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Shin, Hye W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30, Pildong-ro, Jung-gu, Seoul, 04620, Republic of Korea

Tel: +82-2-2260-3415, E-mail: hws@dongguk.edu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ISSN 2713-7147  pISSN 1225-1488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https://doi.org/10.19031/jkheea.2023.12.35.4.1
2023. Vol. 35, No. 4, pp.1-12

ChatGPT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정욱*⋅김희라**⋅신혜원***†1)

*동국대학교-서울 가정교육과 강사⋅**동국대학교-서울 가정교육과 겸임교수⋅***동국대학교-서울 가정교육과 교수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hatGPT

Rhee, Jung-uk*⋅Kim, Hee Ra**⋅Shin, Hye Won***†

*Instruct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Seoul

**Adjunc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Seoul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Seoul

Abstract

At a time when interest in the educational use of ChatGPT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ChatGPT among colleg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urrent status of internet and inter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use and perceptions of ChatGPT after using it in the following courses in Spring 2023; ‘Family Life and Culture’, 

‘Fashion and Museums’, and ‘Fashion in Movies’ in the first semester of 2023. We also looked at comparative analysis reports

and reflection diaries. Information for coursework was mainly obtained through internet searches and articles, but only 9.84% 

used interactive AI, showing that its application to learning is still insufficient. ChatGPT was first used in the Spring semester 

of 2023, and ChatGPT was mainly used among conversational AI. ChatGPT is a bit lacking in terms of information accuracy 

and reliability, but it is convenient because it allows students to find information while interacting easily and quickly, and the 

satisfaction level was high, so there was a willingness to use ChatGPT more actively in the future. Regarding the impact of

ChatGPT on education, students said that it was positive that they were self-directed and that they set up a cooperative class 

process to verify information through group discussions and problem-solving attitudes through questions. However, problems 

were recognized that lowered trust, such as plagiarism, copyright, data bias, lack of up-to-date data learning, and generation

of inaccurate or incorrect information, which need to be improved.

Key words: 가정 관련 수업(home economics-related class), 대화형 인공지능(conversational AI), 인식(perception), 

챗지피티(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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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ChatGPT에 대한 열풍으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ChatGPT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Chat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GPT기반 챗봇 서비스이다. 

GPT는 OpenAI가 만든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로 2022년 11월 30일 OpenAI는 GPT-3.5를 기반으로 하는 

ChatGPT 무료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약 2개월 만에 1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Lee, 2023) 매우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다. 

ChatGPT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

함으로써 사용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뿐

만 아니라 문장요약, 언어번역, 창의적인 내용 제작 등 다양하

게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3월 출시된 GPT-4를 통해 이미지 

이해가 가능하고 성능이 더 좋아졌다.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교수 및 학습 경험을 

변화시켰고 특히 자연어 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 방

법 및 학습 환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Han, 2023; O.-H. 

Yoon, 2023). 이러한 기술 중 하나가 ChatGPT로 교육계에서도 

ChatGPT가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과 활용방안에 대해 숙고하

고 있다. ChatGPT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는 무료 에세이 작성 

도구이자 시험 부정행위용 도구라며 부정적 시각이 많았으나 점

차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교육현

장에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즉, 교육에 활용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대학교육에서 ChatGPT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 교육 분

야에서의 ChatGPT의 활용은 외면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교육에서 ChatGPT 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 단계로 

ChatGPT 활용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Han, 2023). ChatGPT는 교육에 있어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며(Bozkurt, 2023; Rudolph et 

al., 2023), 학습활동을 촉진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는 활동

을 할 수 있게 하며(Farrokhnia et al., 2023; Lo, 2023), 자기주도

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Kim et al., 2023). 한편 Tlili 외

(2023)는 ChatGPT를 활용할 때 표절, 거짓정보의 생성과 제공, 

결과물의 무비판적 활용과 같은 윤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고 하였다. 

ChatGPT의 초기단계로 교육 적용과정에서 교수자는 기술

적인 한계, 윤리적인 고려사항, 학습 커리큘럼과의 조화, 학생 

피드백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성공

적인 활용을 위해 교수자는 학생이 ChatGPT를 활용할 때 적극

적으로 탐색하도록 돕고(Jeon & Lee, 2023) 사고력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Kasneci et al., 2023) 해야 하며 학생이 

윤리적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Jeon & Lee, 2023).

ChatGPT를 수업에 활용한 사례연구는 국어, 영어, 수학, 

지리, 회계, 교육학 등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Kang, 2023; 

Shin et al., 2023; J. Yu, 2023; Y. Yoon, 2023; Han, 2023; Son & 

Lee, 2023). 그러나 가정 관련 교과에서는 아직 이루어진 연구

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가정교과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천적 실용학문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접목할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급변하는 정보화로 

학생들은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빠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교수자도 뒤처지지 않도록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hatGPT를 본격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2023

년도 1학기부터이므로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앞으로 지속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Chat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교 가정 관련 수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가정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교육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디지털기술의 하나

인 ChatGPT를 사용해 봄으로써 ChatGPT에 대한 지식과 장단

점 및 활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등 ChatGPT에 이해를 높이는 

것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과 대화형 

인공지능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가정 관련 수업에서 ChatGPT

를 활용해 보고 ChatGPT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ChatGPT 활용

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가정 관련 수업에서 ChatGPT를 활용해보는 초기 

사례연구로 대학생들의 ChatGPT 사용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

는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통해 ChatGPT의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ChatGPT 

시대에 이를 활용한 바람직한 교수학습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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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ChatGPT

ChatGPT는 Chat과 GPT의 합성어로 OpenAI가 개발한 대화

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생

성 모델로 사람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적용으로 대화에 

최적화되어 있다. ChatGPT는 많은 일을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으며 딥러닝 기능으로 하나의 학습으로 다른 것으로도 전이

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AI가 되는 것으로

(Lee, 2023) 학습 효율성 향상과 의사소통 촉진에 많은 장점이 

있다(H. Yu, 2023). 2018년 GPT-1부터 시작하여 2020년에는 

GPT-3, 2022년 11월에 GPT-3.5가 출시되고 2023년 3월 GPT-4

가 공개되었으며 검색 활용 이외에 자료수집, 번역, 작문, 스스

로 학습과 대화를 통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물론 코딩, 계산, 

상담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Lee, 2023; Y. Yoon, 2023).

ChatGPT의 출현 당시 ChatGPT, 바드 및 기타 AI 생성 사이

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부정확한 답변과 정보출처, 그리고 과

제에 대한 부정행위, 표절을 유도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방해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출시된 

ChatGPT-3.5는 월간 사용자수 1억 명에 도달하는데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으면서(Lee, 2023) 이러한 사용자 급증은 ChatGPT

에 대한 태도전환으로 이어져 학생들과 교사 지원을 위해 생

성형 AI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와 사용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Noveck, 2023). 

그러나 현재는 ChatGPT 사용 초기 단계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정보의 오류와 부정확한 출처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정보의 오류로는 데이터의 편향, 일관성 없는 부정

확한 결과의 도출, 비속어와 같은 언어 처리문제와 주어진 

데이터 또는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

의 생성 등이 꼽힌다. 이는 대형 언어모델에 공통으로 나타나

는 현상으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불리는 정보의 오류 부분

이다(T. Kim, 2023). 또한 부정확한 출처의 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ChatGPT가 정보 수집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ChatGPT가 학습을 위해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크롤링, 스크래핑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현재 학습용 정보에 

대한 허락을 받을 마땅한 절차가 없어 이의 해결 방안이 필요

한 실정이다(Jung, 2023).

ChatGPT 이후 많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들의 등장이 이

어지고 있다.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은 세상에 선보인 초기모

델로 장점은 지속해서 살피고 강화해야 하며, 발생하는 오류

나 불명확한 출처 등의 문제점은 개선이 되어야 비약적인 발

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2. 대학교육에서 ChatGPT의 활용

2023년 OpenAI에서 만든 ChatGPT를 수업에서 활용하기 

시작하며 교육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습자 측면

에서는 ChatGPT는 학생이 자료를 찾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하는데 도움을 주며, 언어학습, 창작 등을 가능하게 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O.-H. Yoon, 2023). 그리고 AI의 

발전으로 학습자의 학습활동, 학습성과, 학습스타일, 학습의 

어려움 등과 같은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개인별 맞춤

형 교육을 도울 수 있으며, AI 기반 맞춤용 교육은 학생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지할 때 활용할 

수 있다(Allam et al., 2023; O.-H. Yoon, 2023). 한편으로 교수자 

측면에서는 ChatGPT 사용으로 교수자의 평가 시간과 노력이 

단축되며 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도움을 주는 등 교수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Allam et al., 2023; O.-H. Yoon, 

2023).

이러한 ChatGPT에 대해 Ministry of Education(2023)은 교육 

분야에 적극적 활용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6월 8일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

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하

도록 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학습 이해도와 특성 분석을 바탕

으로 맞춤 학습경로와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교사들은 맞춤형 수업 설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망했다.

이에 대학에서도 ChatGPT 등장 이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 

위주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대학이 늘고 있다.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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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hatGPT를 활용해 과제 대필 등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이 ChatGPT를 사용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성하고 높은 점수를 얻어도 이를 교수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H. Yu, 2023). 이에 성균

관대는 교, 강사용 ChatGPT 종합안내 플랫폼을 개설했다(Lim, 

2023). 고려대도 ChatGPT 등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ChatGPT를 이용한 표절 방지를 위해 교수는 학문

적 진실성 위반 방지와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교육

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Shin, 2023). 그리고 

교수가 ChatGPT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원칙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하였다(M. Kim, 2023). ChatGPT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

하고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Jung et al., 2023).

급작스럽게 맞이한 ChatGPT시대에 대학에서는 가이드라

인 중심으로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 교육 분

야의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초기연구(Chang et al., 2021)들은 주로 언어 교육에 집중

되었으며 점차 교육 일반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되었다. 2022년 

ChatGPT 등장 이후 각 교육 분야에서 ChatGPT의 활용방안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Choi 외(2023)는 각 교육 분야에서 ChatGPT

를 통해 학습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

며, ChatGPT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텍스트 기반의 정보

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및 ChatGPT 활용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Han 

(2023)은 ChatGPT를 수업에 활용한 후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

보았는데 학습자는 ChatGPT가 문제해결단계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주도적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정보의 확인을 거치는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한다고 인식하

였다. H. Yu(2023)는 교육 분야에서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

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으로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적응해야 하며, 이

는 AI와 인간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

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D대학교 2023년도 1학기 가정교육과 개설과목 중 ChatGPT

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수업에 시범 운영해 볼 계획이 있는 

교수자의 담당과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과목은 전공

수업인 ‘가정생활과 문화’와 패션관련 교양과목인 ‘패션과 미

술관’과 ‘영화로 만나는 패션’ 세 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두 토론과 모둠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과목으로 ChatGPT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을 설정하였다. 전공

수업을 들은 학생은 25명, 패션관련 수업은 103명으로 총 128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절차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달

리하였다. 전공과목인 경우 가정교육과 25명 학생들을 대상으

로 설문지, 보고서, 성찰일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교양

과목인 경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대상이어서 연구대상 

103명으로부터 설문지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전공과목

전공수업인 ‘가정생활과 문화’에서는 각 모둠에서 단원의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 주제 선정 후 기존 인터넷 검색과 

ChatGPT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사실검

증 절차를 모둠 토론과정을 거친 후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검색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기존 검색 방법과 ChatGPT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 후 성찰일

지를 받았고, ChatGPT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

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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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양과목

교양과목인 패션관련 수업으로는 ‘패션과 미술관’과 ‘영화

로 만나는 패션’에서 ChatGPT를 사용해 보도록 하였다. ‘패션

과 미술관’은 세계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 소장 작품 및 유물의 

복식을 분석함으로써 패션에 대한 역사와 전반적 패션의 이해

를 목표로 하는 교양수업이고, ‘영화로 만나는 패션’은 영화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패션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

를 높이기 위한 교양수업이다. ‘패션과 미술관’과 ‘영화로 만

나는 패션’에서 매 수업시간 진행되는 토론과 모둠 과제에서 

Chat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수업 후 ChatGPT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를 수집하였다. 

3. 분석 도구 

전공과 교양 수업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Lee와 Yoon(2003)

의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ChatGPT 활용 평가에 적합하도록 

선택하고 수정 보완하여 만들었다. 총 24문항으로 전공과 학

년, 인터넷 검색관련 5문항,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4문항, 

그리고 ChatGPT를 사용한 후 의견을 묻는 13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전공과 학년은 서술형, 인터넷과 대화형 인공지능 사용

실태는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hatGPT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중 12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

고 1문항은 자유기술식 서술형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와 전

공수업에서 받은 보고서와 성찰일지에 포함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4. 분석 방법

설문지 분석은 SPSS Win 21.0을 이용하였다. 설문에 참가

하지 않았거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23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인터넷 검색에 관한 정보와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는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ChatGPT를 사용한 후 

인식을 살펴보는 객관식 12문항은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

분 분석과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적재량은 0.6이상, 

고유값은 1.0이상인 요인을 선정하였다. 총 3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신뢰도, 편리성, 만족도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에 

의한 총 분산의 설명력은 65.13%, Cronbach’s α 값은 0.902로 

신뢰할 수 있었다. 

내용분석은 설문지 중 자유기술식 문항과 보고서 및 성찰

일지의 답변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중 ChatGPT를 이

용한 후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유기술식 답변은 123부, 

비교보고서와 성찰일지는 25부의 답변이 분석되었다. 내용분

석은 코딩, 개념화, 범주화를 거치는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

하였다. 

종류 문항 내용 문항 수 문항 형태
사용여부

전공 교양

설문지 

인터넷 검색 5 선다형

○ ○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 사용 경험 및 동기 4 선다형

ChatGPT를 사용한 후 인식 12 5점 Likert 척도

Chat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1 서술형

보고서
기존 검색 엔진과 ChatGPT 검색 결과 비교분석 

서술형 ○ ×
비교 분석 후 ChatGPT 장점 및 단점

성찰일지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경험을 학습 및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서술형 ○ ×
ChatGPT의 활용 방안에 대한 향후 전망

Table 1.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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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인터넷과 대화형 인공지능 사용실태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실태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인

터넷 사용시간은 1일 평균 1시간 이하가 64.23%로 나타났으

며, 주로 검색하는 포털로는 네이버(56.08%), 구글(38.51%), 

기타(유튜브, 인스타, ChatGPT, Bing 등을 포함) 순으로 나타

났다. 스스로 평가한 검색능력은 상(29.27%), 중(65.85%), 하

(4.07%)로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검색능력이 보통이상이라

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터넷 검색분야로는 학습과 관련된 교

육 분야가 36.42%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관심분야로는 스포츠, 

맛집, 쇼핑, 패션, 여행, 문화, 예술, 게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

났다. 학생은 수업을 위한 정보를 논문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는 경우가 각각 37.70%로 주로 인터넷 검색과 논문을 이용

하여 학습내용에 대한 참고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화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는 9.84%로 아직 학

습에의 적용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화형 인공지

능의 사용이 매우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어(Lee, 2023) 앞으로

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화형 인공지능 사용실태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ChatGPT 사용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3년 1학기에 처음 사

용한 것(78.05%)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2년 11월 Open AI

에서 ChatGPT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대부분 2023년 1학기

부터 수업에서의 활용이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생

들은 ChatGPT를 주로 일상적인 정보탐색(96.50%)을 위해 사

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ChatGPT는 검색이외에 자료수집, 

번역, 작문, 스스로 학습과 대화를 통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물론 코딩, 계산, 상담 등에도 활용 가능하지만(Lee, 2023; Y. 

검색포털

n(%)

네이버 구글 기타 계

83(56.08) 57(38.51) 8(5.40) 148(100.00)

일평균 검색시간

n(%)

1시간이하 2시간이하 2시간이상 결측값

79(64.23) 21(17.07) 21(17.07) 2(1.63) 123(100.00)

검색능력

n(%)

상 중 하 결측값

36(29.27) 81(65.85) 5(4.07) 1(0.81) 123(100.00)

검색분야

n(%)

교육 교육 외

55(36.42) 96(63.58) 151(100.00)

수업정보 획득방법

n(%)

교과서 논문 인터넷 AI

 9(14.75) 23(37.70) 23(37.70) 6(9.84)  61(100.00)

Table 2.

The Current Status of Internet Use

사용시작

n(%)

2023 이전 2023 이후 결측값 계

 22(17.89) 96(78.05) 5(4.07) 123(100.00)

사용동기

n(%)

정보 기타

138(96.50) 5(3.50) 143(100.00)

사용서비스

n(%)

ChatGPT Bing Bard

114(87.02) 12(9.16) 5(3.82) 131(100.00)

사용과목수

n(%)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상 결측값

 49(39.84) 30(24.39) 24(19.51) 11(8.94) 9(7.32) 123(100.00)

Table 3.

The Current Status of Inter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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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2023) ChatGPT 초기 단계라서 다양한 활용보다는 인터

넷 검색의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

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는 ChatGPT가 87.02%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MS의 Bing이 9.16%, 구글의 Bard는 3.82%로 조사

되었다. 이는 ChatGPT가 먼저 사용자에게 오픈되었고 이슈화

되어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다양한 대화형 인공지능 시장

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학기 

Chat GPT를 사용한 과목 수는 1과목이 39.84%, 2과목이 

24.39%, 3과목이 19.51%로 ChatGPT가 많은 수업에서 활용되

고 있었다. 이처럼 ChatGPT의 열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대학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는 점으로 보아(Shin, 2023) 

대학교육에서도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ChatGPT에 대한 학생의 인식

수업에서 ChatGPT를 활용해 보고 학생이 갖는 인식을 설

문지, 기존 검색과 ChatGPT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성찰일

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학생들의 

ChatGPT에 대한 인식은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ChatGPT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이나(3.10), 사용하는

데 편리하며(3.83), 만족도는 보통이상인 것(3.74)으로 나타났

다. 신뢰도에 대해 학생들은 ChatGPT는 기존 검색보다 상세

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는 보통이나 정보의 정확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신뢰도가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편리성을 

살펴보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편리하며 제공된 정보 및 서비스를 비교하기 편리하고 과제해

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전반적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대화 형

태로 상호작용에 의해 정보를 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 측면에서 학생들은 전반

적으로 ChatGPT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는 정도는 보통이나 응답속도가 빠르고 사용자

에 대한 배려가 느껴져 ChatGPT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존 검색과 ChatGPT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와 성찰일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

생들의 ChatGPT에 대한 인식의 내용분석 결과가 <Table 5>에 

나타나 있다. 신뢰도 측면에서 학생들은 ChatGPT에 의해 얻

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며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

고, 용어문제, 데이터 편향성, 최신 데이터 학습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편리성 측면에서는 정보를 찾는 

것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고 정보 비교가 매우 용이하다고 

하였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주어 좋으며 

요인 내용 평균(표준편차)

신뢰도

정보검색 결과가 정확한 편이다. 2.67(.97)

3.10
(.35)

정보검색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2.95(.98)

기존 검색엔진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38(.92)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39(.99)

편리성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16(.82)

3.83
(.26)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편리하다. 3.89(.96)

과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3.66(.87)

제공된 정보 및 서비스를 비교하기 편리하다. 3.62(.95)

만족도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진다. 3.57(.85)

3.74
(.31)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다. 3.84(.91)

응답속도가 빠르다. 4.13(.89)

제공된 정보에 만족한다. 3.42(.82)

Table 4.

Students’ Perception of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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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문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다양한 언어에도 답변을 주는 등 사용자에 대한 배려

가 돋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학생들은 ChatGPT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면

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인지하였는데 이는 ChatGPT가 초기 

단계로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의 오류와 부정확한 출처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T. Kim, 2023), 항상 옳은 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Han(202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편리하고 응답속도가 

빨라 만족한다는 결과 역시 ChatGPT의 장점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Han, 2023).

3. ChatGPT 활용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의 

인식

ChatGPT 활용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인

식을 설문지, 보고서, 성찰일지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가 <Table 

6>에 나타나 있다. 내용분석 결과 ChatGPT 활용이 교육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학습방식에 대한 인식으로 ChatGPT를 활용한 토의⋅

토론형 수업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ChatGPT를 통한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방식의 훈련과

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ChatGPT가 문제해결단계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주도적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Han(202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정확한 정

보에 대한 확인과정을 위해 동료와 협력하고 지속적인 의사소

통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한다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둘째, ChatGPT를 사용해 본 학생들은 수업에서 ChatGPT 

활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해 많은 보완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ChatGPT의 문제점으로는 <Table 

5>의 신뢰도 부분에서 나타난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

의 생성, 데이터 편향성, 최신 데이터 학습부족 외에도 표절과 

저작권문제 등 윤리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ChatGPT의 수업적용은 특히 전공(가정교육)학생들의 경우 예

요인 내용

신뢰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해본 결과 답변이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ChatGPT는 정보 명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과 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질문 단어의 선택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 용이성 측면에서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용어에 관한 문제로 영어의 한글표기, 동음이의어를 입력할 경우 반복질문을 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주제에 따라 한국보다 해외 사례만으로 답변한다.”

“우리나라만의 사회문화적 경향과 고유문화에 대한 설명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설명과 재질문이 필요했다. 따라서 

아직 우리문화와 관련된 정보는 기존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이 효율적이었다.

편리성

“질문을 하면 바로 정보를 찾아주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다.”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비교 대상을 검색해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데, ChatGPT를 활용하면 비교 과정까지 

다 해준 채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정보 및 서비스 비교가 용이하다.”

“ChatGPT는 질문을 입력하면 답변을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제공한다는 것과 정보원이 확실하진 않지만 질문에 

대한 정보를 굳이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지 않아도 한 번에 답변해낸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심화된 정보, 논문과 같은 학술정보도 키워드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만족도

“ChatGPT는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해주어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ChatGPT가 제시한 답변 중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즉석에서 바로 재질문이 가능해 추가적인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ChatGPT는 특정 언어와 방언 등 여러 언어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답변을 주는 등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Table 5.

Results of Content Analysis of Comparative Reports and Reflection Journals on Students' Perception of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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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로서 수업에서 Chat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대상 

중 가정교육 전공자 뿐 아니라 현재 88.9% 교사들도 ChatGPT

에 관심이 있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3)

고 응답하였고, Ministry of Education(2023)도 교육 분야에 적

극적 활용 입장을 보이며 AI 디지털교과서를 2028년까지 기

술⋅가정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ChatGPT 활용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관련 전공 

대학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세워 수업에 맞는 활용을 시도하도

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ChatGPT의 등장으로 교육환경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게 되

었다. 검색을 통한 정보획득시대에서 질문을 통한 지식획득시

대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면서 현재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2025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에 ChatGPT

를 통한 수업방식의 다각적 모색을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인터넷과 대화형 인공지능 사용실태와 ChatGPT를 사용해 본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대학생이 주로 검색하는 포털은 네이버, 구글,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검색분야로는 학습과 관련된 

교육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수업을 위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검색과 논문을 병행 사용하고 있었으나 대화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는 9.84%로 아직 학습에의 적용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ChatGPT는 대부분 2023년 1학기에 처음 사용하였

으며 일상적인 정보탐색을 위해 사용하였고 대화형 인공지능 

중에서는 주로 ChatGPT를 사용하였다.

ChatGPT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신뢰도, 편리성 그리고 

만족도 세 가지 요인으로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ChatGPT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이나, 사용하는데 편리하며, 만족도는 보

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 비해 정보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측면이 부정적 인식으로 조사되었다. 즉 ChatGPT

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나 쉽고 빠르

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편리하며 만족도

가 높아 앞으로 ChatGPT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hatGPT를 수업에 적용한 후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기 주도적이며 질문을 통한 

문제해결 태도와 정보에 대한 검증과정을 위해 모둠별 토의⋅

요인 내용

학습방식에

대한 인식

“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ChatGPT를 활용해 토의⋅토론형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 ~ 의문점을 지속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조원들과 ChatGPT의 사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던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ChatGPT 과제에서는 ChatGPT 활용과정에 발생한 오류를 해결하고자 조원들과 여러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조원들 사이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구체적이고 체계적 답변이 문제해결에 대한 비판적 능력이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활용성과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유의점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해주고 사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 ~단점들이 많이 있지만 새로운 형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된 것 같아 더 발전을 한다면 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표절과 같은 이슈로 AI사용을 금지 할 것이 아니라, 도래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유용한 명령 프롬프트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으로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 ~ChatGPT가 교육에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ChatGPT의 경우 저작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이 

자신도 모르게 표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윤리 교육이 필요로 해 보이며, 사용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제공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제공한 답변이 사용자를 속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정확성 

확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Table 6.

Results of Content Analysis on the Impact of Using ChatGPT on Education



10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5, No. 4

토론을 통해 확인하는 협동수업의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가 

설정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수업에의 ChatGPT 활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보완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ChatGPT를 수업에 적용해본 후 대학생들은 편리

성과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신뢰도와 윤리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업에 앞서 정보

의 정확성, 편향성 그리고 출처의 명확성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윤리의식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겠다. 즉, 

교육 분야에서 올바른 ChatGPT 사용의 가이드라인 구축과 

학기 초 학생들에게 올바른 ChatGPT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ChatGPT의 정보의 오류에 대한 문제점이 

ChatGPT 4에 이어 새로운 버전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해결되

고, 사용자 입장에서 ChatGPT 사용 경험이 쌓이면서 적절한 

대화 요령이 생긴다면 앞으로 Chat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들이 ChatGPT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

춰 대학에서도 각 수업에 맞는 ChatGPT를 활용한 강의계획과 

가이드라인 제시로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서 ChatGPT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는 시

점에서 ChatGPT를 가정 관련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의 인식을 

실제적으로 확인해보는 사례연구로 ChatGPT의 활용에 있어 

고려해야할 내용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 생각한다. 또한 Chat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가정생활

에도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연구결과는 가정과 교사

양성과정에서 미래 교사의 ChatGPT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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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Chat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ChatGPT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D대학교 2023년도 1학기 ‘가정생활과 문화’, ‘패션과 미술관’, ‘영화로 만나는 패션’ 수강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대화형 인공지능 사용실태 그리고 수업에서 ChatGPT를 활용한 후 그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 비교분석 보고서, 성찰일지로 

살펴보았다. 대학생은 수업을 위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검색과 논문에서 주로 얻고 있었으며 대화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직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ChatGPT는 대부분 2023년 1학기에 처음 사용하였으며 대화형 인공지능 중 주로 ChatGPT를 사용하였

다. ChatGPT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나 쉽고 빠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편리하며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ChatGPT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었다. Chat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이며 질문을 통한 문제해결 태도와 정보에 대한 검증과정을 위해 모둠별 토의⋅토론을 통해 확인하는 협동수업의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가 설정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표절과 저작권, 데이터 편향성, 최신 데이터 학습부족,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등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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