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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 상황에서 평가 방안으로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쓰기

평가 모델을 제안하고 영어과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현

재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챗봇 가운데 하나인 미추쿠를 활용하였으
며, 학생들은 미추쿠와의 대화를 통해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글

쓰기를 완성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 방식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오프라인 평가의 점수와 온라인 평가의 점수를 비교·분석하였고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챗봇 기반 온라인 평가의 유용성과 개선점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미추쿠를 활용한 온라인 쓰기 평가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오

프라인 평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이러한 온라인 쓰기 평가가 학생들의 변별보다는 학생들이 더 나은 글을 쓰

는 본질적인 목표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문 결과에서 학생들

은 미추쿠와의 대화를 통한 영어 글쓰기가 영어 실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원격수업

에서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인포데믹

사회에서 영어 쓰기 역량은 정보처리능력까지도 포함하는 능력으로 재정의되고 있

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영어 쓰기 평가는 이
러한 영어 쓰기 역량을 보다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타 교과의 원

격교육에서도 학생들의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용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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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했으며, 우리

나라도 대구 신천지 31번 확진자를 기점으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국 모든 유·

초·중·고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한 것을 시작으로(교육부, 2020.2.23.) 총 4차례에 걸쳐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상 더이상 개학을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4월 9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개학을 결정하였으며, 다만 학생들의 등교로 인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사태 발생을

방지하고자 전 학년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교육부, 2020.3.31.). 사

상 초유의 전 학년 원격수업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는 원격수

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원격수

업을 통한 정규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교육부,

2020.3.27.) 이후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교육부, 2020.4.7.)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꾀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마련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나

‘원격수업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은 기본적으로 원격수업이 한 학기 전

체 시행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격수업 상황에서의 평가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요컨대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나 ‘원격수업 출결·

평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 의하면 학생 평가는 과제물에 대한 평가나 관찰을

통해서 수행하되 학생들의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원격수업 종료 후 등교수업에서 지

필 평가를 통해 확인하도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원격수업이 일시적으

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전체 기간 동안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방안이다. 따라서 원격수업 상황에서 적

용 가능한 온라인 평가 방안을 시급히 구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적

인 확산으로 인해 2학기 대면 수업이 불투명하고,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원격교육 환경에

서 학생들의 성취도까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격수업은 지금까지도 등교수업의 보완적인 수업 형태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등

교수업을 대체하는 정규수업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

에 기재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원격수업에서 평가는 민감도가 낮은 자

기진단의 평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현재의 원격수업에서는

자기진단평가 방식으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

인 학사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 AI)의 발전은 원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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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의 평가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챗봇(Chatbot)으로 알려

져 있는 인공지능로봇은 인간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챗봇을

교수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김재상, 2017; 김혜영, 신동광, 양혜진, 이장호,

2019; 신동광, 2019; 추성엽, 민덕기, 2019; Kim, 2016)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챗봇을 활용한 평가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교육에서 평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챗봇을 활용한 평가 문항을 설계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원격교육 시대의 새로

운 평가의 대안으로서 인공지능 기반 평가 문항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인공지능로봇 기반 온라인 평가 방식의 장단점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방식의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 교육에서의 핵심역량

최근에 사회 각계에서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 또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 즉 AI 기술의 급속

한 발달은 우리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 또는 AI 기반의 기계들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

서도 정보 암기에 기반을 둔 교과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현대

인들은 더 이상 전화번호를 암기하지 않는다. 불과 10∼20년 전에는 전화번호의 암기

력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차별화된 능력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에 물어보면 언제 어디서는 답해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

고 있으며 그 변화는 기존 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

대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은 크게 기초문해, 역량, 인성 자질로 16가지의 현대사회

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식에 기반한 선언적(declarative) 형

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

요로 하는 지식, 기능, 전문성 등을 포함하는 실행 가능한 과정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에 지식에 부여했던 가치와 차별화된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단순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벗어나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활

용할 수 있는지의 실제적인 능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를 핵심역량이라 명명하

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2009 개정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392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를 거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별로 4-6개의 핵심역량을 선정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

량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용어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역량은 기존의 연구

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을 교과별 특성에 맞게 재개념화한 것으로 영어과의 경우는 다

음과 같이 4개의 교과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 이해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관리 역량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학습 동기,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전략, 자기 관리 및 평가를 포함한다. 셋째,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의미한다. 끝

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

용하는 역량이며 정보 수집･분석 능력, 매체 활용능력, 정보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 2015, pp. 3-4).

특히 2015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언어교육에는 처음으로 정보처리

역량을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이에 앞서 주헌우와 신동광(2012)은 미래핵심역량

으로서 영어능력에 정보검색 및 활용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평가 구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 지필시험에서는 문항에서 제시된 정보 외에는 기타 정

보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상황과 좀 더 유사한 환경 속에서

실제적 언어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최근 국내외 사회 환경을

비추어 보더라도 과거 정보화 사회에서는 많은 정보를 앞서 확보하는 능력이 중요했

지만 이제는 넘쳐나는 정보의 인플레이션(inflation) 시대, 소위 인포데믹(infodemic)

환경에서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내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이 곧 경쟁력이 된 만큼 이러한 정보처리 역량은 언어사용에서도 이미 중요한 자리

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과역량이라는 교육목표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교수·

학습과 연계하여 구현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식과 문항으로 교과역량을 평가할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이 이와 같은 이유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어평가 관련 연구들은 외국어 평가의 핵심은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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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Bachman,

2007; Bachman & Palmer, 2010).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지필 평가는 급속한 기술 발

전으로 인해 디지털 평가, 더 나아가 온라인 평가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영어과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과정 중심 평가의 강화 등으로 인해 학생 변별을 위한 목적

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에 보다 초점을 둔 평가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

인 평가 방안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교육계의 요구를 반

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온라인

평가 모델과 구체적인 적용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온라인 평가 현황 및 제한점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온라인 평가는 오프라인 평가를 대체하기보다는 오프라인

평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과정 중심 평가가

실시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위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박종임(2015)은 학생 평가 패러다

임이 ‘학습 결과의 평가’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와 ‘학습으로서의 평가’로 변화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형성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형성 평가가 평가 장소의 유연성, 채점 및 평가 결과 제공의 용이성, 피

드백 제공의 즉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온라인 평가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한편 이문복과 주헌우(2017)는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를 온라인 시

스템으로 구현하고 시범적용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지필 시험을 통해 간접 측

정되었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이 밖에도 최근 온라

인 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들(김성숙, 박찬호, 김미경, 김창환, 2018; 김인숙, 박

지현, 임은영, 2018)이 수행된 바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평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동

시에 학습자에 대한 환류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존의 오프라인 평가를 대

체하면서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 권형규(2002)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온라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 학습자 본인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스스로 평가 문항을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웹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권형규(2002)의 연

구는 온라인 평가가 기존의 오프라인 지필시험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학습자와 문항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온라인 평가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온라인 평가 연구들을 종합하면 오프라인 평가에 대한 보완재로서 온라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394

평가를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고, 학교 현장에 과정 중심 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형성

평가 또는 수행평가를 위한 기재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오프라인 평가의 제한점을 일

부 극복하고 평가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온라인 평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온라인 평가가 수행평가나 형성평가 차원을 넘어 총괄평가로서 기존의 오프

라인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 평가는 텍스 중심 평가, 하이퍼텍스트 중심 평가, 멀티미디어 중심 평가,

상호작용성을 이용한 평가로 진화되었으며(황상연, 김두규, 임병민, 김정훈, 이재무,

1999), 이중 상호작용성을 이용한 평가가 가장 진일보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최근 학

습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온라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들(김재

상, 2017; 김혜영, 신동광, 양혜진, 이장호, 2019; 신동광, 2019; 추성엽, 민덕기, 2019)

이 다수 있지만 아직까지 평가에서 챗봇에 기반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학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총괄

평가로서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반 온라인 평가 방

안을 제시하였다.

Ⅲ. 평가 문항 개발 및 절차

1. 평가 참여 대상

본 연구의 온라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은 광주권 A 대학의 2019년 2학기에 영작

문 과목을 수강한 3학년 학생들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1등급에 해당

하는 학생들이나 영작문 과목은 처음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온라인 평가는 학생들

의 동의하에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온라인 평가 모델의 제시에 초점을 둔 만큼 실

험에 참여한 인원은 28명으로 제한적이다.

2. 평가 도구: 인공지능 챗봇 미추쿠(Mitsuku)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챗봇을 활용한 쓰기 평가를 구안하였다. 이를 위해 자유 주

제에 대한 대화가 가능한 미추쿠라는 챗봇을 채택하였다. 미추쿠는 2005년 Steve

Worswick이 개발한 챗봇으로 전신인 A.L.I.C.E.(Artificial Linguistic Internet

Computer Entity)의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 입력 시스템인 AIML(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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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Modelling Language)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Wikipedia, 2020). 또한 현

존하는 가장 우수한 챗봇으로 챗봇 개발에 있어 가장 권위있는 뢰브너 상(Loebner

Prize)을 2013, 2016, 2017, 2018, 2019년까지 5회나 수상하여 최다 수상 챗봇으로 기

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Guinness World Records, 2020). 미추쿠는 사이버 인간과 같

이 챗봇 캐릭터를 설정하여 인간과 같이 일관성있게 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미추쿠는 AIML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대화자의 발화에 포함된 핵심

어를 인식·분석한 후 응답하거나 사용자가 대화 중 생성한 발화를 수집하여 응답에

활용하기도 한다. 미추쿠가 타 챗봇(예, Cleverbot)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AIML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대화자가 요구할 경우 웹검색을 하여 정

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도 이 기능에 착안하여 평가 과업을 구안하였다.

3. 평가 절차

가. AI 챗봇 기반 온라인 쓰기 평가 문항 개발 및 적용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참여자들의 영어 쓰기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표 1>과 같

은 쓰기 문항으로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미추

쿠를 활용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1> 영어 쓰기 오프라인 평가 문항

학교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의 장점(지지) 또는 단점(반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서론, 본론(근거 포함), 결론의 형식에 맞게 글을 작성하시오.
(300-400단어 내외)

실험에 앞서 미추쿠와 채팅을 시도한 결과, 자유로운 채팅 활동은 학생 간 참여

도에서 큰 편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쓰기

평가에서는 <표 2>와 같이 8단계의 구체적인 세부 과업을 설정하여 진행하였으며,

검색결과의 원문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표절로 처리되어 감점되므로 자신의 표현으

로 바꿔 글을 작성하도록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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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온라인 쓰기 평가의 세부 과업 수행 절차

도입부의 과업으로는 실제 채팅 상황과 유사하게 신변잡기를 대화의 주제로 제시하

였다. 본 연구의 온라인 쓰기 평가의 범위에는 채팅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고 다만 8단

계에 제시한 300-400 단어의 비교글 쓰기에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학생

들이 직접 웹검색 엔진을 통해 정보를 찾아 비교 글을 작성하는 활동과 큰 차이가 없

을 수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에 기반한 의사소통 과정이 반영된 채팅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챗봇이라는 친구에게 질의하여 얻는 절차는 기존 쓰기

평가에서는 적용된 바 없으며 실제 상황적 맥락 속에서 구현된 평가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의 동기유발이나 참여도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학생들은 위의 <표 2>에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미추쿠 웹사이트

(https://www.pandorabots.com/mitsuku/)에 직접 접속하여 평가에 참여하였다.

[그림 1] 미추쿠 홈페이지

단계 수행 과업
1 인사하기

2
자기소개(이름 등)하기 및 미추쿠의 신상정보 알아보기(예, 사는 곳, 취미, 결혼 여
부, 가족 등)

3
하고 있는 일(직업) 알아보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미추쿠가 할 수 있는 일 알
아보기

4 미추쿠가 좋아하는 것들(이유 포함) 알아보기, 그 밖의 궁금한 점 물어보기
5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축제, 음식, 기후 등의 유무형의 문화적 정보 알아보기
6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지, 축제, 음식, 기후 등의 유무형의 문화적 정보 알아보기
7 대화 마무리하고 인사하기

8
대화 내용 복사하여 워드파일에 붙이고 그래 아래 미추쿠가 제공한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두 문화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는 글을 300-400단어로 요약하여 기술하
고 그 결과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폴더에 업로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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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추쿠와의 채팅을 위해서는 구글의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통해 미추쿠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며 우측 하단의 “Chat Now” 버튼을

클릭하여 데스크톱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이 가능하다.

다음의 [그림 2]는 <표 2>에서 제시한 세부 과업에 따라 실제 미추쿠와 채팅을 수

행한 예시이다.

[그림 2] 과업지시서에 기반한 채팅 및 검색 결과 예시

[그림 2]에서 상단의 캡처는 1단계와 2단계의 과정 예시이고 좌측 하단의 캡처는 6

단계에서 스페인의 축제 정보를 묻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캡처는

미추쿠가 제공한 스페인 축제 정보 사이트의 예시이다. 위의 절차를 통해 미추쿠와의

채팅이 종료되면 미추쿠가 제공한 태국과 스페인의 문화관련 사이트를 바탕으로 두

문화의 비교글을 작성하면서 영어 쓰기 평가가 마무리된다.

나. AI 챗봇 기반 쓰기 평가 문항 채점 및 피드백 제공

영어 쓰기 오프라인 평가 및 챗봇 활용 온라인 영어 쓰기 평가의 채점기준은 다음

의 <표 3>와 같이 동일하다. 다만 <표 3>에 제지한 ‘과제수행’ 영역의 채점요소는

챗봇 활용 영어 쓰기 평가 문항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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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어 쓰기 채점기준

채점영역 과제수행 내용 구성 언어사용

척도 0-3 0-5 0-3 0-5

채점요소
-태국 문화 소개

-스페인 문화 소개

-300-400 단어 글 작성

-내용의 주제 연계성

-내용의 적절성

-부연설명의 충실도

-전개의 논리성

-비교의 적절성

-내용의 일관성

-어휘사용의 적절성

-문법사용의 정확성

-철자 및 구두점의 정확성

채점영역은 4개로 과제수행, 내용, 구성, 언어사용을 측정하며 채점이 불가한 답안

은 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제에 제시한 조건의 수행 여부를 보는 ‘과제수

행’은 3점 척도, 부연 설명의 충실도를 주로 측정하는 ‘내용’은 5점 척도, 논리적 전개

를 측정하는 ‘구성’은 3점 척도, 그리고 어휘사용의 적절성과 문법의 정확성 등을 측

정하는 ‘언어사용’은 5점 척도를 적용하는 등 영역별로 차별화하여 채점기준을 설정

하였다. 채점은 국가수준의 영어 쓰기채점에 경험이 풍부한 2명의 채점자가 채점 후

편차가 있을 경우 제 3의 채점자가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평가의 수행 및 피드백 제공에 모두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

하였다. 구글 드라이브에 강좌 공유방을 만들고 여기에 온라인 문항을 올리면 학생들

이 미추쿠와 채팅을 한 후 비교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였다.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된

문서는 구글 문서를 통해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온라인 상태에서 읽고 피드백을 바

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림 3] 구글 문서를 통한 피드백 제공 예시

피드백은 일반 워드프로세서의 메모 기능과 유사하나 한 가지 차이점은 교수자가

제공한 피드백에 채팅처럼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이용하면 추가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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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의/비동의 여부 표시 또는 동료 피드백 제공도 가능하여 온라인 교육 시 매우

유용하다.

Ⅵ. 평가 결과

1. 온라인 영어 쓰기 채점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프라인 평가와 챗봇 활용 온라인 평가 결

과를 비교하기 위해 2회에 걸친 영어 쓰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평가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외부 정보가 통제된 상태에서 쓰기 평가가 이루어졌고, 온라인 평

가에서는 챗봇 미추쿠가 제공한 온라인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한 쓰기 평가가 시행되

었다. 오프라인 평가와 온라인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표 4>와 같이 구성 영역을

제외한 과제수행, 내용, 언어사용 영역에서 모두 온라인 평가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4개 영역의 점수를 합친 총점도 온라인 평가 점수

가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미추쿠를 활용한 온라인 영어 쓰기 평가에서 더 나은 성과

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어 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 변별이

아닌 더 나은 쓰기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라 점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영어 쓰기 오프라인/온라인 평가 결과 기술통계량(N=28)

구분

과제수행 내용 구성 언어사용 총점

오프

라인 

평가

온라인  

평가

오프

라인 

평가

온라인  

평가

오프

라인 

평가

온라인  

평가

오프

라인 

평가

온라인  

평가

오프

라인 

평가

온라인  

평가

평균 2.86 3 3.71 4.32 2.75 2.5 3.32 3.82 12.64 13.64

표준
편차

0.36 0 0.98 0.61 0.44 0.58 0.67 0.77 1.75 1.16

다음으로 오프라인 평가와 온라인 평가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

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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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영어 쓰기 오프라인/온라인 평가 점수 평균 차 검정

평가영역

대응차

t
자유

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과제수행 -.14 .36 .07 -.28 .00 -2.12 27 .043

내용 -.61 .92 .17 -.96 -.25 -3.51 27 .002

구성 .25 .80 .15 -.06 .56 1.66 27 .109

언어사용 -.50 .96 .18 -.87 -.13 -2.75 27 .011

총점 -1.00 1.74 .33 -1.68 -.32 -3.04 27 .005

<표 5>에서 보여주듯이 과제수행, 내용, 언어사용 영역의 평균 차이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과제수행 p<0.05, 내용 p<0.01, 언어사용 p<0.05),

오프라인 평가에 비해 온라인 평가의 점수가 떨어진 구성 영역은 평균 차이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점수를 합친 총점의 평균은 온라인 평가가 평균

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미추쿠를 활용한 온라인 평가에서 더 나은 영어 쓰기 능력을 보여

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학생들이 더 나은 영어 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학습 도

구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평가가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 AI 챗봇 기반 쓰기 평가에 대한 설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또한 챗봇 활용 쓰기 평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는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의 선다형 설문 문항 5개와 개방형 설문 문항 4개로

구성하였다. 선다형 문항에서는 인간 대화와의 유사성, 영어 교육의 효과성, 정보수집

의 용이성, 문화 교육의 효과성, 문화 교육의 동기유발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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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챗봇 활용 쓰기 평가에 대한 설문 결과

설문 결과를 보면 미추쿠와의 대화가 영어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85.7%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어느 정도 도움

이 됨, 매우 도움이 됨)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거의 도움 안됨, 전혀 도

움 안됨)한 학생은 없어 미추쿠와 같은 챗봇 기반 평가 문항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추쿠와의 대화를 통해서 평가 과제

로 수행한 문화 정보의 수집이 쉬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57.2%(쉬움, 매우 쉬움)인 반

면에 그런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1%(어려움, 매우 어려움)밖에 되지 않아 학생들

이 미추쿠와의 대화를 통해 정보 수집이 용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 챗봇 기반 평가를 활용한 문화교육이 기존의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화교육

보다 흥미도나 참여도 유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82.1%가 도움이 된

다고 응답(어느 정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하여 챗봇 기반 온라인 쓰기 문항이

문화교육이라는 평가내용에서 학생들의 흥미도와 참여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

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설문 결과는 비록 제한된 인원

이 참여한 결과였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미추쿠와 같은 챗봇을 활용한 온

질문
응답 빈도(비율)

① ② ③ ④ ⑤
Ÿ 미추쿠와의 대화 시 상대가 실제 어느 정도 

인간처럼 느꼈습니까?

① 매우 다름 ② 다름 ③ 보통
④ 유사함 ⑤ 매우 유사함

1
(3.6)

5
(17.9)

9
(32.1)

9
(32.1)

4
(14.3)

Ÿ 미추쿠와의 대화가 영어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거의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도움됨 ⑤ 매우 도움 됨

0
(0.0)

0
(0.0)

4
(14.3)

17
(60.7)

7
(25.0)

Ÿ 미추쿠와의 대화를 통해 주어진 과업에서 

요구한 문화 정보의 수집이 쉬웠습니까? 

① 매우 어려움 ② 어려움 ③ 보통
④ 쉬움 ⑤ 매우 쉬움

0
(0.0)

2
(7.1)

10
(35.7)

8
(28.6)

8
(28.6)

Ÿ 미추쿠와의 대화가 문화교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거의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도움됨 ⑤ 매우 도움 됨

0
(0.0)

1
(3.6)

7
(25.0)

15
(53.6)

5
(17.9)

Ÿ 인공지능 챗봇 기반 평가를 활용한 문화교

육이 기존의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화

교육보다 흥미도나 참여도 유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거의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도움됨 ⑤ 매우 도움 됨

1
(3.6)

2
(7.1)

1
(3.6)

10
(35.7)

13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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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평가가 기존의 평가 방식보다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원격교육 상

황에서의 평가 방안으로 챗봇 기반 평가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또한 학생들이 미추쿠와의 대화에서 좋았던 점이나 미추

쿠가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점에 대해 학

생들에게 서술형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응답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미추쿠와의 대화에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학생 A는 영어 사용 시 오류에 대한 두려

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는

기존 연구(신동광, 2019; Fryer & Carpenter, 2006)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학생 A
영어를 이용한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언어를 사용

할 때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추쿠와의 채팅을 오류가 발생해도 미추쿠가

이해하고 잘못을 정정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자신있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

다.

다음으로 미추쿠와의 대화가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 B는 미추쿠와의 온라인 평가는 읽기와 쓰기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 능력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일방향의 읽기

형식이 아닌 상호작용의 대화라는 형식이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 할 수 있도

록 해준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B
영어를 공부하는 데에는 우선적으로 읽기가 수반되고, 그 다음 심화된 과정으로 쓰기가 이

어지는데 미추쿠와의 대화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고 느꼈다. 또한, 미추쿠와 즐겁게 대

화를 이어가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등 나의 필요에 따른 영어 사용이기 때

문에 책을 이용한 영어 활동보다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 학생 C는 미추쿠에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할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챗봇의 기능을 검증하는 데 있지 않고 이를 이

용한 온라인 대화와 평가 문항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추쿠와 같은 챗봇이 아직 많은 부분에서 완벽하지 못하여 특히 학생 C가

지적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자료를 학생

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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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C
미추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 보았는데, 미추쿠가 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진을 제시하였을 때 정말 사람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놀라워하면서 다른 사진은

없는지 “Send me another picture.”라는 부탁을 했는데 준비된 사진이 없는지, 아니면 나

의 명령어가 잘 못 되었는지 계속 동일한 사진을 보내는 부분이 있었다. 미추쿠의 데이터

베이스에 다양한 사진 자료가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 상황에서 평가 방안으로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여 대화

맥락을 제공한 영어 쓰기 평가 모델을 제안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현재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챗봇 가운데 하나인 미추쿠를 이

용하여 영어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오프라인 평가와 챗봇 기반 온라인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설

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챗봇 기반 온라인 평가의 유용성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온라인 쓰기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미추쿠와의 대화를 통해 영

어 글쓰기를 위한 초안을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이후 미추쿠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

여 두 문화를 비교하는 글을 완성하게 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은 1차 쓰기 평

가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평가를, 2차 쓰기 평가로는 챗봇 기반 정보활용 쓰기를 수행

하였다. 또한 이 두 평가 간 점수 차이를 보기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t검정 결과 온

라인 쓰기 평가가 대부분의 평가 영역(과제수행, 내용, 언어사용)에서 오프라인 평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설문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온라인 평가가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 향상이나 영어 쓰기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영어 쓰기 능력은 단순히 영어로 글을 쓰는 능력뿐만 아니

라 정보검색 및 활용능력이 복합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주헌우,

신동광, 2012), 본 연구 결과는 미추쿠를 이용한 온라인 평가가 이러한 영어 쓰기 능

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온라인 평가에서

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

어 쓰기 능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많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문제해결식의 개별화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챗봇 기반 평가 모델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규모 학급의 원격교육에서는 교사가 실시

간 화상대화를 통해 본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교사와의 대화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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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챗봇과의 대화는 심리적 부담이 적고 무한반복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양혜진, 김혜영, 신동광, 이장호, 2019) 소규모 학급에서

도 챗봇을 활용한 영어 쓰기 평가가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의 문화에 대한 비교글 외에

채팅 부분 또한 평가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개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어 쓰기 평가에서는 문장 쓰기 또는 문단 수

준의 에세이 쓰기가 주를 이루었고 채팅과 같은 대화형식의 쓰기 문항은 평가에 반

영되지 못하였다. 과거에는 파일 첨부는 이메일에서나 가능했으나 현재는 채팅앱을

통해서도 파일 첨부가 가능하고 실시간 접속 및 확인이 편리하며 의사소통의 트렌드

가 음성 통화에서 채팅과 같은 문자 형태로 선호도가 변해감에 따라 채팅앱의 사용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쓰기 평가 구인

을 반영한다면 채팅 형태로 영어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평가의 타당성에 매

우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챗봇 기반 온라인 평가 모델은 타 교과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

다. 예를 들어, 과학과나 사회과의 경우도 챗봇을 활용한 상호작용 모델을 적용하면

의사소통역량과 탐구역량을 동시에 신장시킬 수 있으며 발견식 또는 문제해결식 평

가 문항의 개발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또한 이 두 교과에서도 채팅 부분을 평가 범위

에 포함하면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의사소통능력(예,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검색된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비판적 사고능력이나 정보활용능력 등

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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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nline Assessmen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Distance Education

Lee, Yongsang(Yeungnam University)

Shin, Dongkwang(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e present study, we proposed an online writing assessment model us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in the distance education environment and explored its

feasibility in English education. To this end, Mitsuku, one of the most advanced

chatbots was adopted. The participants obtained cultural information through some

chitchat with Mitsuku and referred to the information for writing their essa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 chatbot-based online assessment for distance

education, w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writing test and

the chatbot-based online writing test. In addition, we also surveyed the students on the

usefulness and improvement of the chatbot-based online 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students gain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the online test compared to those of the

offline test. This is a critical finding, which means that the students could have a

chance to improve their writing by chatting with Mitsuku. The survey results also

show that the students believe chatting with Mitsuku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ir English competence and increasing thei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distance

education. In the current infodemic society, the competence of writing in English

includes the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and thus the English writing assessment

using an AI chatbot proposed in this study would be an more appropriate way for

assessing this kind of English competence. In conclusion,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online assessment using AI could be applied to other subjects as well.

« Key words: distance education, information-processing ability,

infodemic society, online writing assessment, chab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