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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공개된 이후 놀라

운 성능을 보이며 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챗

GPT는 일상 언어를 이용하여 정보 검색, 작문, 요약,

소프트웨어 코드 작성 등 다양한 정보 처리·생성 업무

를 수행하는 AI 서비스로 비즈니스와 교육 등 많은 분야

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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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해 및 활용을 위한
대학 교양교과목 교육과정 개발

Development of university liberal arts curriculum for 
understanding and utilizing generative AI

박지현*, 박종진**

Jihyun Park*, Jongjin Park**

요 약 본 논문은 챗GPT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학 교양교육을 위해 지방 소재의 두 대학에서 교양교과

목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대학 챗GPT 통합 활용 수

업 설계를 위한 개념적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챗GPT의 기반을 이루는 언어모델과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챗GPT을 포

함하는 생성형 ＡＩ를 다양한 도메인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챗GPT의 기반인 자연어처리 언어모델과 인공지능의 개념 및 변화양상을 소개하고, 생성 AI 및 대형언어모

델(LLM)인 챗GPT와 다양한 오픈소스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나만의 AI 서비스를 구현하며, 대학 교양교육에서 혁신

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대학간 공유협력 공동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생성형 AI, 교양교육, 교과과정, 챗GPT, 공동교육과정개발

Abstract This paper jointly designed and developed a liberal arts curriculum at two local universities for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using generative AI centered on ChatGPT. The developed curriculum takes into account 
the conceptual components for designing classes for integrated use of university ChatGPT presented in existing 
research, understands the language mode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form the basis of ChatGPT, and applies 
generative AI including ChatGPT to various domains. It was developed with useful content. The developed 
curriculum introduces the concept and changing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language model that is the basis of ChatGPT for students in various majors, and generates ChatGPT, 
a generative AI and large language model (LLM), and various open sources. The purpose was to implement my 
own AI service using the model and present an example of mutual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in Joint 
Education Curriculum Operation．
Key words :  Generative AI, liberal arts education, curriculum, chat GTP, joi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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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챗GPT를 포함하여 생성형 AI(Generative AI)

라는 한 분야를 이루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

해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이는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 생성, 이

미지 및 비디오 생성, 음악 작곡, 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챗GPT,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등을 이용한 기술 및 AI 서비

스 개발 등의 강좌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대학에

서도 챗GPT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수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 주요 연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소 개념적 측면

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교육에서의 챗GPT 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초기 단계이다. 챗GPT가 지닌 특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학의 다양한 교과목에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시사하고 있는 수준으로

챗GPT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

한 구체적인 안내는 미흡하다.

한형종은 대학의 교과목에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인

챗GPT를 통합하여 활용하기 위한 수업 설계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대학의 특정 교과목에 적용해 봄으

로써 학습자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 오선경은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에서의 챗GPT 활

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육 현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

기 위해 챗GPT 활용 글쓰기 수업 사례를 분석하고, 학

습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는 교양 과목에서 주

제별 독서 후 챗GPT를 활용하는 에세이 쓰기 활동을

수행하였고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인용 형식, 프롬프트

입력, 출처 검증, 답변 고쳐쓰기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

을 발견하였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2]. 강의선

은 컴퓨터 비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양

교육 과정에서 대형언어모델인 챗GPT의 활용 가능성

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 기술을 위해 26.6%,

특정 문법 이해와 디버깅 과정에서 39.9%가 챗GPT를

활용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챗GPT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양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다[3].

본 논문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대학 교양교육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과목에서의 수업이 시도

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챗GPT의 기반을 이루는 언

어모델과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챗GPT을 포함하는 생

성형 ＡＩ를 다양한 도메인에 활용하는 교양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충남과 인천에 캠퍼

스를 둔 Ｃ 대학과 전북의 Ｗ 대학이 공동으로 교양 교

과목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개발된 교양 교과목

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챗

GPT의 기반인 자연어처리 언어모델과 인공지능의 개

념 및 변화　양상을 소개하고, 생성 AI 및 대형언어모

델(LLM)인 챗GPT와 다양한 오픈소스 생성 모델을 이

용하여 나만의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생성형 AI의 발전과 교육에의 활용

1. 거대언어모델과 챗GPT의 발전

컴퓨터 응용 분야에서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는 중요한 분야로 많은 연구와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사람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어

의 의미를 분석해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1940년대 암호문 해독을 위해 시

작된 자연어처리는 1990년대까지 통계적 기법이 사용

되다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기

계학습 기반 처리기법이 주류를 이뤄왔다. 2017년 6

월 구글은 기존의 RNN(Recurrent Neual Network) 대

신 어텐션(Attention) 기법만을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Transformer)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OpenAI는 GPT 1.0(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1.0)을 발표하였고, 구글은 교육 없이 양방향으로 사전

학습 하는 인공지능 언어모델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를 공개

하였다. 이후 OpenAI는 GPT 2(2019년 2월), GPT

3(2020년 6월)을 발표하였다. GPT ３는 모델의 파라미

터 크기가 1750억개, 사용된 데이터의 크기는 600ＧＢ

로 이러한 언어모델은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한다. 거대언어모델은 컨텍스트 학습

(In-Context learning) 등의 창발성(Emergence)을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3월 발표된 GPT 3.5(InstructGPT)는 GPT 3

와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에 명령 파인튜닝(Instruction

fine-tuning）기법을 사용하였고, 여기에 인간피드백 기

반 강화학습(RLHF)을 사용하여 챗GPT(2022년 11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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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이후 GPT 4(2023년 3월), GPT 4ｏ(202４

년 ５월)가 발표되었다. GPT 4ｏ(omni)는 STS(Speech

to Speech)가 가능한 버전으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

다.

２. 다양한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

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생성 또는 창의적인 영

역에서는 그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챗

GPT를 비롯한 다양한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이러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생성형 AI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 사고 과정 및 창의

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기계

가 입력 매개변수와 이전에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 새

로운 콘텐츠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최근까지 계

속 발표되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들은 달리(DALL·E),

미드저니(Midjourney), 소라(Sora) 등으로 이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텍스트, 영상, 이미지, 코드, ３Ｄ,

오디오 등으로 확대⋅분화되고 있다[4].

3. 교육적 활용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를 교육에 활용하는 문제

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챗GPT가 발표된 초기에는

학생들이 챗GPT를 수업이나 과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

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후 이를 활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유네스

코(UNESCO)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에 관한 지침 보고서를 발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

한 검증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제

공자들의 의무사항을 제시하였다[5]. 국내에서 각 지방

의 교육청은 챗GPT 활용 가이드를 배포하였고 전문가

들은 AI를 활용하고 인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시스

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 영역에서

각 대학은 ‘수업단계별 AI 활용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

고, ‘교⋅강사용 ChatGPT 종합안내 플랫폼’을 개설하는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식 전

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AI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창의적 교육 등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6].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탐색”에 따르면 2023년 ChatGPT의 등장 후 생성

형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 되었으며, 언

어 관련 주제의 교육 연구가 주를 이루고 생성형 인공

지능의 실험적 활용을 통한 교육적 가치 탐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 교육 측면에서 진행된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 첫째, ChatGPT의 활용으로 인

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ChatGPT와 같은 생

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구는 교육에 있어

서 상호작용적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게 할 것이며, 기존

대학 교육에서 운영되기 어려웠던 개인화된 튜터링이

나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

이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ChatGPT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탐색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연구에

서 ChatGPT는 내용이나 정보 전달자, 활동 지원자, 학

습자와 대화하는 상호작용적 대담자로서 역할을 수행

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1].

대학 교육에서 ChatGPT의 활용에 대한 움직임이 급

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습에 있어서 어떠

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다. 첫째,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학습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

원할 수 있다. 한편, ChatGPT를 교육적으로 활용함에 있

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이 일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윤리성에 대한

고려이다. 또 다른 점 중 하나는 단순한 활용에 그치기

보다는 대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고차적 사고력의 향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1].

Ⅲ. 공동운영 교양교과목 개발

1. 교과목 개발의 원칙

본 연구는 충남과 인천에 캠퍼스를 둔 C　대학과 전

북의 W　대학이 연합하여 공동　운영할 교양 교과목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개발될 교과목의 주제를 선

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각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양교

육의 목표를 분석하여 표 1과 같이 세 가지 측면의 교

과목 개발을 위한 주제 선정 원칙을 도출하여 교과목

주제를 선정하였다.

두 대학의 공동 교과목 개발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간 공동 교양 교과목 운영 측면에서 단위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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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교육자원의 한계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저출산으

로 인한 지역대학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

을 위해 동반 성장 교류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을 가능

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양교육의

목표를 분석하여 미래사회 핵심역량 신장 측면에서 생

성형 AI　이해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　리터러시 신

장 및 온라인 학습　운영을 기반으로 학습자 맞춤형 학

습 실천으로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으로, 학습자의 새로운 진로 탐색 측면에서, 인공지능

시대 변화 속에서 ChatGpt 이해와 활용을 통하여 학습

자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하도록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과목 개발
주제 선정 원칙

내용

대학 간 공동 교양
교과목 운영 측면

- 단위대학이갖는교육자원의한계성
극복및 고등교육 동반 성장을 위한
교류 협력 체계 구축

-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협력을 통한
고등교육공적가치제고 및대학과
지역사회 혁신

- 대학간공유협력을통한대학교육의
질적 고양으로 교양교육 경쟁력 강
화

미래 사회 핵심역량
신장 측면

- 생성형 AI 이해 및 활용을 통해 인
공지능 리터러시 신장

- 4차산업혁명시대를위한핵심역량
신장

- 학습자 맞춤형 학습 실천으로 학습
능력 신장

- 기술과 학문의 결합으로 융합적 사
고 신장

학습자 새로운 진로
탐색 측면

- 인공지능 시대 변화 속에서 다양한
진로 개척

- ChatGpt 이해와활용을통하여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

표 1. 교과목 개발 원칙 [8]
Table 1. Principles of Course Design

2. 교과목 설계

교과목 개발 원칙을 기반으로, 본 연구진은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들에게 챗GPT의 기반인 자연어처리 언

어모델과 인공지능의 개념 및 변화양상을 소개하고, 생

성 AI 및 거대언어모델(LLM)인 챗GPT와 다양한 오픈

소스 생성형 모델을 이용하여 나만의 AI 서비스를 구

현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절차를 수행하였다.

1) 개념적 구성요소 도출

그림 1. 교과목 설계 절차
Figure 1. Class Design Procedure

개념적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 최근 발표되는 다양한

연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하였고, 1차 두 대학 공동교

과목 운영 실무진과 교수자 검토를 통해 챗GPT를 활

용한 다양한 사례(Use-Case)를 탐색하고 이를 교과과

정 구성에 이용하고자 최종 개념적 구성요소를 표 2와

같이 도출하였다.

개념적
구성요소

내용
관련
연구

인공지능
작동 이해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기 앞서
인공지능이 지닌 개념적 특성 등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는 측면

[1]
[9]
[10]

제한적 활용

학습자가 ChatGPT를 활용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인식과
무비판적인 활용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는
측면

[1]
[10]
[12]

프롬프트
생성

ChatGPT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위해서질문하는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

[1]
[10]

윤리적 의미
탐색

ChatGPT의 교육적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부작용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측면

[11]
[12]

표 2. 대학 챗GPT 통합활용 수업 설계를 위한 개념적 구성요소
Table 2. Conceptual components for designing classes using
and integrating ＣhatGPT at college

2) 학습주제 구성 및 목표 선정

개념적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학습주제를 선정하였

다. 인공지능작동 이해의 구성요소의 학습주제는 인공

지능기초, 인공지능 발전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제한적

활용의 구성요소의 학습주제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과 생성형 AI 그리고 ChatGpt 기초로 주제를 구성하였

다. 프롬프트 생성과 윤리적 의미 탐색의 구성요소의

학습주제는 ChatGpt활용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프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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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엔지니어링 활용과 ChatGpt의 윤리적 요소를 반영

하기 위해, 사용 가이드라인등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교과목의 학습목표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

째, 이론적 이해 강화의 목표로 ChatGpt와 같은 언어

모델의 기초 이론, 구조, 학습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표로 설정 하였다. 둘째, 기술적 능력 향상의 목표로

실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ChatGpt를 비롯한 언어 모델

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술적 능력을 향상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셋째, 응용 사례 분석의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

서 언어 모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학습하며, 창의적인 응용 방법 모색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또한 윤리적책임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술, 특

히 언어모델의 개발과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 방

법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혁

신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목표로 학습자들은 프로젝트

를 통해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언어모델의 혁신적인 활

용 방안하고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8].

3) 평가 방법

본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병행 수업으로 강의와 과제,

퀴즈, 시험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주 3시간 3학점 수업으로 매 차시당 25분 이

상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평가 방법과 평가비율

은 각 대학의 상황과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 학

습 평가 영역과 과제물 수행 평가 영역, 그리고 중간고

사와 기말고사 평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학습 평가항목으로 온라인 학습 이수를 평가

하기 위한 출석(20%)과 차시마다 수업 내용의 이해도

를 평가하기 위한 퀴즈(5%)로 구성하였다. 과제물수행

평가(15%)는 ChatGpt이해와 활용 보고서 및 활용과 응

용 실습과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로 구성하였다.

4) 학습내용 구성

표 3은 공동 개발된 교양 교과목의 교과 내용을 보

여준다. 개발된 교양 교과목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사

이버 강의로 개설된다. 1~7주 강의 내용은 Ｃ 대학 교

수자, 9~14주 강의 내용은 Ｗ 대학 교수자에 의해 촬영

되었다. 1~7주차는 인공지능의 개론 및 변화 양상을 소

개하고 자연어처리 언어모델과 생성 AI 및 거대언어모

델(LLM)인 챗GPT의 기본 개념과 활용 사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9~14주차는 실무 적용 위주의 다양

한 사례 및 실습으로 교과 내용 구성하였다.

주차 주제 주요학습내용

1주차
강의소개 및
인공지능 기초

－Orientation
－ＩＴ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개론

2주차
인공지능의
발전 Ｉ

－자연어처리
－언어모델과 딥러닝

3주차
인공지능의 발전

IＩ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ＧＰＴ의 발전

4주차
대규모언어모델
(ＬＬＭ）

－거대언어모델(ＬＬＭ)
-생성형ＡＩ

5주차 ChatGpt 기초
- ChatGpt 개요
-ChatGpt가이드라인
- ChatGpt 활용 사례

6주차 ChatGpt 활용
- ChatGpt 가입 및 사용하기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7주차
ChatGpt 활용
전략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활용하기
- ChatGpt 플러그인 활용하기

8주차 중간 평가 중간고사

9주차
ChatGpt활용
-과제의 활용

과제 활용
-프리젠테이션 제작 활용
- ChatGpt를 구글시트 활용

10주
차

ChatGpt활용
- 대학생활 활용

대학생활 활용
- ChatGpt로 스케쥴링

- ChatGpt로 회의록 정리하기

11주
차

ChatGpt활용
- 취업진로활용

취업,진로 활용
- ChatGpt와 자기소개서 작성
- ChatGpt로 면접대비하기

12주
차

ChatGpt활용
- 문화 콘텐츠
활용1

문화콘텐츠 기획 활용
- ChatGpt로 콘텐츠 기획 및

스토리구성

13주
차

ChatGpt응용
- 문화 콘텐츠
제작 1

문화콘텐츠 제작 응용
- ChatGpt로 영상콘텐츠 제작

14주
차

ChatGpt응용
- 문화 콘텐츠
제작 2

- ChatGpt응용
나만의 콘텐츠 창작 및

15주
차

기말고사 평가

표 3. 교과 내용
Table 3. Curriculum contents

본 연구의 대학 간 공동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을 통해 첫째, 단위 대학이 갖는 교육자원의 한계성 극

복 및 고등교육 동반 성장을 위한 교류 협력 체계 구축

하고, 둘째,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협력을 통한 고등교육

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대학과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셋째,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한 대학 교육의 질적 도약

으로 교양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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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챗GPT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활용

하는 대학 교양교육을 위해 지방 소재의 두 대학에서

교양교과목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개

발된 교육과정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대학 챗GPT

통합 활용 수업 설계를 위한 개념적 구성요소를 고려하

여 챗GPT의 기반을 이루는 언어모델과 인공지능을 이

해하고 챗GPT을 포함하는 생성형 ＡＩ를 다양한 도메

인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과정

은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챗GPT의 기반인

자연어처리 언어모델과 인공지능의 개념 및 변화양상

을 소개하고, 생성 AI 및 대형언어모델(LLM)인 챗GPT

와 다양한 오픈소스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나만의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양교과목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한 구체적인 사

례를 제시하였다. 추후 개발된 교양교과목을 각 대학에

개설하고 교과과정을 적용한 후 생성형 ＡＩ와 관련된

수강생들의 학습 효과에 대한 분석 및 교과 내용의 개

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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