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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h, Youngkyo. 2025. Issues and prospects of AI digital English education: Text 

analysis Based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5, 330-366. 

 

The study aimed to quantify the content and keyword relationships in AI-based English 

education text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English education and gain insights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English education. Data analysis involved a text analysis 

that utiliz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techniques to extract meaningful 

content and information from large-scale text data, identifying new meanings and 

knowledge at the contextual level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exts and 

words. The primary analysis methods used included keyword analysis, network text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frequency 

analysis of the collected texts revealed terms such as ‘technology,’ ‘learning,’ 

‘textbooks,’ ‘big data,’ ‘application,’ ‘mathematics,’ ‘information,’ ‘students,’ and 

‘edtech’ based on Term Frequency (TF) values.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values identified ‘textbooks,’ ‘learning,’ ‘big data,’ and 

‘edtech.’ Additionally, N-gram analysis highlighted the ter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I digital textbooks.’ Next, through ego-network analysis for 

relationship exploration, words related to ‘learning,’ ‘textbooks,’ ‘technology and 

future trends’ were found to be connected around the term ‘English.’ Finally, topic 

modeling analysis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classified the texts into five 

topics: ‘AI-Based Educational Innovation,’ ‘Transition to a Digital-Based Learning 

Environment,’ ‘Future-Oriented Changes in the Education System,’ ‘Learner-Centered 

Personalized English Educ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ervices in the 

Education Industry.’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English 

education by providing educators and learners with AI-powered text analysis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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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가 차원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임용 축소와 더불어 사교육의 온상으로서 지목되면서 

수능 영어 절대 평가 도입과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영어 선택과목 개설 감소 등의 

교육정책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외국어 학습 대체, 그리고 COVID-19로 인한 언택트 교육에 

이르기까지 영어교육은 전방위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대변혁 시대에 영어교육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된다(Hwang 2020, Lee et al. 2021, Yeo 2020). 특히,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기술에 따른 영어교육의 교육과정 및 평가, 그리고 학습관리 및 교수법 전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Hwang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영어교육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 영어교육을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언어의 국가, 집단,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영어의 기능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또한 영어는 디지털 세계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코딩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영어는 의사소통 도구나 지식의 생산이나 전파를 위한 기능어 역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언어가 된다. 즉, 미래 사회에서 영어학습은 단순한 영어학습 목표를 너머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COVID-19 팬데믹 기간의 원격교육과 하이브리드 교육모델은 교육 방식의 급격한 전환을 

야기했고, 이는 영어교육 방법론, 컨텐츠 개발, 교수법, 평가 방식,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이은혜 외 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학습자의 영어 능력 개발과 교육 접근성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육자들은 디지털 학습플랫폼을 통해 창의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James and Théiault 

2020).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이해 및 활용에 관한 교육적 요구가 증가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우리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디지털 교육 전환 정책을 시행하였다(MoE 2022b).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AI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Chun et al. 2021, 

Im 2022).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와 교육 개발원, 평가원 등 유관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AI 교육 

및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 소양을 포함하여 교수·학습에 AI를 

비롯하여 에듀테크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MoE 2022a). 주요 목표로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 에듀테크 활성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 정책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MoE 2023). 

  영어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존의 CD나 

DVD 멀티미디어 활용을 거쳐 문법 검토, 영작문 자동 교정도구, 챗봇, 기계번역, 메타버스 등을 

다양한 영어 교수·학습 보조도구가 활용되고 있다(Cha et al. 2021, Chun et al. 2021, Dizon 2020, 

Lee 2020).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이 학습관리,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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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측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Chun et al. 

2021).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플랫폼을 

제공하고 여기에 AI 기술이 접목되어 실제적 영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상호작용 

언어학습 환경이 마련되었다(Chun et al. 2021, Godwin-Jones 2019, Yun and Maeng 2017).  

  디지털 영어교육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Lee(2020)의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연구를 연구 주제, 방법, 내용 중심으로 연도별 추이 및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Lee와 Kim(2022) 연구도 초등학교급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 시기, 내용, 방법을 

살펴보았다. Chun 외 2인(2021)의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에 해당되는 국내외 AI 활용 

실험연구 24편에 대해 연구 주제, 대상, 방법 및 교육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Cha 외 

2인(2021)의 연구는 AI 챗봇에 관한 연구로 국한하여 국내 40편의 연구를 단순히 범주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영어교육 현황과 전망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국한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디지털 영어교육의 현실을 파악하여 미래 영어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영어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언어학과 통계학을 접목한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자연언어 처리기법을 

활용하여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텍스트 분석기법은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리뷰 또는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일반 대중의 댓글과 의견 

및 여론 등을 분석하는 데 적용되어 왔다(Cho et al. 2017, Kim and Kang 2018). 이 기법의 핵심은 

방대한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키워드를 도출하여 키워드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Kim et al.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연어처리 기법에 기반을 둔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동향 전반적인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여 미래의 

영어교육 방향과 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 관련 빅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가와 영어 교육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NLP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논의에 어떤 키워드와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영어교육에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검색 포털 채널을 통해 디지털 영어교육 관련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한 후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 분야 관련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가?  

둘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 분야 관련 주요 토픽은 무엇인가?  

셋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 분야 관련 텍스트에 나타난 사회적 태도나 감정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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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교육정책 변화 

 

  교육부는 1996년 제1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이후, 매 5년 단위로 교육정보화 종합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도 이러한 연속성 선상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대폭 혁신하여 학습자의 미래핵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11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 제안되었으며, 2016년에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중장기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MoE 2016).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AI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접하고, 전 국민이 AI 

기초역량을 배울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세웠다(MSICT 2019). 

  2020년 제1차 정보교육 종합계획(2020~2024)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세계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교과 사이의 연계와 융합, 인공지능, 

메타버스, VR, AR 등의 에듀테크 기술 도입을 위한 목표를 세웠다(MoE 2020). 2022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으로 인해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안 디지털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AI 기반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과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우수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2023년 교육부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AI 디지털 교과서(AIDT) 개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춘 교원양성을 위한 연수, 디지털 

기술 활용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MoE 2023). 이러한 AI 기반 

디지털 교육정책들은 모두 교사와 학생의 AI 및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AI 교육,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등이 관심을 끌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의 AI 및 디지털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는 먼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AI·디지털 활용 

교육 실태 조사와 디지털 교육정책의 내실화 방안을 도출한 연구(Kang et al. 2023)와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정책의 핵심 담론과 질서, 담론이 

정당화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인공지능 교육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언한 

연구(Park 2024)가 있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강조되는 점에 착안하여,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모형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원 연수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의 개선점과 방향을 제언한 연구도 있다(Jang et al. 2024).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의 역량 차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학습 결손과 

교육격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튜터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튜터와 

관련된 정책적 과제와 해결을 위한 방안 연구(Shim 2023)와 디지털 튜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디지털 튜터가 갖춰야 할 기능과 역량을 도출한 연구(Hong et al. 2024)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AI 기반 디지털 교육 정책에 관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정책의 내용 검토를 통한 정책 제언에 초점을 둔 반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육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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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관련한 실제 다양한 온라인 웹 자료, 뉴스 기사, 보도자료, 블로그, 카페 등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2.2 인공지능 기반 영어교육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육의 등장은 영어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다(Cho et al. 2017, Jeong 2020, King et al. 2000, Yun and Maeng 2017).  

  특히, AI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제공되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은 학습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Godwin-Jones 2019, Kim 2018, Luckin et al. 2016). 특히,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제적인 언어자료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언어기능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Godwin-Jones 2019, Hubbard 2017, Kim et al. 2021).  

  최근 들어 AI 기반 학습플랫폼은 영어교육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사 지원 및 학생 학습활동 

지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AI 도구는 검색, 기계번역, 음성인식, 이미지나 영상 생성 등을 통해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Chun et al. 2021, Kim 2019). AI 활용 튜터와 같은 기능은 

학습자의 인지능력, 동기, 학습유형 및 수준 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며 학습자의 진로 선택과 설계를 돕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Lee 2020, Luckin et al. 

2016, Zou 2017). 즉, AI는 디지털 튜터가 되어 학습자의 활동 이력을 추적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법을 제안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킨다.  

  AI는 교사처럼 학생에게 학습에 대한 다양한 선택과 대안을 제공하며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학습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제공한다(Godwin-Johones 2019, Kramsch et al. 2013, Zhang 2020). 더불어, 디지털 보조교사는 

교사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과제 및 평가의 자동 채점, 오류 분석, 자동 피드백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사가 학생을 더 잘 지도할 수 있게 도와준다(Chun et 

al. 2021, Holmes et al. 2019, Kim et al. 2020, Park and Yang 2020).  

  영어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신동광 2019, 이삭 2019, 최원경 2020),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규영, 김희진 2020, 최원경 2021, 황요한 2021)처럼 

영어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적용한 사례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정대연, 배지영 2021, 

Kim 2020). 교수·학습 활동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Green et al. 2005). 기존교실 수업에는 교사 한 명이 다수의 학생들과 상호작용했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AI 챗봇이나 튜터를 활용하여 각자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는 

개별화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개별화 수업은 학생들이 학습에서의 자율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자기주도성과 연계된다(Savage and Barnett 

2015).  

  또한, 학습자들은 디지털 소양의 함양을 통해 사회정서적 측면에서도 교육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영어 수업에서 AI 챗봇,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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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개선시키고 결국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신동광 

2022, 이삭 2019, 최원경 2021, 황요한 2021).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참신성 효과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최원경 2021), 

이를 보완하려는 교사의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야 한다. Koehler와 Mishra(2009)는 기존의 내용 

지식, 교육학적 지식과 더불어 오늘날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으로 기술적 지식을 

제안하여 TPACK(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이라는 개념 체계를 

제시하였다. 최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기술이 교육 분야에 활용되는 에듀테크라는 용어가 

생겨났고(박지수, 길준민 2020),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도 디지털 소양이 처음 등장하는 

등, 영어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영어 교수·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사이의 교육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어 교사는 영어 교과에 대한 내용지식, 교수법, 학습자 이해 등 

교육학적 지식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지식을 통합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2.3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 선행연구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된 관심은 디지털 기술이 영어 

교수·학습에 어떻게 접목되며 앞으로 교수·학습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이다.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코로나19와 함께 전면적으로 적용된 실시간 화상 강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 메타버스 등의 가상공간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플랫폼 등은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요구하며 기존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Persson and Nouri 

2018).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 영어교육에 대한 웹 데이터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영어교육 네트워크의 주요 키워드, 참여 주체 및 학습 공간별 특성,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를 확인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웹문서 4,497건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학습, 학교, 학생, 수업, 온라인, 교사, 학원 등이 상위에 포함되었다. 특히, 학생, 학교, 

온라인, 학부모의 네트워크 크기가 컸으며, 특히 학부모와 온라인 노드의 영향력이 두드러져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권선희 2023).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한국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학회지(MALL) 2002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게재된 총 56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와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언어 교육 연구의 

양적 추이, 네트워크 분석,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Nam 2022). 그 결과 2010년도에 

영어교육 분야에서 멀티미디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논문이 늘어났으며, 2020년도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교육에 대한 논문의 수가 증가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키워드, 

논문 제목, 초록에서의 명사구 형태의 용어를 추출하여 출현 빈도에 따라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을 

한 결과 20년간 ‘블렌디드 러닝’, ‘초등’, ‘한국 대학’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MALL에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 단어를 군집 분석한 결과 ‘블렌디드 러닝’, ‘글쓰기 

능력’, ‘초등학교 학습자’, ‘컴퓨터기반 언어(교육)’, ‘영어교육’이라는 연구 분야와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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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최근 디지털·AI 기반 영어교육 연구 동향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픽 1 ‘교수·학습 모형’, 토픽 2 ‘AI 학습 어플리케이션’, 토픽 3 ‘읽기 

전략 및 평가’, 토픽 4 ‘온라인 학습 및 콘텐츠’, 토픽 5 ‘디지털·AI 도구를 활용한 쓰기 피드백’, 

마지막 토픽 6은 ‘개별화 학습요인 및 효과’가 보고되었다(맹은경 외 2023).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인식 조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경험, 실시간 피드백, 평가의 자동화 등 긍정적인 면과 디지털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 디지털 격차 확대 등 부정적인 면을 확인하고 AI PengTalk과 같은 AI 기반 도구를 활용한 

챗봇 영어교육이 학습과 정의적 요인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심창용 2024).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세대’(Prensky 2001)는 서책형 학습 자료보다는 디지털 자료에 

더 친숙하고, 흥미와 학습 동기를 보인다.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자료를 가지고 개별화 학습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나 효과적 

교수-학습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김정렬 2015, 임희정 2014). 선행연구에서 

학교 영어교육에서 서책형 교과서보다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했을 때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연구 

결과는 영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김인옥 2019, 

한종임 2014). 

  그러나 최근 중등 영어교육 분야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쟁점에 대한 연구 결과 AI 디지털 

교과서의 제작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영어 교사가 AI 교과서의 다양한 기능과 분석 

역량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음이 드러났다(박문영 2023). 즉, 다양한 최신 AI 자원을 

교육적으로 통합하는 교사의 역량이 강조되었다. 또한, 초등 영어교육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전망을 연구한 결과 AI 기반 학습도구와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생 영어학습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AI 음성인식 기술의 부정확성, 과도한 디지털 의존, 급격한 교사의 역할 변화, 

초등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문제, 학습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문제, 

빠른 개발 일정과 높은 비용,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 등의 이슈를 제기하였다(이정화 2023). 

 

2.4 텍스트 분석기법 

 

  텍스트 분석기법으로 Feldman과 Dagan(1995)에 의해 처음 언급된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 상의 지식발견이다. 즉, 정보 검색과 정보 추출을 위해 자연어처리(NLP) 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 속의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패턴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지식, 패턴, 추이를 도출해내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의 내재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송민 2017). 텍스트 

마이닝은 통계적 설문조사 기법과 유사하지만, 분석 대상을 모집단인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Lau et al. 2005).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데이터 분석 과정으로 나뉘며, 전처리 과정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공 및 정제하는 단계이고, 데이터 분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이다(Hotho et al. 2005). 연구의 

주제나 연구자의 의도,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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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절차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및 정제, 텍스트 분석, 결과 

해석 및 논의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Kim and Park 2023).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뉴스 

기사, 책, SNS, 논문, 웹문서 등 인터넷의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문서를 수집한다. 이때 

연구하려는 텍스트 데이터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세워야 다음 단계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는 자연어 상태인 텍스트 데이터에서 분석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 또는 

대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형화된 형태로 바꿔주는 구조화 과정이다. 데이터 정제를 위해 

특수문자, 공백 등 불용어를 삭제하고 텍스트를 기본 단위로 나누는 토큰화 작업을 거친다. 이후 

형태소를 추출해 품사를 분류한 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유의미한 품사만을 따로 추출한다(송민 

2017).  

  다음으로 텍스트 분석 단계에서는 전처리 된 자료를 대상으로 범주화, 분류, 문서 요약 등의 

정보 추출기법을 사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 결과 해석 및 논의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도출한다(Punitha et al. 2014). 이 연구에서는 

자연어처리 기반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인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였다(김성근 외 2016).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연구를 위해 국내외 주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 데이터를 웹크롤링 검색한 후 텍스트 마이닝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인 자연어처리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자연어처리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의미 있는 지식으로 전환하는 기법으로 문서 분류, 군집화, 정보 추출, 요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분석과정은 우선 수집된 데이터 전처리 후 정제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 및 시각화, N-gram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고 네트워크),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 분야에 관한 최근 논점과 현황 그리고 미래 전망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과 모델링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텍스톰(TEXTOM)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Youngkyo Oh  Issues and Prospects of AI Digital English Education:  

       Text Analysis based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2025 KASELL All rights reserved  338 

3.1.1 데이터 수집 

 

웹 크롤러/스크래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하는 웹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도구로, 

웹사이트의 특정 영역과 내용을 지정하고 조건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수집 채널로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IN, 웹문서), 다음(블로그, 뉴스, 카페, 웹문서), 그리고 구글(페이스북, 뉴스, 웹문서)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매트릭스 모델로 구성하여 기초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기 중 디지털 교육이 활성화되는 기간을 중심으로 2021년 

11월 7일부터 2024년 11월 6일까지 3년으로 설정하여 월 단위로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키워드는 “인공지능 + 디지털 + 영어 + 교육” 이다. 

 

3.1.2 데이터 전처리 

 

  자연어 데이터인 텍스트를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데에 인덱스가 사용된다. 이 

처리 과정에서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단순 문법 기능을 수행하는 

불필요한 단어는 불용어로 제거한다. 이후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문장을 품사별로 나누고, 이 

중에서 명사나 동사, 형용사와 같은 중요한 요소를 추출하는 라이브러리를 적용한다. 데이터 

전처리는 텍스트를 분해, 정제, 여과하는 과정으로 자연어처리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과정이다.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1단계 데이터 정제, 2단계 토큰화, 3단계 단어정제의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이 연구에서는 정제/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1단계 데이터 정제방법으로는 직접 선택과 자동정제 중 직접 선택을 통해 텍스트 제목과 본문이 

포함된 열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데이터 정제 단계 중 분리정제는 URL, 제목과 본문 

전체를 선택하여 제목과 내용을 통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복 제거는 본문을 기준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삭제하였다. 또한, 이미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뉴스나 

웹문서만 수집하였기 때문에 특정 단어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필터링 과정은 

생략하였다.  

  2단계 토큰화 및 품사추출을 위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유명사, 복합명사를 그대로 

결과값에 반영하여 분석하는 Expresso K 분석 모듈과 한국어 형태소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인 Mecab-ko 중에서 Mecab-ko 분석 모듈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품사로는 명사, 

형용사, 동사, 영어를 대상으로 하였고, 명사를 세분화하면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단위명사, 수사, 대명사로 이루어졌다.  

3단계 단어정제에서는 데이터 정제 및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어는 오타가 포함된 

단어나 조사가 제거 또한 불용어와 동의어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직접 

조사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불용어를 제거하였다. 품사 추출 후 키워드 정제 기능으로 불용어를 

제거하고 유사 단어를 통합하였지만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나 무의미한 단어를 2차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불용어 제거 및 유사 단어 통합의 예는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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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불용어 제거 및 유사 단어 통합 예시 

과정 예시 

불용어 제거 

(한국어/영어) 

등, 있, 것, 이, 주, 되, 외, 같, 만, 받, 년, 수, 일, 중, 월, 하, 개, 명, 차, 말, 초, 전, 많, 

억, 시, 나, 보, 때, 읽, 사, 맞, 좋, 위, 내, 데, 간, 분, 부, 후, 높, 알, 오, 앞, 쓰, 번, 회, 

장, 속, 들, 고, 그, 곳, 넘, 조, 가, 천, 크, 안, 세, 거, 바, 트, 기, 호, 미, 급, 관, 금, 달, 

씨, 목, 과, 저, 열, 배, 문, 영, 백, 선, 살, 공, 풀, 의, 남, 얻, 업, 티, 제, 발, 방, 플, 건, 

등등 

b, D, A, C, B, G, X, T, of, and, I, S, to, c, in, E, for, e, Q, R, the, s, The, a, M, n, p, N, vs, x, 

Y, m, Z, W,  

유사 단어 

통합 

챗 GPT→챗GPT, 플랫 폼→플랫폼, 메타 버스→메타버스, 리터 러시→리터러시, 튜 

터→튜터, 자율 주행→자율주행, 조 회수→조회수, 상호 작용→상호작용, 펭 톡→펭톡, 

자바 스트립트→자바스크립트, 첨부 파일→첨부파일, 트랜스 포메이션→트랜스포메이션, 

→설 명회→설명회, 뤼 이드→뤼이드, NE 능률→NE능률, 부총리 겸→부총리겸, 미드 

저니→미드저니, youtu be→youtube, 헬 스케어→헬스케어, 인텔 리전→인텔리전, 템플 

릿→템플릿, 사이언 티스→사이언티스, 베리 타스→베리타스, Pre trainded→Pretrained, 

빅→빅데이터, 데이터→빅데이터, 인공→인공지능, 지능→인공지능, 듀→에듀, 챗→챗봇, 

봇→챗봇, AI→인공지능, 딥→딥러닝 등등  

 

3.2 분석절차 

 

3.2.1 키워드 분석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 관련 인터넷 웹문서나 뉴스의 제목과 본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빈도에 따른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의 가장 기초적인 분석단계로 텍스트 데이터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 

같은 단어들을 추출하여 그 빈도를 분석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텍스트의 주제를 

나타낸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김수현 외 2019, 백영민 2020, 윤태일, 이수안 2018).  

  키워드 분석 방법에는 TF(Term Frequency) 분석과 TF-IDF(Term Frequency-Inversed 

Document Frequency) 분석이 있다. 빈도분석을 위해서는 특정 문서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를 행렬로 나타낸 DTM(Document-Term Matrix)을 구축해야 한다. DTM을 통해 전체 

말뭉치에서 특정 단어의 등장 횟수를 분석하여 단어별 TF 값을 구할 수 있으며, 그 값이 높은 

단어를 핵심 단어로 판단한다(황은희 외 2019). 

  그러나 단순히 출현 빈도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제를 드러내는 키워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모든 문서에서 자주 출현하는 일반적인 상투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TF-

IDF를 사용한다(우신욱, 장영재 2016). TF-IDF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 군이 있을 때 특정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Oh et al. 2017). TF-

IDF값은 전체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한 문서 수는 적지만 특정 문서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경우 값이 올라간다. 즉, TF-IDF값이 클수록 특정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핵심적인 

의미와 내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Chung et al 2019).  

  이 연구에서는 DTM에 TF-IDF 가중치를 적용하여 TF 값과 TF-IDF 값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 활용에 중요한 키워드를 더욱 정밀하게 도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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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음으로 TF, TF-IDF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시각화하기 위해 상위 100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했다. 워드 클라우드는 텍스트마이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각화 도구로, 

TF나 TF-IDF와 같은 빈도에 비례해서 단어의 크기를 나타내어 텍스트 내 단어들의 중요도를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N-gram 분석을 실시하여 연속으로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를 확인하였다. N-gram은 문서 

내에서 연이어 나타나는 n 개의 단어들의 집합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는 통계 기반 언어 분석 

기법이다(이창수 2011). 단어의 연어(collocation)를 확률적으로 나타내어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얼마나 자주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문장 내 연속하여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와 그 

빈도를 계산하며, 문장을 몇 개의 단어 개수로 나눌지에 따라 Bi-gram, Tri-gram, Tetra-gram 

등 종류가 결정된다(Chakraborty and Sarma 2024). 

 

3.2.2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네트워크 생성을 위해 먼저 공출현(co-occurrence) 빈도 매트릭스를 산출하였다. 공출현이란 

전체 텍스트 내 특정 범위에서 노드들이 함께 나타났을 때 노드 간에 의미론적으로 상호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빈도 상위 50개를 1-mode 형태의 매트릭스로 생성하였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핵심 단어 간의 의미론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박한우 2004). 이 방법은 

사회연결망에서의 행위자(node)를 단어로, 그리고 행위자 간의 관계(link)를 단어들 사이의 

관계로 해석하여 의미연결망 분석(Popping 2003) 또는 단어 연결망 분석(Danowski 1993)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분석은 텍스트를 네트워크로 변환하여 단어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언어와 지식이 단어 간의 관계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라는 가정에 기반한다(Sowa 1984).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는 공출현 빈도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는 텍스트 뭉치에서 

의미 있는 단어 조합의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들의 패턴을 네트워크로 

표현하여 핵심 주제를 파악하거나 전략적 위치를 도출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먼저, 에고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중심 행위자(ego)와 그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행위자들(alters) 간의 

관계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가 아닌 특정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네트워크(local network)의 구조적 특성과 관계적 패턴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에고 네트워크의 주요 구성 요소는 분석의 핵심이 되는 중심 행위자(ego), 중심 행위자와 

직접적 연결 관계를 가진 1차 연결 노드들인 주변 행위자(alters), 그리고 ego와 alters 간, alters 

간의 관계적 연결(ties)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에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규모(ego와 직접 연결된 

alters의 수), 네트워크 밀도(실제 존재하는 연결의 수를 가능한 최대 연결 수로 나눈 비율), 

그리고 중심성, 구조적 공백, 중개성 등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분석된다. 에고 네트워크 분석은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의 영향력이나 정보 흐름을 분석하는 데 특히 유용하며, 개인 

수준의 네트워크 특성이 전체 네트워크 구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3.2.3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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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모델링은 문서 집합 내에 숨겨진 토픽을 발견하고 단어와 문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텍스트 마이닝기법이다(Blei et al. 2003). 텍스트 문서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연구에서 

활용되며, 특정 분야의 주제와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진설아, 송민 2016). 토픽 모델링에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 LSI(Latent Semantic Indexing),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등의 분석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구체적으로 LDA 기반 토픽모델은 주어진 자료나 텍스트 집합에 대하여 각 텍스트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확률 모형이다. LDA는 문서 집합인 말뭉치(Corpus)의 단어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확률 분포를 추정하여 입력된 토픽 개수 별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다. 한 

문서는 여러 개의 잠재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토픽은 여러 단어들로 표현된다고 

가정하고, 각 단어가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이 높은 단어들의 집합을 추출하는 

기법이다(윤태일, 이수안 2018, Blei et al. 2003). 즉, 단어가 모이면 주제(토픽)가 되고, 주제가 

모여서 특정 텍스트를 구성한다. 따라서 관찰된 각 단어들은 주제를 대표하고, 이 주제들의 

집합이 문서가 되기 때문에 각 단어가 어떤 잠재된 주제에 속하는지를 확률적으로 추출해 

냄으로써, 주제의 집합인 각각의 텍스트를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적의 토픽 수 k값을 찾기 위해 Gensim의 LDAModel을 적용하였다. 파라미터인 α와 β 값은 

각각 0.5와 0.01로 설정하였다. Seed는 랜덤 값으로 설정하였다. 생성한 LDA 모델은 50번 

반복하여 학습한 후 각 토픽별 상위 30개 단어를 추출했다. 또 각 문서별로 가장 확률이 높은 

토픽과 그 확률도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pyLDAvis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토픽별로 추출된 키단어와 시각화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토픽명을 설정하였다.  

  토픽 모델링에서 토픽 개수는 비슷한 단어끼리 묶을 군집의 개수이고, 연구자가 설정하여 

분석한다. 최적의 토픽 수 결정은 토픽 모델링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대영, 이현숙 2021). 토픽 수가 너무 적으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군집을 이루어 토픽이 

추상적이고 키워드 중복이 많아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토픽 수가 너무 많으면 각 

군집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어 의미 있는 해석을 어렵게 한다(Cao et al 2009).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제시된다.  

  토픽 모델링이 문서 집합에서 단어의 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문서 내 토픽의 확률과 토픽 내 

용어의 출현 확률을 계산하는 확률모델이기 때문에 토픽의 개수를 조절하며 혼잡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최적의 토픽 수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낮은 혼잡도가 반드시 최적의 결과는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Chang et al. 2009).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응집도는 토픽 내 단어들 사이의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응집도가 높을수록 토픽 모델링 결과로 나타난 각 토픽이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Ramirez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적정토픽 수 

선정 시 토픽 주제 간 중복 범위와 혼란도(Perplexity)와 일관성(Coherence) 지표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토픽 수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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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텍스트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뉴스, 카페, 웹문서 등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영어 교육’ 키워드 단어 조합으로 2021년 11월 07일부터 2024년 11월 06일까지 3년 

동안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총 42,720건의 검색 결과를 대상으로 별도 스팸 필터링은 

생략하고 제목과 내용을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하였다. 수집 텍스트 데이터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수집 텍스트 데이터 정보  

 수집 데이터 

수집 대상(채널) 
네이버(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IN, 웹문서), 다음(블로그, 뉴스, 카페, 웹문서), 

구글(페이스북, 뉴스, 웹문서) 

수집 기간 2021-11-07 ~ 2024-11-06 

수집 단위 월 단위 

수집 범위 제목, 본문, URL 

검색 키워드 “인공지능”+“디지털”+“영어”+“교육” 

검색 건수 42,720건 

분석 품사 noun, verb, adjective, foreign 

단어(형태소, 토큰) 수 3,319개 

 

4.2 텍스트 데이터 빈도 분석 

 

  수집된 자료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들의 목록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영어 교육에 관한 주요 

주제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각 단어의 빈도는 해당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텍스트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표 3]의 단어와 그 빈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영어’와 같이 주요 검색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술’, ‘학습’, ‘교과서’, ‘빅데이터’, ‘활용’, ‘수학’, ‘정보’, ‘학생’, ‘에듀테크’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은 55,571회 등장하고 ‘교육’도 34,449회, ‘디지털’ 28,387회, ‘영어’ 

21,219회로 인공지능 교육과 디지털 영어가 주요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검색 키워드 

이외에 ‘기술’이 10,250회 나타나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고, ‘학습’ 9,912회와 ‘교과서’ 

8,391회는 교과서와 학습을 강조하며, ‘빅데이터’ 7,758회와 ‘활용’ 7,153회는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수학’ 7,146회와 ‘정보’ 6,910회는 영어와 함께 2025년 처음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 과목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학생’ 5,541회, ‘에듀테크’ 5,310회, ‘학교’ 4,980회 등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에듀테크를 도입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나머지 주요 키워드들도 미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전반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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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Word Count Term Frequency(TF) 

순위 단어(term) 빈도 순위 단어(term) 빈도 순위 단어(term) 빈도 

1 인공지능 55,571  26 학원 3,873  51 프로그램 2,491  

2 교육 34,449  27 산업 3,692  52 우리 2,474  

3 디지털 28,387  28 기업 3,692  53 챗GPT 2,410  

4 영어 21,219  29 사회 3,627  54 아이 2,394  

5 기술 10,250  30 초등 3,580  55 뉴스 2,373  

6 학습 9,912  31 분야 3,576  56 시스템 2,366  

7 교과서  8,391  32 서비스 3,423  57 운영 2,270  

8 빅데이터  7,758  33 과학 3,346  58 컴퓨터 2,236  

9 활용  7,153  34 대학 3,253  59 사용 2,221  

10 수학  7,146  35 융합 3,227  60 맞춤 2,218  

11 정보  6,910  36 혁신 3,137  61 가능 2,204  

12 학생  5,541  37 제공 3,117  62 분석 2,182  

13 에듀테크  5,310  38 국어 3,083  63 스마트 2,174  

14 학교  4,980  39 콘텐츠 2,880  64 변화 2,170  

15 코딩  4,943  40 전공 2,852  65 챗봇 2,157  

16 과정  4,865  41 공학 2,816  66 능력 2,153  

17 도입 4,615  42 교과 2,787  67 소프트웨어 2,140  

18 시대  4,609  43 관련 2,742  68 역량 2,102  

19 기반  4,539  44 교육부 2,725  69 전문 2,064  

20 미래 4,536  45 학년 2,723  70 대학교 2,062  

21 수업  4,362  46 사업 2,704  71 세계 2,039  

22 개발  4,237  47 언어 2,640  72 문제 1,995  

23 학과 4,007  48 한국 2,629  73 필요 1,962  

24 과목  3,888  49 교사 2,534  74 메타버스 1,922  

25 지원  3,881  50 플랫폼 2,509  75 온라인 1,915  

  

 다음으로 TF와 IDF를 결합한 [표 4]의 TF-IDF 결과값은 상투적으로 반복 사용되는 

단어보다는 특정 문서 내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전체 문서는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각 단어의 상대적 중요도와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여 높은 TF-IDF 

점수를 가진 단어는 해당 텍스트에 특별히 의미가 있거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과서’는 

가장 높은 TF-IDF 점수(16,074.76)를 가지며, 이는 인공지능 디지털 영어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습’과 ‘빅데이터’, ‘에듀테크’ 등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데 [표 3]의 단순 TF와 달리 ‘교과서’와 ‘학습’이 가장 부각되고 ‘빅데이터’와 ‘에듀테크’, 

‘코딩’, ‘기술’이 ‘영어’, ‘교육’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표현이 아닌 

특정 문맥에서 ‘교과서’와 ‘학습’, ‘빅데이터’와 ‘에듀테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TF 표에서 ‘인공지능’은 1위(55,571), ‘디지털’은 3위(28,387)로 가장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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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단어들이지만, TF-IDF에서는 38위(7,282.34)과 31위(7961.95)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이 여러 문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특이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교과서’는 TF에서 7위(8,912)로 빈도는 낮지만, TF-IDF에서는 

1위(16,074.76)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다. 이는 ‘교과서’가 특정 문서에서의 특이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TF에서 상위에 있는 단어들(예: 교육, 디지털, 영어)은 다양한 문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면, TF-IDF에서는 ‘학습’, ‘빅데이터’, ‘에듀테크’ 등이 특정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상위에 

있다. 예를 들어, ‘학습’은 TF에서 6위(9,912)에서 TF-IDF에서는 2위(14815.66)로 올랐고, 

‘빅데이터’는 TF에서 8위(7,758)에서 TF-IDF에서는 3위(13,931.49)로 상승하여 빈도와 중요도 

모두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빅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면서도 중요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표 4. Word Count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순위 Word tf-idf 순위 Word tf-idf 

1 교과서 16,074.76 26 기업 8,177.78 

2 학습 14,815.66 27 공학 8,159.94 

3 빅데이터 13,931.49 28 산업 8,147.18 

4 에듀테크 12,786.59 29 초등 8,140.51 

5 코딩 12,737.67 30 대학 8,105.71 

6 기술 12,724.26 31 디지털 7,961.95 

7 영어 11,848.94 32 분야 7,904.06 

8 교육 11,754.83 33 융합 7,839.40 

9 수학 11,351.03 34 서비스 7,791.40 

10 활용 11,085.33 35 사회 7,765.68 

11 학과 10,987.69 36 과학 7,641.98 

12 정보 10,796.74 37 학년 7,598.49 

13 학생 10,077.00 38 인공지능 7,282.34 

14 학원 9,857.54 39 사업 7,184.40 

15 과정 9,688.63 40 혁신 7,182.94 

16 학교 9,685.32 41 국어 7,128.61 

17 도입 9,604.10 42 챗GPT 7,057.09 

18 수업 9,245.09 43 언어 7,042.76 

19 미래 9,059.76 44 콘텐츠 6,961.77 

20 시대 8,980.37 45 교과 6,927.31 

21 과목 8,726.16 46 제공 6,909.80 

22 기반 8,684.48 47 교사 6,857.00 

23 개발 8,620.91 48 관련 6,717.08 

24 지원 8,322.58 49 챗봇 6,702.52 

25 전공 8,278.60 50 교육부 6,6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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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TF와 TF-IDF의 차이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비교하면 그림 2, 3과 같다.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영어’가 강조된 TF와 달리 가중치를 포함한 TF-IDF 빈도분석에서 ‘교과서’와 

‘학습’, ‘빅데이터’와 ‘에듀테크’, ‘코딩’, ‘기술’ 등이 부각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과서와 학습, 그리고 빅데이터와 

에듀테크, 코딩 기술이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 TF 워드클라우드 그림 3. TF-IDF 워드클라우드 

 

4.3 N-gram 분석 결과 

 

그림 4. Bi-gram 시각화  

 

  N-gram 분석 결과 중 [그림 4] Bi-gram 분석의 주요 내용과 횟수를 살펴보면, ‘디지털-

교과서’(6,404), ‘인공지능-디지털’(5,545), ‘교육-과정’(2,831), ‘영어-교육’(2,258), ‘수학-

영어’(2,234), ‘인공지능-기술’(2,185), ‘교과서-도입’(1,953), ‘인공지능-교육’(1,825), ‘인공지능-

기반’(1,758), ‘인공지능-활용’(1,574), ‘영어-정보’(1,520), ‘영어-수학’(1,437), ‘디지털-

교육’(1,327), ‘인공지능-빅데이터’(1,230), ‘초등-학교’(1,209), ‘인공지능-시대’(1,170), ‘산업-

혁명’(1,118), ‘디지털-기술’(1,095), ‘디지털-전환’(1,001), ‘미래-교육’(955), ‘생성-

인공지능’(933), ‘영어-학원’(885), ‘교육-인공지능’(884), ‘코딩-교육’(849), ‘기술-활용’(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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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821), ‘정보-교과’(814), ‘인공지능-교과서’(788), ‘디지털-기반’(783), ‘디지털-

시대’(768), ‘맞춤-교육’(746), ‘영어-학습’(744), ‘개정-교육’(733), ‘인공지능-융합’(729)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5. Tri-gram 시각화  

 

[그림 5] Tri-gram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4,575), ‘디지털-교과서-

도입’(1,737), ‘수학-영어-정보’(1,465), ‘개정-교육-과정’(713), ‘디지털-기반-교육’(476), 

‘산업-혁명-시대’(370), ‘디지털-교과서-개발’(359), ‘인공지능-기술-활용’(351)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6. Tetra-gram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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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Tetra-gram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도입’(1,330), ‘수학-

영어-정보-교과’(528), ‘디지털-기반-교육-혁신’(399),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개발’(286), 

‘기반-교육-혁신-방안’(248)이 나타났다. N-gram 분석 결과 디지털 대전환기의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AI Digital Textbook: AIDT)를 개발하여 2025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 

 

  [표 5]에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위한 Co-occurrence 매트릭스 값을 제시하였다.  

 

표 5. 상위 15 Co-occurrence 매트릭스 값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영어 기술 학습 교과서 빅데이터 활용 수학 정보 학생 에듀테크 학교 

인공지능 0              

교육 79,542 0             

디지털 72,632 43,088 0            

영어 47,559 33,525 25,105 0           

기술 25,587 13,337 12,778 7,575 0          

학습 25,852 16,253 13,052 12,028 4,885 0         

교과서 31,850 12,464 22,883 9,630 3,118 5,099 0        

빅데이터 17,518 9,641 8,060 4,863 4,863 3,063 671 0       

활용 20,474 12,234 9,871 6,807 3,824 4,758 3,088 2,626 0      

수학 18,033 11,890 11,737 9,396 2,668 4,766 7,453 1,513 2,224 0     

정보 17,285 10,271 11,124 5,929 3,783 2,558 6,206 2,896 2,198 3,752 0    

학생 13,227 9,540 8,215 6,141 2,151 4,629 4,307 1,539 2,220 3,158 2,016 0   

에듀테크 14,245 10,384 6,498 5,087 2,598 2,971 2,497 1,398 2,404 1,436 1,075 1,068 0  

학교 11,774 9,665 7,498 4,913 1,227 2,333 3,438 850 1,898 2,591 1,975 2,140 1,340 0 

코딩 9,181 8,523 5,156 3,857 2,029 1,543 625 1,607 1,157 1,417 1,010 1,242 645 971 

   

  [표 6]에 에고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에고 네트워크 분석은 전체에서 

에고(중심, Ego)노드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추출하며, 에고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타자, 

Alter)와의 연결 관계를 분석한다.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는 중심 키워드인 ‘영어’와 다양한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6. 에고 네트워크 분석 값 

에고(Ego) Size Ties Pairs Ego-Density Broker Ego Between 

영어 99 4,950 9,702 0.5102 4,752 0 

 

  [그림 7]의 ‘영어’를 중심으로 한 에코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결과를 보면, ‘학습’을 포함해 

‘학원’, ‘학생’, ‘정보’, ‘활용’, ‘초등’이 연결되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기술’, ‘과목’, ‘기반’, ‘과정’이 

연결되고, ‘수학’을 기준으로 ‘수업’, ‘빅데이터’, ‘에듀테크’, ‘도입’이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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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학습과 관련된 단어들이 눈에 띈다. 

‘학교’, ‘학생’, ‘학원’, ‘활용’ 등은 모두 영어와의 연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습’이라는 단어는 큰 노드로 표시되어 있어 영어학습 자체가 주요 주제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원’, ‘정보’도 영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영어학습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습 기관인 학교와 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교과서와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 ‘과목’, ‘과정’ 등은 영어교육에서 

기술 개발을 활용한 교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교과서’는 영어학습에서 

필수적인 학습 자료로, 그 크기에서 나타나는 중심성을 통해 영어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정’, ‘교사’는 교육과정이 교육의 질과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반’이라는 단어는 교과서나 교육과정 요소들이 어떻게 영어교육의 기반을 이루는지를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수학과 기술 및 미래 트렌드와 관련된 단어들도 연결되어 있다. ‘빅데이터’, 

‘에듀테크’, ‘도입’, ‘미래’ 등은 수학과 함께 미래 영어교육이 기존 언어학습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빅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 개인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며, ‘에듀테크’는 교육 기술의 발전과 그 적용이 영어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라는 단어는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영어학습의 

연계성을 통해 앞으로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는 영어교육이 ‘학습’, ‘학생’과 ‘교과서’, ‘교사’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 요소들과 함께 

‘빅데이터’, ‘에듀테크’, ‘기술’과 같은 현대적인 기술 요소들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7. 영어 에고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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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LDA로 주요 토픽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사전에 최적의 토픽 개수를 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토픽의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 파이썬(Python) 모듈의 LDAModel 함수를 사용하였다. 

토픽 분석 파라미터는 Alpha 0.5, Beta 0.01, Iterations 50회 적용하여 토픽의 개수를 1부터 

10까지 증가시킨 모델에 대한 응집도(Coherence Score)와 혼잡도(Perplexity Score)의 변화를 

확인하고 종합하여 최적의 토픽 개수를 정하였다. 보통 응집도는 증가할수록, 혼잡도는 

감소할수록 효과적인 토픽 개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혼잡도가 반드시 해석에 적합한 

결과를 주지는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Chang et al. 2009) 응집도에 좀 더 비중을 두어 결과를 

해석했다. [표 7]과 [그림 8]은 응집도와 혼잡도를 측정하고 시각화 결과로 혼잡도는 일정하지만 

응집도는 토픽 수 5개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를 

고려하는 동시에 혼잡도 변화가 거의 없으면서 응집도의 증가세가 감소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토픽 수 5개를 최적의 토픽 수로 결정하였다. 

 

표 7. 토픽의 개수에 따른 응집도와 혼잡도 

토픽 수 Perplexity Score Coherence Score 

2 -16.30361381318501 -1.8700127185977844 

3 -16.246559382625026 -1.9716438520986188 

4 -16.250220303161647 -1.9872893809868128 

5 -16.235780403588553 -1.9747100661274957 

6 -16.23463421770965 -2.0318068390767396 

7 -16.232025712072247 -2.1787567819994336 

8 -16.24767492660992 -2.2379193126949293 

9 -16.256885105947227 -2.4021199693038215 

10 -16.279106575310156 -2.566430121541002 

 

[표 8]에 토픽별 주요 단어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LDA 토픽 분석 결과, 총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각 토픽의 주요 단어들과 그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목을 제안하고 

주제를 해석할 수 있다. Topic 1은 ‘인공지능 기반 교육혁신’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는 

‘교육’(0.035), ‘인공지능’(0.033), ‘코딩’(0.027), ‘학원’(0.022)과 같은 높은 가중치의 단어들이 

기술 기반 교육의 혁신적 도입을 시사하고 있으며, ‘학과’, ‘전공’, ‘과정’, ‘학습’, ‘수학’ 등의 

단어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Topic 2는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전환’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0.067), ‘디지털’(0.052), ‘교육’(0.051)의 높은 가중치와 함께 

‘교과서’, ‘도입’, ‘학생’, ‘학습’, ‘학교’ 등의 단어들이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Topic 

3은 ‘교육 시스템의 미래 지향적 변화’로 명명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0.039), ‘디지털’(0.028), 

‘기술’(0.022)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 ‘연구’, ‘시스템’ 등의 단어들이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Topic 4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영어교육’으로 해석되는데, ‘인공지능’(0.06), 

‘영어’(0.045), ‘교육’(0.031)을 중심으로 ‘학습’, ‘디지털’, ‘활용’, ‘아이’, ‘시대’, ‘언어’, ‘능력’,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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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단어들이 개인화된 학습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Topic 5는 ‘교육산업의 기술 

혁신과 서비스’로 명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0.073), ‘교육’(0.019), ‘에듀테크’(0.015), 

‘기업’(0.014), ‘서비스’(0.012)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사업’, ‘플랫폼’ 등의 단어들이 에듀테크 

산업에서의 기술 혁신과 서비스 개발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LDA 분석 결과 각 토픽 주요 단어 

Topic Words with Weights 

Topic 1: 

인공지능 기반 

교육혁신 

 

교육(0.035), 인공지능(0.033), 코딩(0.027), 학원(0.022), 학과(0.019), 영어(0.018), 

빅데이터(0.016), 디지털(0.016), 전공(0.013), 공학(0.01), 융합(0.01), 과정(0.009), 

학습(0.008), 수학(0.008), 기술(0.008), 대학(0.008), 컴퓨터(0.007), 분야(0.007), 

산업(0.006), 학부(0.006), 미래(0.006), 대학교(0.006), 언어(0.006), 모집(0.005), 

자격증(0.005), 디자인(0.005), 사회(0.005), 소프트웨어(0.005), 능력(0.005), 

과학(0.005),  

Topic 2: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전환 

 

인공지능(0.067), 디지털(0.052), 교육(0.051), 교과서(0.045), 영어(0.026), 

도입(0.023), 수학(0.022), 학생(0.019), 학교(0.016), 학습(0.015), 정보(0.014), 

학년(0.014), 과목(0.014), 수업(0.012), 초등(0.012), 교육부(0.011), 활용(0.011), 

국어(0.01), 교과(0.01), 교사(0.009), 과정(0.009), 내년(0.008), 맞춤(0.008), 

기술(0.007), 과학(0.006), 기반(0.006), 사회(0.006), 지원(0.006), 교육청(0.006), 

고등학교(0.005) 

Topic 3: 

교육 시스템의 

미래 지향적 

변화 

 

인공지능(0.039), 디지털(0.028), 기술(0.022), 교육(0.017), 빅데이터(0.013), 

미래(0.008), 분야(0.008), 정보(0.007), 산업(0.006), 한국(0.006), 연구(0.006), 

영어(0.006), 발전(0.006), 시대(0.006), 전문가(0.005), 시스템(0.005), 활용(0.004), 

사회(0.004), 대학(0.004), 혁신(0.004), 세계(0.004), 경제(0.004), 보안(0.004), 

과학(0.004), 변화(0.004), 챗봇(0.003), 가능(0.003), 혁명(0.003), 인터넷(0.003), 

분석(0.003) 

Topic 4: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영어교육 

 

인공지능(0.06), 영어(0.045), 교육(0.031), 학습(0.023), 디지털(0.021), 활용(0.012), 

아이(0.009), 시대(0.009), 기술(0.008), 에듀테크(0.007), 언어(0.007), 우리(0.006), 

사용(0.006), 문제(0.006), 능력(0.006), 공부(0.005), 수업(0.004), 미래(0.004), 

회화(0.004), 방법(0.004), 번역(0.004), 책(0.004), 만들(0.004), 변화(0.004), 

중요(0.004), 챗봇(0.004), 프로그램(0.004), 사람(0.004), 생각(0.003), 도구(0.003) 

Topic 5: 

교육산업의  

기술 혁신과 

서비스 

인공지능(0.073), 교육(0.019), 디지털(0.019), 에듀테크(0.015), 기업(0.014), 

서비스(0.012), 기술(0.01), 개발(0.009), 사업(0.009), 플랫폼(0.008), 뉴스(0.008), 

시장(0.007), 기반(0.007), 빅데이터(0.006), 관련(0.006), 제공(0.006), 영어(0.005), 

생성(0.005), 지원(0.005), 활용(0.005), 콘텐츠(0.005), 투자(0.004), 솔루션(0.004), 

국내(0.004), 혁신(0.004), 딥러닝(0.004), 한국(0.004), 글로벌(0.004), 분야(0.004), 

정보(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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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토픽 1 토픽 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 

 

 

 

그림 9. 토픽 2 토픽 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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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그림 8]의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그래프에서 토픽 1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주요 

내용을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Topic 1의 핵심 단어 분포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는 토픽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을 상위 30개까지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토픽 1 ‘인공지능 기반 교육혁신’의 

주요 단어는 ‘인공지능’, ‘코딩’, ‘학원’, ‘학교’, ‘영어’, ‘빅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토픽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학원이나 학교 교육에서의 

실질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학’, ‘융합’, ‘과정’, ‘코딩’과 ‘컴퓨터’, ‘기술’ 

등의 단어는 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영어’와 같은 단어는 이러한 기술 교육이 

언어학습과 결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토픽은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과 기술의 융합적 

활용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의 Topic 2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전환’의 핵심 단어들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교과서’, ‘도입’, ‘수학’, ‘정보’, ‘초등’, ‘맞춤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픽은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도입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혁신을 다룬다. ‘교과서’, ‘학교’, ‘초등’과 같은 단어는 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과 도입이 중요하게 다뤄짐을 시사한다. ‘맞춤형’과 

‘기술’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디지털 솔루션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토픽은 디지털화된 교육환경 변화와 그 적용에 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0. 토픽 3 토픽 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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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토픽 4 토픽 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 

 

 

 

그림 12. 토픽 5 토픽 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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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의 Topic 3 ‘교육 시스템의 미래 지향적 변화’의 주요 단어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교육’, ‘미래’, ‘분야’, ‘정보’, ‘산업’, ‘한국’, ‘연구’, ‘발전’, ‘시대’, ‘전문가’,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토픽은 교육이 미래 사회와 산업의 기술적 요구와 산업 발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구’, ‘발전’, ‘시대’와 같은 단어들은 교육이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반영한다. ‘사회’, ‘대학’, ‘혁신’ 등의 단어는 교육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토픽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적 

시스템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그림 11]의 Topic 4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영어교육’의 주요 단어로는 ‘디지털’, ‘활용’, ‘아이’, 

‘시대’, ‘기술’, ‘에듀테크’, ‘영어’, ‘언어’, ‘사용’, ‘문제’, ‘능력’, ‘회화’, ‘방법’, ‘번역’, ‘교과목’, ‘수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어 언어 사용 능력과 회화를 위한 영어교육과 

언어학습에 에듀테크를 적용한 학습 방법을 다룬다. 이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어 교수·학습 

어플리케이션과 그 응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림 12]의 Topic 5는 ‘교육과 기업의 협력과 혁신’으로 주요 단어는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에듀테크’, ‘기업’, ‘서비스’, ‘개발’, ‘투자’, ‘콘텐츠’ 등이다. 이 토픽은 교육에서의 

기업과의 협력과 기술 혁신을 다루며, 교육의 사업적 및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다. ‘기업’과 

‘서비스’는 교육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역할을 시사하며, 

‘기술’, ‘개발’, ‘사업’, ‘플랫폼’, ‘투자’, ‘콘텐츠’는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가 교육 콘텐츠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과 ‘에듀테크’는 현대 교육에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토픽은 교육 분야에서 에듀테크 기업의 참여와 협력, 혁신을 

주제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토픽은 미래 인공지능 디지털 영어 교육의 

다양한 측면과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텍스트 마이닝의 NLP 기법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온라인 빅데이터 환경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벡터화하거나 임베딩으로 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패턴과 통찰을 

얻는 데 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온라인 검색 채널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딥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 목적에 맞는 모델링 분석기법을 적용한다. NLP 분석과정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 전처리, 특징과 패턴 추출, 모델 학습 및 적용, 그리고 결과 해석과 논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연구 절차와 관련해 먼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주요 

검색 포털의 인터넷 문서 저장소, 검색포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출처에서 웹 크롤링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전처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 토큰화, 불용어 제거, 형태소 분석, 정규화 등의 정제 과정을 거쳤다. 

자연어처리를 위한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및 정제 과정은 연구자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단계로 이후 분석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특징 추출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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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링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전처리된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특징과 패턴을 

찾아 해석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단계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디지털 영어교육에 관한 최근 이슈나 대중의 반응을 통해 영어교육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TF-IDF와 같은 빈도분석, N-gram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토픽모델링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영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지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NLP 분석기법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혁신적인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빈도분석 결과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영어’와 같은 수집 키워드 

다음으로 ‘기술’, ‘학습’, ‘교과서’, ‘빅데이터’, ‘활용’, ‘수학’, ‘정보’, ‘학생’, ‘에듀테크’ 순으로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에듀테크 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의 활용은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2025년부터 도입 예정되는 수학과 정보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 디지털 

영어교육 자료에서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학습 이력에 따른 적응형 학습과 학습경로 설계 

등을 통해 기존 전통적인 영어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반영한다(김인옥 2019, 

김정렬 2015, 임희정 2014, 한종임 2014).  

  특히, TF-IDF 결과값에 따르면 ‘교과서’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며, 이는 교과서가 인공지능 

디지털 영어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습’과 ‘빅데이터’, 

‘에듀테크’ 등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데 단순 TF 결과와 달리 ‘교과서’와 ‘학습’이 가장 부각되고 

‘빅데이터’와 ‘에듀테크’, ‘코딩’, ‘기술’이 검색 키워드인 ‘영어’, ‘교육’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즉, 

교과서와 학습, 빅데이터와 에듀테크, 코딩 기술이 영어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한 결과 ‘블렌디드 러닝’, ‘초등’, 

‘한국 대학’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는 선행연구(Nam 2022)와 코로나19 기간 국내 

영어교육에 대한 웹 데이터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인 ‘학습’, ‘학교’, ‘학생’, ‘수업’, 

‘온라인’, ‘교사’, ‘학원’과 같은 키워드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결과이다(권선희 2023).  

  다음으로 단어의 연결 조합인 N-gram 분석 결과, ‘디지털 교과서’, ‘교육 과정’, ‘영어 교육’, 

‘수학 영어’, ‘인공지능 기술’, ‘교과서 도입’,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기반’, ‘인공지능 활용’, ‘영어 

정보’, ‘영어 수학’, ‘디지털 교육’,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등 학교’, ‘인공지능 시대’, ‘산업 혁명’,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전환’, ‘미래 교육’, ‘생성 인공지능’, ‘영어학원’, ‘교육 인공지능’, ‘코딩 교육’, 

‘기술 활용’, ‘교육 혁신’, ‘정보 교과’, ‘인공지능 교과서’, ‘디지털 기반’, ‘디지털 시대’, ‘맞춤교육’, 

‘영어 학습’, ‘개정 교육’, ‘인공지능 융합’의 연어(collocation) 조합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두 

단어 조합은 최근 인공지능 디지털 영어교육 분야에서 매우 익숙한 표현이다. 단어 조합을 세 

개로 늘리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수학 영어 정보’, ‘개정 교육 과정’, 

‘디지털 기반 교육’, ‘산업 혁명 시대’, ‘디지털 교과서 개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네 단어 조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수학 영어 정보 

교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나타났다. 즉, N-gram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서 수학과 정보와 함께 영어 교과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도입이 가장 큰 이슈임을 알 수 있다(김인옥 2019, 김정렬 2015, 임희정 

2014, 한종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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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말 최초로 공개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인공지능 튜터나 보조교사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증 및 평가해 본 결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박문영 2023, 이정화 2023).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학생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튜터와 보조교사 기능은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과 이력 

데이터가 누적되면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은 

NEIS와 통합 연동시켜 UI/UX도 보다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추구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Hi Touch, Hi Tech)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안정화되고 교과서가 사용자 친화형으로 정착된 환경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적 또는 창의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의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학생’, ‘학원’, ‘학교’, ‘정보’, 

‘활용’ 등의 개념이 영어학습과 강하게 연관되며, 특히 ‘학습’이 중심 노드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교육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 기관과 정보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술’, ‘과목’, ‘과정’ 등의 개념이 연결되며, 이는 

영어교육에서 체계적인 학습 과정과 교과서와 같은 교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한편, 수학 교과와 연계된 ‘빅데이터’, ‘에듀테크’, ‘도입’, ‘미래’ 등의 개념이 영어와 연결되며, 이는 

기술 기반 학습의 확산을 보여준다. 빅데이터와 에듀테크는 학습자의 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영어교육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영어교육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개인화된 학습, 데이터 

기반 교수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학습자의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역량과 

학습경험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와 테크놀로지 관련 언어 교육 연구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블렌디드 러닝’, ‘글쓰기 능력’, ‘초등학교 학습자’, ‘컴퓨터기반 언어(교육)’, ‘영어교육’이라는 

주제(Nam 2022)로 분류된 것과 디지털·AI 기반 영어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 

토픽 1 ‘교수·학습 모형’, 토픽 2 ‘AI 학습 어플리케이션’, 토픽 3 ‘읽기 전략 및 평가’, 토픽 4 

‘온라인 학습 및 콘텐츠’, 토픽 5 ‘디지털·AI 도구를 활용한 쓰기 피드백’, 토픽 6 ‘개별화 학습요인 

및 효과’로 분류된 선행연구 결과(맹은경 외 2023)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LDA 토픽 분석으로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토픽들은 전반적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혁신과 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 

맞춤형 학습의 실현, 교육 서비스의 혁신 등이 주요한 논의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인공지능 기반 교육혁신’ 토픽은 인공지능(AI), 코딩, 학원, 학교 등의 

단어가 높은 가중치를 가지며, 특히, 교육혁신에서 인공지능과 기술적 요소가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교육 도구의 역할을 넘어 학습자의 개인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코딩 교육과 같은 기술 중심 학습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또한, 학원과 학교에서 AI를 활용한 학습 과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법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교육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토픽은 AI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강조하며, 향후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이 더욱 긴밀하게 융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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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전환’ 토픽은 디지털, 인공지능, 교과서, 학습, 학생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육환경의 디지털화 과정과 그 영향을 설명하는 토픽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및 인터랙티브(interactive) 학습 

도구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초등교육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교수-학습플랫폼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발전은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디지털 기술이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교육 기관의 

디지털 친화적 환경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 시스템의 미래 지향적 변화’ 토픽은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연구, 시스템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육체계가 기술 혁신과 산업 변화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와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이 교육 시스템에 도입되며,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미래 교육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과 산업계 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토픽은 교육 시스템이 급변하는 사회·기술적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영어교육’ 토픽은 영어, 디지털, 학습, 언어, 회화, 번역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조명한다. 전통적인 

영어교육 방식이 문법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개인화된 학습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AI 기반 학습 도구를 활용한 맞춤형 영어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AI 기술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개별화된 학습경로를 제공하며, 음성인식 및 번역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이 학습자의 실제 회화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활성화되면서, 학습자는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토픽은 개인 맞춤형 

영어교육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결합하여 학습자의 영어학습 과정을 보다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교육산업의 기술 혁신과 서비스’는 인공지능, 교육, 에듀테크, 기업, 서비스, 개발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며, 교육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과 서비스 발전을 

탐구하는 토픽이다. 에듀테크 기업의 발전과 AI 기반 교육 솔루션의 개발은 교육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맞춤형 학습 코스웨어, 실시간 피드백, 데이터 기반 

교수법과 같은 다양한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에듀테크 기업들은 교수-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기반 튜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육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학습경험이 더욱 몰입적이고 

효과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토픽은 교육과 기술 산업이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미래 교육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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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디지털 영어교육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키워드 분석에서 ‘교과서’, ‘학습’, ‘에듀테크’가 높은 TF-IDF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영어교육에서 교과서 중심의 학습과 AI 기술의 융합이 주요 이슈임을 나타낸다. 특히, N-

gram 분석 결과,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도입'이라는 구문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AI 기반 

학습 도구가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고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학습, 교과서, 그리고 에듀테크와 빅데이터와 같은 키워드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디지털 영어교육이 빅데이터와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교과서와 학습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습 환경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 따른 디지털 영어교육의 미래 발전 방향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 교육혁신을 통해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는 영어교육에서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육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AI 기반 학습플랫폼과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AI를 활용한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학습자의 개별적 

필요에 맞춘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기반 자동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의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AI 교육 연구 및 데이터 활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영어학습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전환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영어교육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가 AI 기반 디지털 영어교육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학습 

자료에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학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에는 AI 

기반 인터랙티브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자의 개별적 

학습경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테크센터와 소프트랩을 

통한 외적 지원과 동시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교육 시스템의 미래 지향적 변화를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에서도 데이터 기반 교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설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미래 영어교육은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학습 

패턴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교수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교과 최소 성취기준 

보장을 위해 AI 기반 기초 학습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영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과정에서 AI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미래 영어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맞춤형 학습이 디지털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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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적응형 학습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AI 튜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실시간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영어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습동기와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산업의 기술 혁신과 서비스를 통해 AI와 에듀테크 발전은 교육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에서도 다양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자동 번역 및 발음 교정 기술은 학습자가 보다 실용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학습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래에는 AI 기반 학습 콘텐츠 제작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자동화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듀테크 교육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교육기관 간 협력을 통해 AI 기반 영어교육 

솔루션과 코스웨어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육 접근은 영어 교수자 및 

학습자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텍스트 분석 도구와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영어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소양과 에듀테크 활용 역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균형잡힌 TPACK을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교사 

연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Koehler and Mishra 2009). 또한 NLP 기법을 활용한 영어 텍스트 

분석은 전통적인 영어학습 방식에 비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디지털 영어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에듀테크 영어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개별 적성과 수준 

그리고 학습 이력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습 몰입과 참여도를 높이고, 2022개정 

영어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보여주기(viewing)과 제시하기(presenting)을 통한 복합양식 

문해력(mulitimodal literacy)를 기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AI 기반 디지털 

튜터와 가상 학습 환경이 결합하여 학습자가 보다 실질적인 영어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영어교육은 학습 격차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텍스트 분석을 위해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였지만 각각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특징과 한계로 인해 문맥적 

의미를 완벽히 추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텍스트 분석의 계량적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은 연구자의 정성적인 해석의 영역이 있다. 텍스트 분석의 적용이나 도구적 활용을 

위해 전문적 통계지식과 코딩능력이 필요하지만 텍스트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통찰하는 일은 결국 영어교육 전문가인 사람의 몫이다.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는 디지털 윤리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중독 등의 중요한 이슈가 키워드나 토픽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집중 탐색하여 문제점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학습자와 

교사, 학부모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활용이 교육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위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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