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는 트랜스

포머(Transformer) 모델의 도입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2017년에 이 기술이 처음 제안된 이후, 트

랜스포머는 NLP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며, 해

당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KoGPT2는

GPT2[2]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주어진 텍스트

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최적화된 디코더 기반

언어 모델이다. 한국어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40GB

이상의 한국어 텍스트로 학습되었으며, 대규모 데이

터에서 자연스러운 문장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3]보다 더 긴 학습 시간과 더 많은

데이터로 훈련되어, 문장의 깊은 의미와 문맥을 파

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RoBERTa(Robustly

Optimized BERT Pretraining Approach)는 감정 분

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 두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KoGPT2는 자연스러운 대화형 문장 생성을,

RoBERTa는 문맥 내에서의 의미 이해를 강화하여,

상담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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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어에 특화된 KoGPT2와 RoBERTa 모델을 함께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인튜닝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제안하는 연구 주제의 필요성

2022년 맞벌이 가구 비율이 46.1%에 달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많은 부모들이

가사도우미나 학습용 태블릿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하지만,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기가 과연 아이에게 친화적인

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아이

가 기본적인 표현을 기계적 언어로만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대형 언어 모델, 음성인

식,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언어 발달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형 인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 기존 관련 연구

3-1.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모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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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KoGPT2(Korean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활용해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
소통을 지원하는 공감형 대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아청소년 심리 데이
터를 기반으로 KoGPT2를 파인튜닝하고, 향후 음성 및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모달 모델로 확
장할 계획이다. 이로써 아이들의 정서와 의사소통 능력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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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모델로, 병렬 처리가 가능하

다는 강점 덕분에 대규모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학

습할 수 있다. 특히,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모델은 자

기 회귀적 방식으로 텍스트의 다음 토큰을 예측하거

나, 입력된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뛰

어난 성능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자연어 생성, 기

계 번역, 문서 요약 등 다양한 NLP 응용 분야에서

탁월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최근 연구는 이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여 언어 간 편향 해소, 문맥 이해력

증대와 같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3-2. 한국어 특화 언어모델

한국어의 고유한 언어적 특성(어순의 유연성, 조사

사용, 어휘의 다의성 등)을 반영한 한국어 특화 언

어모델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KoGPT, KorBERT 등의 모델은 한국어

문법 구조와 맥락 이해에 최적화된 사전 학습된 모

델로, 한국어 자연어 처리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

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뉴스, 웹 문서, 대화 데이

터 등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분류, 감정 분석, 기계 번역 등에서 매우 높은 정확

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한국어 특화 모델은 문화

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대화 시스템이나 맞춤형

언어 서비스 개발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

다.

4. 제안하는 설계 방향

본 연구에서는 KoGPT2를 활용한 공감형 대화 모델

을 설계하고자 한다. 소아청소년 심리검사 및 뇌영

상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감형 대화 모델을 구축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Hugging Face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KoGPT2 모델을 파인튜닝할

계획이다. 심리 상담 상황에서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원활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형 AI를 구현하는 것

이 목표이다.

(그림 1) Fine-tuning[1]

또한, RoBERTa 모델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입력

한 문장을 분석하고, 그 문맥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표현을 파악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RoBERTa는 아이들의 대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

하고, 문장 내에 포함된 정서적 신호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

으로 평가하고, 해당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공

감형 대화를 생성함으로써, 더 나은 상담 경험을 제

공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연구의

또 다른 방향이다.

5. 향후 계획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및 이미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음성 및 시각적 정보를 종합하

여 더 풍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이들

의 정서와 의사소통 능력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포괄

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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