적절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에 대해 생각하고 좋은 질문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61-663).  

5. 효과적인 학습 활동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소그룹 활동 기반의 토의 및 토론수업, 플립

드러닝,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과 같은 팀 중심 협동학습 등 학습자의 적극적 참

여를 일으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학생을 적극적인 주체로 바라보고 

학생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참여를 일으키는 방법이 수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

다(신효정․민혜리, 2009). 

송영명 외(2018)의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몰입, 교수-학생 상호작용, 능동적․협력적 학습 

활동이 전공 수업만족도와 교양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중, 능동적․협력

적 학습활동이 전공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끼쳤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참

여하고, 동료 학생과 협동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학업성취, 목표달성, 교수․학습 

성과, 학습참여, 수업 만족도 등 교수․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배상훈․

김혜정 2013). 

이유리(2022)는 블렌디드 러닝에서 대학생의 학습활동이 역량 및 전공수업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 수업 관련 활동과 교수․학습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

구 결과, 전공 수업만족도에 수업 관련 활동 중 수업 전 활동인 수업 준비의 직접 효과가 

가장 컸다. 교수자의 지시에 따라 수업에 대한 준비의 달성률이 높을수록, 즉 예습이 잘 될

수록 크게 만족하였다. 도전적 학습 활동과 능동적 학습활동이 학생들의 역량이 향상되었

다. 수업 관련 다양한 활동, 특히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은 전공수업 만족도와 역량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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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A 대학교 기독교교육상담학과 2023학년도 2학기에 3학년 과목으

로 개설된 "종교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독교교육상담

학과 15명, 신학과 4명, 경영학과 1명이었다. 3학년이 15명, 4학년과 2학년이 각 2명씩이

었고, 1학년이 한 명이었다. 종강 후 성적이 부여된 후에 A학점대 2명, B학점대 2명, C학

점대 1명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전화로 연구 목적과 면담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설명하였

다. 수업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정보와 의견, 면담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공지하고 면담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은 4학년 1명, 4명은 3학년이었고,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었다. 

<표 1> 연구참여자 및 면담자 학년 및 성별

2. 연구 절차 및 도구

본 수업은 종교심리학 관련 이론을 통해 인간과 종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

을 이해하고, 사역 현장에 적용할 점을 탐색하게 하는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매주 여러 

이론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이 많은 수업이다. 따라서 매주 주어진 교재를 읽고 

수업 내용을 예습을 위해 예습과제(Reading Questions)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ChatGPT 활용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ChatGPT를 사용하여 총 8번의 예습과제를 작성하

게 하였다. 학생들의 ChatGPT 활용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과제

에 활용하였던 결과(이한샘․유지원, 2024)를 바탕으로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활용 방안

을 과제에 제한시켜 경험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개강 초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예습과

제 시 ChatGPT 활용 방법을 설명하였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해진 분량 내에서 

ChatGPT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고, 출처를 꼭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이론의 핵심적인 

연구 참여자 면담 참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계 성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소계

남 0 1 2 2 5 A 0 0 1 1 2

여 1 1 13 0 15 B 0 0 2 0 2

계 1 2 15 2 20 C 0 0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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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교재와 ChatGPT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도록 하였고, 자

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문제도 제시하였다. 예습과제(Reading Questions)는 수업 전날 밤 

11시 55분까지 사이버캠퍼스 과제방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매주 수업 참여 활동지에 조별 활동 내용을 정리하게 하고, ChatGPT 사용 경험, 복습 

및 적용을 위해 수업 내용을 요약하게 하고, 수업 내용과 연결하여 기도와 실천할 사항을 

작성하는 성찰일지를 수업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사이버캠퍼스 과제방에 제출하도록 하였

다. 성찰일지는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반성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수업 태도 

개선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박은혜(2023)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도 적용하였다. ChatGPT를 사용해 본 결과 어떤 점에서 도

움이 되었는지, 교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로서 활용 방안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ChatGPT 관련 질문은 매주 같은 질문이지만 과정에서 느끼는 경험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학기 중에 실시하는 중간 강의평가에서 수업의 좋았거나 인상 깊었던 점과 아쉬웠거나 

개선할 점에 대해 서술식으로 기술한 내용에서 수업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과 ChatGPT 관

련 내용을 확인하였다.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평가 주관식 문항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답

변을 확인하였다. 14주차에 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종강설문지를 수강생 모두 작성하게 하

였다. ChatGPT 활용이 자신의 학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

였고,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는 서술식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학습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수업 활동, 과제 작성 시 사용하였던 ChatGPT를 자신이 교수라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작성하게 하였다.

종강 후, 성적이 입력된 후, ChatGPT 사용경험과 효과적인 학습활동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성적분포도에 따라 5명을 대상으로 줌으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면담을 실

시하였다.  

<표 2> 연구자료 작성 시기 및 목록

작성 시기 자료 

3주차~11주차 예습과제(Reading Questions)

3주차~13주차 수업참여 활동지(성찰일지)

7주차~8주차 중간강의평가 서술식 

14주차 기말강의평가 주관식

15주차 종강설문지 

성적 확정 후 면담(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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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인 중간강의평가 서술식 결과는 8주차 정도에, 성찰일지는 수업이 진행되

는 3주차부터 13주차까지 수집되었고, 종강설문지, 학기말 강의평가 서술식 결과, 면담 자

료는 종강 후 수집되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주 학생들이 ChatGPT 활용하여 예

습과제를 작성하면서 경험한 것을 작성하도록 하게 하였고, 종강 후에는 수업 전체를 회상

하며 자신의 경험을 정리한 학기말 강의평가와 종강설문지를 수집하였고, 연구 참여자 중 5

명을 선정하여 줌으로 면담을 실시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줌으로 한 면담은 사전에 반구조

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답변을 생각하게 하고,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화하였다. 녹

화한 음성 파일을 Clova Note(AI 음성기록) 앱으로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였다. A4 용지(글

자크기 10) 약 70장 분량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 과정은 첫째, 수업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반복하여 읽고 정리하면

서 학생들의 주요 경험을 파악하였다. 8번의 예습과제 작성 시 경험한 ChatGPT 사용 경험

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학생 별로 모든 회차의 기록을 정리하였다. ChatGPT 사용의 장

점, 단점, 교재와 유사점, 차이점, 교사와 학습자로서의 활용 방안을 표로 만들어 정리하였

다. 중복되는 단어와 문장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의미있는 경험을 추출하면서 범주화의 과

정을 거쳤다. 둘째, 중간 및 학기말 강의평가에서의 서술식 평가 내용은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중간 평가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답변이 있었지만 학기말 평가에는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다. 셋째, 종강설문지에서 ChatGPT를 예습 과제 작성 시 사용했는데 

자신이 교수라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 대해 빈도수가 높은 순서를 

파악하였고, 효과적인 수업 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를 파악하였다. 넷째, 면담 기록은 사전에 

제시한 질문에 따라 답변을 범주에 따라 1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수업의 여러 

활동 중, 학습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Chat

GPT 사용 경험은 어떠했는지, 전에 사용해 봤는지, 어디에 얼마나 사용해 봤는지, 이번 학

기에 사용한 경험은 어떤 점에서 유익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학습에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제안할 점,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신이 교수(사)라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에 대한 것이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단어와 문장을 중심으로 개념을 도출하였다. 

원자료를 다시 정독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고, 범주를 수

정 및 보완하여 2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

용을 확인하고, 범주화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에 기술할 의미있는 답변을 선별하였다. 다섯

째, 분석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요청하였고, 전

문가 검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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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별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ChatGPT 활용 경험

3주차부터 ChatGPT를 활용하여 과제를 8번 작성한 경험을 기록한 성찰일지, 종강 설문

지와 중간 강의평가의 서술식 응답을 통해 ChatGPT 활용 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ChatGPT를 활용하여 교재와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재밌습니다'라

는 중간 강의평가의 서술식 응답이 있었다. 종강설문지에 ChatGPT를 예습 과제(Reading

Questions) 작성 시 사용하였는데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1-매우 그렇

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표기하게 하고, 어떤 면

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20명의 평균 점수는 4.3

점이었다. 5점인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은 12명(60%), 4점인 '그렇다'라는 답변은 2명(1

0%), 3점인 '보통이다'라는 답변은 6명(30%)였다. 연구 참여자의 70% 정도가 학습에 Chat

GPT 활용 경험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

변은 예습이 11명(55%), 조별활동이 5명(25%), 복습 1명(5%), 배경지식 찾는 방안 1명(5

%), 프로그램 제작 1명(5%), 기타 1명(5%)이었다. 면담 질문 중, 'ChatGPT 사용 경험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두 명이었고, 세 명은 도움이 되지 못했

다고 하였다. 선제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교재의 내용과 다르고, 내용이 구

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었고, 간단한 핵심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예습 과제를 할 때 언제 사용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면담자 5명 모두 교재를 읽기 

전에 먼저 ChatGPT를 사용했다고 하였다. 

<표 3> ChatGPT 활용 경험 

자료 항목 ChatGPT 활용 경험 답변 예시

종강

설문

지 

예습

� 이번 수업처럼 예습하는 용으로 괜찮을 거 같다. ChatGPT는 자세하게 알려

주는 것보다 대략적인 것만 알려주기에 수업 전에 배우는 것에 대한 예습으로 

좋은 것 같다. 

� 강의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정보의 정확성이 우려된다고 거론되고 있

기 때문에 강의 자료보다는 예습 활동을 위해 활용을 할 것 같다. 

� 예습을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해주고 강의 통해 정리해 주는 

형식으로 활용할 것이다. 

조별

활동

� 토론 주제를 생성하거나 조별활동을 지원하는 자료를 제작하게 한다. 

� 조별로 질문을 하나씩 주고 그 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AI를 활용하는 형식

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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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tGPT의 장점과 단점

ChatGPT 사용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느낀 장점은 8번의 예습과제를 하면서 활용한 경

험을 매주 성찰일지에 작성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표로 범주화하여 정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학생들이 경험한 장점에 대한 답변을 내용적인 측면, 접근성 측면, 활용 방법적 

측면으로 범주화하였다. 내용적 측면의 답변으로 ChatGPT를 통해 얻은 내용은 요약된 정

보가 잘 정리되어 이해하기 쉬웠다고 하였다. 질문에 따른 중심적인 내용을 제공하여 줬고, 

쉬운 단어로 설명, 실제적인 설명, 폭넓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간단한 개념을 이해

하기 쉬웠다고 하였다. 접근성 측면의 답변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

문에 접근성이 매우 높았고, 시간 절약도 되어 간편하여 좋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원하는 

형태로 얻을 수 있었다는 접근성 측면의 장점이 있었다고 하였다. 활용 방법적 측면에서 선

이해와 간단한 개념 이해로 활용하기에 좋고, 요약 정리 능력의 향상에도 유익하였다고 하

였다. 빠르고 간편하고 쉽게 접근하여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이해와 지식

의 확장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경험한 단점에 대한 답변을 내용적인 측면, 신뢰도 측면, 과정 중 오류 발생 측

면, 다른 삶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으로 범주화하였다. 내용적 측면의 답변으

로 ChatGPT를 통해 얻은 내용은 주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전문적이지 않

고 너무 간략한 내용만 제공하여 충분한 내용을 제공받지 못하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였

다. 신뢰도 측면의 답변으로 제공된 정보는 결과만 나오고 과정 또는 출처가 없고 주입식 

내용만 가능하기에 잘못된 정보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그 정보가 맞는지에 대한 불안함과 

의심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과정 중 오류 발생 측면의 답변으로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

서 오류가 나기도 하여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하였다. 

기타
� 복습자료, AI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제작, 배경지식을 더 찾아올 수 있는 방안

으로 활용한다면 학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면담

� 보통보다 살짝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재를 읽기 전에 정리를 해 주니까 선제적인 부

분에서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면담자 1) 

� 교재의 내용과 너무 다르고 해서 별로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자 2)

� 저는 소소인 것 같아요. 계속 찾아볼 때마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보다 그냥 좀 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주로 나왔어요. (면담자 3)

� 일단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사용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요약된 버전으로 예상을 한 다음에 책을 봄으로써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었

건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면담자 4)

� ChatGPT는 제가 사용했을 때 좀 간단히 핵심만 좀 알려 주는 느낌이었어요. (면담

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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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삶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의 측면의 답변으로 학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ChatGPT를 

활용하다 보면 표면적인 생각만 하게 되어 상상력이 부족해질 수 있고, 게을러지게 될 수 

있고, 신앙적인 관계, 윤리적인 문제, 감정적인 지원 등에 있어서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

고, 도덕적 판단과 가치 등과 관련된 결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전공의 특성에 맞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표 4> ChatGPT의 장점과 단점 

범주 장점 답변 예시

내용

� 깔끔하고 명확한 정보 전달이 용이, 요약된 내용을 쉽게 이해 가능

�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 

� 장점은 확실히 내가 원하는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만족할 정도의 정보가 정리가 잘 

되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내가 하나 하나 찾아보지 않아도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도 아주 자세히 나온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내가 입력하는 키워드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언어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교재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ChatGPT가 내용이해에 도움이 된 것 같다. 

� ChatGPT는 빠르게 해당 수업 내용을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고 생각한다. 또한 ChatGPT가 제공한 답변에 궁금증을 바로 물어볼 수 있다.

접근성

� 내가 질문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 질문에 맞춰서 답을 해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빠르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다. 

� 챗지피티를 이용하여 원하는 답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장소와 시

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어떠한 정보를 정말 빠르고 확실하게, 그리고 입력하는 지시에 따라 얻을 수 있다

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빠른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을 아낄수 있

었던 것도 좋았다. 

� ChatGPT를 사용하고 느낀 장점은 광범위한 정보와 지식을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관련 도서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에 검색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 채팅을 통해 친구에게 물어보듯 언제든 원하는 것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활용 

방법

� 먼저 개념을 정리하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요약해서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토대로 잘 정리해서 핵심만 알려주었고, 그렇다 보니 정보들이 중구난방으로 퍼지

지 않고 딱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거나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었

기 때문에 예습 차원에서도, 복습 차원에서도 내용을 간단하고 빠르고 깔끔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 공부를 위해선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되고 기억에도 남는데, 이런 

점에서 사용하는 데에 편리했고 요약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챗 지피티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리 및 요약에도 뛰어나

다. 특히 수준별, 분량별 요구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려운 말이거나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때로는 같은 내용 이

지만 쳇지피티는 또 다른 언어로 설명해 줄 때가 있어서 때로는 그게 더 이해하기 

쉬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

� ChatGPT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답변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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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자 및 학습자로서 활용 방안

연구 참여자들이 ChatGPT를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자로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

였다. 과제 작성 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성찰일지와 면담을 통해 교수자로서 활용 방안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수자로서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수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범주화하였다. 수업을 준비할 때 학생들의 보편적인 관심사나 수

준을 파악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수업 내용 관련 선이해와 추가

범주 단점 답변 예시

내용

� 확실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원래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 검색해서 

알아보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처음 보는 이론이거나 내용이라면 문자로만 보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가 힘든 것 같다. 

� 책에서 중요하게 제시하는 부분을 얕게만 알려주어,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아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

� 교재는 이론이나 개념에도 서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배경이나 확실

한 이해를 도와주는데, ChatGPT는 확실히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

꼈다. 

� 물어본 질문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

다. 

신뢰도

� 책이나 혹은 강의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연구가 되어서 자료에 신빙성이 있

지만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신뢰하기가 어럽다.

� 아무래도 결과값만 보여주다 보니까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혹은 요인은 알 

수 없었고, 주입식 배움만 가능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 방대한 양을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기에 내용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의지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과정 중 

오류 

� 에러가 계속 떠서 정보를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아무래도 질문에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질문을 이해를 못하거나 해서 다시 말투를 

바꾸거나 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해야하고 여러번의 질문을 던지면서 원하는 답을 

얻게 된다. 

�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도 챗지피티가 분석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기에 원하

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 

다른 

삶의 

영역

� ChatGPT를 많이 의지하게 된다.

� 교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표면적인 생각만 하게 되어서 상상력이 부족

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내가 얻고자 하는 지식들을 너무 쉽게 얻게 되다 보니 뭔가 나라는 사람은 그로 

인해 더 게을러질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신앙적인 관계나 윤리적인 문제,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모델이기에 도덕적 판단이나 도덕적 가치 등과 관련된 

결정을 표현할 수 없다. 

�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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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해를 위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요약 내용을 얻기 위해, 예습을 

위해 과제나 핵심 단어를 찾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연결하여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활용할 

것도 제안하였다. 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토론 활동 시 주제와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 

ChatGPT와 토론 활동을 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 및 초월적인 기독교교육적 내용과 Chat

GPT 의견을 비교하기 위해, 개념을 찾거나 정리하게 하기 위해, 수업 내용을 적용하기 위

한 적용점과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해 등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수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ChatGPT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ChatGPT를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로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

였다. 과제 작성 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성찰일지와 면담을 통해 학습자로서 활용 방안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습자로서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은 내용 측면, 수업의 활동 

측면, 학습 능력 향상 측면으로 범주화하였다. 학습자로서 활용 방안으로 수업 내용에 대한 

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요약된 정보를 통해 간략하게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용어

나 개념 등을 이해하기 위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그룹활동 할 때 자료가 필요할 때 활

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ChatGPT를 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이 생길 때마다 바로 검색

하여 답을 얻고, 추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좋은 질문을 

만드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모르는 내용을 심화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활용

을 하다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스스로 공

부할 때, 자신의 답을 먼저 작성하고 ChatGPT의 답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글쓰기 능력

과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5> 교수자와 학습자로서 ChatGPT 활용 방안 

범주 교수자로서 ChatGPT 활용 방안 답변 예시

수업 

준비

  

� 방대한 양의 교재를 읽기 전과 후로 나누어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얻

은 선지식으로 교재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고, 교재를 읽은 후에는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하여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싶습니다.

�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정리가 필요할 때 활용 가능

� 챗지피티를 활용하여 교육을 할 때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챗지피티에는 아이들

의 관심사나 요즘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보들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짜게 된다면 아이들의 관심사를 저격한 교

육이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의 학습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수업 � 수업 시간의 개념을 찾도록 할 때, 수업 시 토론을 이용할 때 활용하면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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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라고 생각한다. 챗지피티는 개념 정리에 탁월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주기 때문에 토론이나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AI를 활용하여 토론 주제를 생성하거나 조별활동을 지원하는 자료를 제작하게 한

다. 

� 교사가 질문을 하면 학생이 동시에 자신의 답변과 ChatGPT의 답변을 함께 써보

고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창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한 내용과 챗지피티가 알려주는 내용을 비교하며 

생각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 같다. 

� 개념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활용 방안이나 실천 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 교육적으로는 예습용으로 사용할 시에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

다. 책을 찾거나 직접 하나씩 사전 검색을 하여 예습해 오라 하면 학습자들은 수

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질려버릴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답

을 쉽게 얻고, 정보를 찾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 더

욱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강의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정보의 정확성이 우려된다고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자료보다는 예습 활동을 위해 활용을 할 것 같다. 교재의 내용보다는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복습의 용도로 챗지피티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교재와 다른 내

용이 나온다면 다른 사이트나 논문, 책을 서치하여 챗지피티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것 같다.

� 우선 교육 현장에서 ChatGPT를 이용하여 질의응답을 한다. 이후, 학습자에게 

ChatGPT의 의견과 일치하는 책이나 논문을 찾도록 과제를 준다면 학습자는 출처

를 찾는 과정을 통해 ChatGPT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확실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 챗지피티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챗지피티가 오류를 범했을 때 지적하고 어떠한 

내용을 제공했을 때 반박하거나 동의하는 등의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과제를 

낸다. 

범주 학습자로서 ChatGPT 활용 방안 답변 예시

내용 

측면

� 챗지피티는 개념 정리와 정보전달에 용이하며 가끔은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은 내용을 챗지피티와 대화하듯 질문하고 답하며 정리해 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것 같다. 질문에 따른 

답이 나오지만, 꼭 그에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연관된 내용들도 많이 나온다는 생

각이 들어서 자료에 대한 관련 내용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할 것 같다.

� 학습을 하는 부분에 있어 모르는 부분이나 심화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챗gpt

를 통해 공부한다.

� ChatGPT는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기 좋은 정보를 찾을 때 유용할 것 같다. 

� 교재를 통해 먼저 선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쳇지피티를 통해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얻는 방식의 교육으로 이제 앞으로 올 여러 시스템 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

적 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양이 많거나, 어려운 주제의 교육 내용을 미리 검색하여 선지식, 배경 이해 가능.

수업 � 선행 학습 용도로 gpt를 사용하고 싶다.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고 책을 읽게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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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atGPT 활용 시 주의 사항

연구 참여자들이 ChatGPT를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출처를 찾는 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

뢰성을 확인하고 검토, 비교, 검증 과정을 꼭 거칠 것, 아직은 내용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려

운 부분이 있으니 아이디어를 얻거나 개념 확인 등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것, 특히 성경적인 

과정 

측면

책에서 빠진 내용은 무엇이고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생각

하고 접근할 수 있었다. 

� 키워드를 쳇지피티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미리 예습을 해오고 수업시간에 그 키

워드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미리 알아온 정보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점이 유

사한지 그 수업이 끝난 후 작성해보는 시간을 통해 쳇지피티라는 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올리고 정보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배우게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복습 용도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관련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수업 후 복습 시간을 쳇지피티롤 활용하여 이해가 가지 않던 부분들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하고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더욱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방법

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 나는 ChatGPT를 학교에서 과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수업 시간

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어떤 수업은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 과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학습 

능력 

향상 

측면

  

� ChatGPT로 자신이 궁금한 부분을 직접 검색해 가며 질문에 대한 해결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해보는 방안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 어려운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챗지피티의 내용을 본 후 다시 교재를 

보며 공부를 한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를 교사에게 질문함으

로 학습이 한 층더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예습 혹은 복습을 하게 되면서 모르는 부분들을 쳇지피티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나

의 의견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강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틀이 잘 잡혀지지 않을 때 물어

보고 대강 틀을 잡는 등으로 활용을 해볼 것 같다. 

�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글쓰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알려주는 Chat GPT와 자신의 글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수업 중에 놓친 부분이나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을 Chat GPT에 먼저 질문

하고, 글을 쓸 때 피드백을 받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등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분석을 얻을 수 있다. 출처를 통해 검증받고 바로잡아가는 과정도 많

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처럼 Chat GPT를 너무 제한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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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신앙적인 내용은 꼭 검토의 과정을 거칠 것, 너무 의지하여 사용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창구를 닫을 위험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할 것, 학습자들이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교수자 교육 및 지침서 제시 등을 제안하였다. 

<표 6> ChatGPT 활용 시 주의 사항 

5. 효과적인 학습 활동

본 수업의 여러 활동 중, 학습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결

과는 한 학기 수업을 모두 종료한 후, 교수자가 작성한 종강설문지의 2번과 4번 문항과 5

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 활동 순위는 강의가 1

ChatGPT 활용 시 주의 사항 답변 예시

� 단점으로 방대한 양을 토대로 추합하기에 내용적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꼽았

듯이 너무 신용하게 되면 자료의 정확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 기독교 교육이기에 

ChatGPT만을 가지고 출력한 결과들을 현장에서 활용하게 되면 교육을 받는 이들에게 안 좋

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쓰는 것은 좋으나 이를 너무 신용하지 말고 오류

가 없는지 검토 과정을 거치며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 정보(질문)을 자세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함과 검색을 할 때는 다양한 질문으로 하고, 정리하

는 작업이 필요함을 가르치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을 알려줘야 한다. 

� 정보의 신뢰성이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업데이트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AI의 내

용을 중심으로 잡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교재들의 용어를 보다 더 쉽게 이

해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 ChatGPT에는 정확하지 않은 지식들이 들어가있을 수도 있기에 참고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토론 주제를 물어보거나 조금씩 활용하는 방식, 내용을 잘 분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ChatGPT를 위주로 활용하기 보다는 교재와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른 시각의 내용을 추가하

는 형식으로 사용할 것 같다.

� 나의 의견을 먼저 정리한 후 ChatGPT의 의견을 덧붙이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의 생각과 

ChatGPT의 정보를 비교하며 더욱 확장된 내용을 파악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더불어 ChatGPT의 한계를 파악한다면 ChatGPT를 더욱 현명하게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하기 꺼려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챗지피

티에 한 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식으로 독려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학생과 

교사의 소통의 창구를 닫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적절하겠다. 상황을 잘 보고 독려하

는 방식이 알맞겠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도 인공 지능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나 항상 이를 지도하는 교육자가 있어야 한다. 분

별력을 기르고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풍

부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나누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 또한 기독교 교

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Chat GPT의 유용성과 유의점을 연구하여 이에 의존하는 학생들에게 한계를 알려주고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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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65%)으로 1위, 예습과제(Reading Questions)가 4명(20%)으로 2위, 수업 중에 작성한 

수업 참여 활동지가 2명(10%)으로 3위, 조별활동이 1명(5%)으로 4위였다. 수업 내용에 종교

심리학 관련 이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습을 통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강의를 통해 

학습하였다고 하였다. 여전히 학생들의 학습을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수자에 의

한 강의라는 답변이었다. 학습자가 참여한 활동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습과제(Reading

Questions)라고 하였다. 수업 전에 수업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교재를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는 과제이다. 수업 전에 예습을 하고 수업에서 교수자의 강의를 통해 자신이 이해한 것

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학습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수업 중 조별 활동에 참여

하면서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수업 참여 활동지와 조별활동은 효과는 있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학생들이 ChatGPT를 활용한 경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빠

른 접근 가능, 아이디어 생성 및 토의 주제 선정, 학습 내용에 대한 선이해 및 추가적 이해

로 인한 동기유발과 학습 도구로서 ChatGPT가 장점이었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

다(유지원, 2023; 차민영․임희주, 2023; 오선경, 2023; 한형종, 2023). 

ChatGPT 활용의 단점 또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정보의 출처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신뢰도 문제, 전문적인 내용의 부족, 답변 생성 과정에서의 오류, 지나친 의존으로 인

한 부정적 학습 태도 형성 등을 지적하였다(유지원, 2023; 차민영․임희주, 2023; 오선경, 2

023; 한형종, 2023b). 그 외에 지나친 의존, 상상력 부족, 게을러지게 됨, 신앙적, 윤리적 

문제, 상호작용 한계, 도덕적 판단이나 가치 등과 관련된 결정 표현 불가, 영적인 부분을 다

루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교수자로서 ChatGPT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결과는 수업 준비와 수업 시간으로 범주화

하여 정리하였다. 수업 준비를 위해서는 선이해, 아이디어 도출, 보편적 관심사 이해 등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업 시간에는 선이해를 위한 예습, 생각의 폭을 확장하는 

활동, 신뢰도 있는 출처와 ChatGPT 내용 확인 및 비교 활동, 과제 시 사용할 것을 제안하

였다. 학습자로서 ChatGPT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내용 측면, 수업 과정 측면, 학습 능력 

향상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학습 내용의 이해를 위해, 

정보를 찾기 위해, 선지식을 갖기 위해, 심화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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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과정 측면에서는 예습 때,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해하기 위

해, 복습 용도로, 과제를 작성할 때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습 능력 향상 측면으로는 이

해력, 생각의 폭 확장, 질문 생성 능력, 글쓰기,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제

안하였다. 

학생들이 제안한 ChatGPT 활용 시 주의 사항으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 정확하지 않은 신뢰도가 낮은 정보이니 지나친 의존은 지양해야 하며, 검토와 검증의 

과정을 거칠 것과 참고용으로 학습 보조 도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에게 적절

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교육자의 책임을 가져야 하며 관련 연구를 통해 활용 지침

을 만들어 제시할 것도 제안하였다(김태종․한송이, 2023; 서울시, 2023; 차민영․임희주, 202

3; 유지원, 2023; 정보현, 2024; 감성원․김민호, 202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절이나 윤

리적 문제, 사용자의 활용 역량 부족에 대한 주의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경험한 가장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강의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예습과제, 수

업 중에 작성한 수업 참여 활동지, 조별 활동 순으로 답하였다. 여전히 교수자 중심의 강의

가 학습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ChatGPT가 유용하였지만, 인

간 교수자가 수업 효율성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이 나온 연구(김동미․장병현, 2021)의 결과처

럼 교수자의 역할이 여전히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ChatGPT 활용 방안과 효과적인 학습활동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ChatGPT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할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Chat

GPT는 학습 도구이지만 위험성과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사

용하지 않도록 ChatGPT에 대한 이해, 장단점, 활용 시 유의 사항 등에 관해 설명하고, 구

체적으로 사용 방법과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ChatGPT를 사용할 때, 여러 측면에서 

학습자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해력과 사고력 측진, 비판 의식 

함양, 윤리의식 함양,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질문 생성 능력, 상호작용 증진, 동기유발 등

의 함양을 위해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적용해야 한다. ChatGPT를 학습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을 넘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신장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여러 학습 도구와 방법이 제시되지만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인간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계와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 차원에서는 교수법 세미나를 통

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수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개인 교수 차원에서는 

새로운 방법들을 수용하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교수자가 수업을 설

계하고 수행할 때 ChatGPT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수업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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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학업성취와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배상훈․김혜정, 2013; 이유리, 2022). 본 연구 결과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활용 

방안으로 예습을 위한 선이해 및 과제, 조별활동 시 주제 및 아이디어 탐색, 전문적인 자료

와 비교 활동, 복습을 위한 활동, 질문 생성 연습을 위한 활동 등이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

을 수업의 전 과정에 학습자가 참여하도록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여전히 

교수자의 역할도 중요하기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참여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23년 2학

기 종교심리학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예습 과제 작성 시 ChatGPT 

활용 경험을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단일 수업의 사례만 다룬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기독교교육 전공의 다양한 수업을 대상으로 참여자 수를 확대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과제 작성 시 ChatGPT 활용 경험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ChatGPT를 활용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경험만을 확인한 연구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경험과 비교하여 분

석할 것을 제안한다. 교수자 측면과 학습자 측면에서 경험하는 장단점과 활용 방안을 비교

하여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할 것을 제안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으니 사용을 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대의 삶에 

넓고 깊게 활용되고 있는 ChatGPT를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

보다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더 많아질 수 있지만 이런 

기술이 교수자의 업무를 줄여줄 수도 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인공지

능 기술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잘 분별하고, 변화에 대처하며 시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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