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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선행 연구, 실제 사례, 가상 예시를 종합하

여 LLM의 활용 방안, 한계 및 보완 사항, 윤리적 고려 사항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LLM은 대면 상담의 보조도구로 내담자의 자

가 치료와 심리교육을 지원하고, 수련생 교육 및 훈련에서 가상 사례 실습과 상담 대화록 검토에 활용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상담 과정 및 성과 분석, 연구용 가상 사례 생성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 설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LLM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담자의 전문적 피드백과 평가, 윤리적 지침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상담자가 LLM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기술적 이해를 갖추고, 윤리적 지침을 수립하며, 전문가로서 주도적이고 협력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existing research, real-world cases, and hypothetical exampl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Large Language Models (LLM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is research outlined effective strategies for applying 
LLMs, identified their limitations and areas for improvement, and addressed ethical consideration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LLMs can serve as supportive tools in face-to-face counseling to promote client self-help and psychoeducation, enhancing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virtual case simulations and transcript reviews. Additionally, the findings suggest that LLMs can 
improve research methodologies by analyzing counseling processes and outcomes, as well as generating research-oriented vignettes. 
The findings emphasize that professional feedback and evaluation from counselors,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ethical 
guidelines, are essential for addressing LLMs’ limit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counselors should 
acquire a technical understanding, develop ethical guidelines, and actively engage and collaborate as experts in the implementation 
of L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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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생성형 AI 모델(Generative AI)은 인공지능(AI) 연

구 커뮤니티와 일반 대중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다양한 언어 기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1], 특히 OpenAI의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시리즈로 대표되는 LLM은 인간과 유사한 언

어적 반응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로 자리 잡았다[2]. 

2023년 발표된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과 대학입학시험

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성과를 기록했으며, 이미지 처리 

능력도 갖추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 생성이 가능해졌다[3].

LLM의 발전은 심리학을 비롯한 정신건강 분야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LM의 도입은 치료적 개입

의 향상, 행정 업무의 자동화, 실무 수련 방식의 변화, 연구방

법론의 혁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4]. 

특히 상담 및 심리치료는 언어를 매개로 한 전문적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에, LLM의 적용 가능성은 더욱 주목

할 만하다. 특히 LLM이 대중에게 친숙한 형태로 제공되면서

(예. ChatGPT), 대중이 이를 활용해 심리상담을 시도하는 사

례가 나타나고 있다[5]. 이러한 움직임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문제, 즉 서비스 갭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주목받고 있는 

맥락과 일치한다.

LLM의 발전은 다양한 직업 및 직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2],[6],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에 따라 상담자의 전문가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LLM의 

활용이 상담 실무, 교육, 연구를 증강(augmentation) 또는 

자동화(automation)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2],[6]. 이제 LLM 기술의 적용 찬반을 넘어, 그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실무와 연구, 교육

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6].

해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미

친 영향을 고찰한 주제 범위 문헌 연구들(scoping review)이 

보고되었다[7]-[10]. 해당 연구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에 관한 인공지능 도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왔으나 주

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수행되었고, 연구 방법론 특성상 주

제에 관한 간결한 요약에 초점이 있었다. 또한 이 문헌 연구

들은 2023년 이전에 수행되어 LLM과 관련된 최신 논의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LLM의 도입이 상담 및 심리치료에 미치는 영향

을 다룬 연구가 심리학 등의 정신건강 분야에서 보고되기 시

작했다. Schueller와 Morris[11]는 LLM을 비롯한 생성형 

AI가 임상적인 개입에 다양한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

가하면서도, 실무와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를 지

적하였다. Stade 등[2]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LLM의 단계

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상담자와 내담자, 연구자 등 다양

한 역할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예측했다. Demszky 등[6]은 

LLM이 측정, 실험, 및 실무 등 심리학 전반에 걸쳐 유용한 도

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편향, 해석 가능성의 어려움, 

결과 변산성 등 윤리적·기술적 한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

하였다. Ke 등[12]은 LLM이 인지, 상담 및 임상, 교육, 사회 

심리학 등 다양한 심리학 분과에서 인간의 인지와 행동을 모

사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문헌 검토, 가설 생성, 실험 설계, 데

이터 분석 등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한편 사생활 보호,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을 지적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LLM 도입으로 인해 상담 및 심리

치료 분야에서 상담자 역할과 직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

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자의 역량과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는 공통점이 도출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LLM이 상담 및 

심리치료에 미칠 가능성을 간단히 전망하는 데 그치거나

[11], 심리학 분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을 개괄하면서 

하위 전공 수준의 부분적 검토에 국한되었고[12], 일부 연구

들[2],[6]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 특화된 LLM의 적용 가능성

을 실무, 교육 및 연구 영역에 걸쳐 논의했으나, LLM 도입과 

이해에 집중하면서 구체적인 활용 사례와 경험적 연구는 다

루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무엇보다 모든 연구가 해외에

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LLM 도입의 영

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국내 연구에서는 주

로 LLM 도입 이전의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상

담 및 심리치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과 프로

그램을 개관하거나[13],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기

본 개념을 탐구하며[14], 상담자 훈련에 인공지능을 적용하

는 방안과 사례를 소개했다[15]. 또한, LLM 도입 이전의 대

화형 인공지능(챗봇)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도 다수 이루

어졌다[16]-[18]. 이를 통해 기술 변화에 대한 상담자의 인

식과 태도, 그리고 향후 요구될 상담자의 역할과 역량을 추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규칙 기반 챗봇 활

용과 상담자 대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LLM 도입 

이후 상담자의 인식 및 역할 변화에 관한 논의는 미비하다. 

따라서 LLM 도입에 따른 상담자 직무 증강, 전문적이고 윤리

적인 유의 사항, 상담자 고유 영역의 재발견, 타 분야와의 협

업 가능성 등을 더욱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LLM의 도입에 

관한 선행 연구, 실제 사례, 가상 예시 등을 종합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LLM의 효과적 활용 방안과 한계 및 보

완 사항, 그리고 윤리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LLM에 대한 개념적 이해

LLM의 도입과 활용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성형 AI와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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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필요하다. 생성형 AI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텍스트, 이미지, 음

성 등이 포함된다. 자연어처리는 인간의 언어를 해석하고 처

리하는 기술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19]. NLP 기술의 발전은 심리학자들이 언어와 관

련된 직무들을 개발 및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6].

많은 연구들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NLP 기술이 어

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특히 대화형 AI 챗봇의 

상담 효과와 상담자 역할 대체 가능성을 논의하는 연구가 주

를 이루었다[18]. 그러나 기존의 NLP는 주로 특정 직무에 

맞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학습시키는 방

식으로 구현되었고, 이에 따라 상담 및 심리치료의 유연한 맥

락에 맞지 않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규칙 기반 

학습을 통해 구현한 상담자 챗봇은 대화의 맥락적 이해를 수

반하기 어려워 개인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내담자 반응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2].

그러나 컴퓨터 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인해 대규

모 언어 데이터를 범용적으로 사전 학습하고, 특정 맥락에 맞

춰 조정 및 활용 가능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언어 처리

의 기본적인 모델(foundational model)로 등장하면서, 주어

진 텍스트에 대한 자연어를 처리하는 활용 패러다임을 재정

립시켰다[20]. 특히 2017년, LLM에 자기-주의 메커니즘을 

토대로 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도입됨으로써 처리 속도 

향상, 모델 확장성 증대, 고차원적 의미 표현 등 다양한 방면

으로 진화하게 되었다[21].

LLM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입력값을 기준으로 다음 단어, 

문장 또는 맥락을 예측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기존 NLP가 단

어를 맥락 내 고정된 의미로 가정했던 방식(bag-of-words)

을 활용했다면, LLM은 대규모 언어 데이터 세트를 통해 문맥

을 고려하여 단어의 의미를 근사화하고, 이를 통해 단어의 다

의성과 문맥에 따른 의미 변화를 처리할 수 있다[6].

프롬프트(prompt)는 LLM을 사용할 때 모델이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이다. 

프롬프트는 질문, 문장 시작 부분 또는 특정 지침일 수 있으

며, 모델은 이를 기반으로 이어지는 텍스트를 생성한다. 

미세 조정(fine-tuning)은 사전 학습된 LLM을 특정 작업

이나 도메인에 맞춰 추가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모

델은 특정 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미묘한 패턴과 문맥을 학습

하게 되어, 더 정확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경량 대규모 언어 모델(small large language 

model: sLLM)이 LLM에 비견하여 주목받고 있는데, sLLM

은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의미하며, 특정 

분야나 목적에 맞춰 훈련된 모델을 지칭한다. 이러한 sLLM

은 특정 업무나 도메인에 특화되어 빠르고 효율적인 언어 처

리를 제공할 수 있다.

Ⅲ.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LLM의 적용

3-1 LLM의 도입: 기회와 위협

LLM의 도입과 끊임없는 발전은 직업 시장에 광범위한 영

향을 미쳤다[1]. 2023년 미국심리학회가 실시한 대규모 조

사에 따르면, 38%의 노동자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자신의 업

무가 무용지물이 될까 염려하고 있다[22].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LLM을 비롯한 인공지능의 도입은 국내 상담자에

게 기회이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회로 간주하는 의견 

중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상담 및 수퍼비전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23], 실제로 42%의 상담자가 NLP를 

활용한 상담 녹취록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24]. 반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예. 챗봇 

도입)이 기존 상담 인력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도 보고되

었다[18],[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11],[18],[23]에서는 

LLM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상담자라는 인간 존재와 그

에 따른 핵심역량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

러나 상담자는 상담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구분하여 인

식하기보다,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25]. 그리고 상담자는 LLM의 도입이 상담 서비스 수준

을 향상시키는지, 윤리적으로 적절한지 전문가 정체성에 입각

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담자는 LLM의 

도입을 전문적인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직무 환경 및 상담자의 고유 가치를 위협하

지 않도록 역할과 역량 발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 상담자의 직무 지원

LLM을 상담 및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그림을 상상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LLM의 강점은 LLM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1]. 즉 LLM은 특정

한 과업, 직무, 또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다른 기술과 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LLM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특화된 

워크플로우(특정 작업 및 프로세스 완료를 위해 필요한 일련

의 단계와 절차)를 개발함으로써[1], 상담자가 자신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LLM 도입에 따른 상담자의 역할 

변화나 실무·수련 및 연구의 증강 또는 자동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2],[6],[11],[12]. 선행 연구들을 종합

하면, 상담자들은 LLM을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활용하여 상담 관련 직무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

며, 이와 관련된 한계도 인식할 수 있다. 그림 1의 왼쪽은 상

담자의 직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을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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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LLM의 적용

Fig. 1. Applications of LLM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 대면상담에서의 보조도구 활용

상담자는 LLM을 도입한 어플리케이션을 내담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도구로 장려하여, 내담자들이 회기

(session) 사이에 상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LLM에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예시를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CBT는 Beck 등에 의해 발전된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으

로, 상담의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내담자의 인지 변화에 초점

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한다[26]. CBT의 인지매개가설은 내

담자의 감정 및 행동이 선행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이기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담자의 인지 도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협력적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인지 

도식에 자리 잡은 자동적 사고, 핵심 신념, 인지적 왜곡 등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때 상담자는 소크라테

스식 질문법 등의 기법을 통해 내담자가 스스로 진실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돕고, 대안적인 인지, 정서 및 행동을 경험하게 

하도록 회기 사이에 과제를 부여한다. CBT는 근거 기반 치료

로서, 내담자의 상담 과정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고, CBT로 인한 효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과학

적으로 검증되었다[26].

• 보조적인 상담 및 심리교육을 제공하는 LLM

내담자는 상담 회기 외에도 자신의 상담 주제와 관련된 어

려움을 CBT에 특화된 LLM 기반 챗봇을 통해 논의하고, 이

에 관한 심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자는 이러한 내용을 

다음 회기에서 다룰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27]에서는 심

리학 포럼 내용을 데이터세트로 사용하고, 인지행동치료의 핵

심 원칙을 반영한 프롬프트를 ChatGPT에 학습시킨 후, 전문

가 피드백을 통해 미세 조정하여 CBT-LLM을 개발하였다. 

이 CBT-LLM은 내담자 경험 타당화 및 공감 반응, 핵심 신

념 발견, 자기성찰 유도, 적응적 전략 제공, 내담자 독려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 LLM을 상담 및 심리치료 전공자들이 평가한 결과, 이는 

CBT 프레임워크에 적합하며 심리적으로 유용한 대화를 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27]. 다만, CBT-LLM 연구[27]에서는 

CBT의 주요 요소인 인지 왜곡에 대한 전문가의 ‘잘 정의된’ 

주석이 사전에 적용되지 못한 점이 프로그램 효과성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 내담자의 과제 수행을 돕는 LLM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LLM을 이용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권할 수 있다. 즉 내담자는 상담자와 합의한 과제(예. 자동적 

사고 워크시트)를 해당 어플리케이션(예. 챗봇)에 입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2]. 예를 들어, 내담자가 일상에서 경

험한 부정적인 사건과 그 결과를 기록하면(예. ‘사람들이 약

속을 취소했고[사건]’, ‘나는 우울해졌다[감정 또는 행동적 

결과]’), 챗봇은 이를 기반으로 그 감정의 강도와 내담자가 당

시 자동적으로 떠올린 사고 또는 심상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

에 내담자가 응답하면(예.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는 걸 싫어

해’), 챗봇은 해당 자동적 사고의 믿음 정도, 이 사고를 지지

하거나 반박하는 증거, 대안적 사고와 그에 따른 감정 및 행

동 변화 등을 대화 형식으로 묻고 답하여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2에서 이러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계 및 보완 사항

CBT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LLM의 워크플로우를 개

발하더라도, 해당 모델이 상담자 주도의 CBT를 완전히 대체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 설정, 개발, 적용 및 평가의 전 과정

에서 도메인 지식을 지닌 상담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 이때의 ‘도메인 지식’은 특정 조건(예. 이론적 지향

-CBT)에 따라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

당 CBT-LLM[27]을 사후 평가한 전공자들이 CBT 관련 전

문성을 충분히 습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또한 해당 연

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특정 이론에 특화

된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론의 충분한 이론과 실

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자동적 사고 기록지 기반 대화 (ChatGPT 재구성)
Fig. 2. Automated thought record-based dialogue (Created 

by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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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담자를 직접 만나는 상담자가 CBT에 특화된 LLM

을 대면상담의 보조도구(예. 심리교육, 과제)로 활용할 경우, 

상담자는 이후 상담 회기에서 내담자와 해당 상호작용을 검

토하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CBT의 핵심 원리 중 하나

인 협력적 경험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협력적 경험주의는 상

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내담자의 경험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적 변화를 끌어내는 접근법이다[26]. 따라

서 LLM과의 상호작용에서 내담자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자와 함께 새로운 통찰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이 생략될 경우, LLM의 개입은 단순한 정보 공유에 

그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2) 수련생 대상 기술 훈련 및 교육 지원

최근 인공지능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상담자 교육 프로그

램이 점차 개발되고 있다[15]. 특히, LLM을 활용한 프로그

램은 생성된 가상 사례나 실제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수

련생의 상담 및 심리치료 기술 (skill)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 가상 사례 실습을 돕는 LLM

LLM은 수련생을 위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내담자에

게 특정 개입을 수행하는 연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습은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지 않아 윤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CBT를 

훈련하는 수련생은 LLM을 통해 내담자가 보고하는 내용에서 

그가 지닌 비합리적 신념들을 재평가하는 가상의 치료적 대

화를 진행할 수 있다[6].

또한 수련생은 CBT와 같은 특정 이론을 익히기 전에, 기

초적인 마이크로스킬(예. 공감, 반영, 경청, 타당화, 재진술, 

요약 등)을 배워야 한다. 한 연구[28]에서는 ChatGPT를 활

용하여 이러한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였

다. 연구자는 총 10개의 가상 내담자 사례를 프롬프트로 제공

하였고, ChatGPT가 내담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ChatGPT가 연기한 내담자의 반응은 진정성, 일관성, 적절한 

감정 표현, 문화적 민감성, 공감, 자기 인식 측면에서 긍정적

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과도하게 이상적인 반응을 보이거

나, 비언어적 반응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28]. 

• 실제 사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LLM

LLM은 수련생이 진행한 실제 상담 대화록을 분석하여 그

들이 수행한 상담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대표

적인 예로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Lyssn이 있다. Lyssn은 상

담 및 심리치료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 플랫폼으

로, 화상 상담 세션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상담 전문가들의 주

석을 통해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상담 대화의 질을 평가한다. 

그림 3에서 Lyssn의 사례 분석 보고서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yssn은 상담자의 일관성, 공감, 반영적 경

청 등의 요소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수련생에게 정량적인 피

드백을 제공한다[29]. 이러한 피드백은 수련생을 지도감독하

는 수퍼바이저가 상담 사례를 더욱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논

의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0], Lyssn을 활용한 수련생과 수퍼바이저 모두 상담 기술

을 익히고 상담 과정에 집중하는 데 이 플랫폼이 유용했음을 

밝혔지만, 동시에 녹화 및 녹취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나타내

기도 하였다.

• 한계 및 보완 사항

LLM을 활용한 수련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상담자 수련의 효과 측면에서 LLM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ChatGPT를 활

용한 수련생의 상담 실습은 전반적인 상담 기술 연습에 도움

이 되었으나, 정서나 공감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비언어

적 요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과 맥락적 이해가 부족하며 인

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공통적인 한계로 지적되었

다[31]. Lyssn과 같은 정량적인 성과 지표를 제공하는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성과 지표의 

수치를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또한, 이론적 지

향을 떠나 모든 상담 및 심리치료는 계량화된 지표로는 측정

하기 어려운 관계 및 과정 기반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치료적으로 매우 강력한 성과 변인들로서 수련생들

이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상담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교환되는 과

정이므로, 실제 상담 자료를 기반으로 한 LLM의 활용에서 내

담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 상담 과정에서는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상담의 과정과 이득, 한계에 대해 내담

자에게 ‘충분히 설명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

아야 한다. 따라서 상담에서 기록된 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해 

상담자와 플랫폼 양측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확인해야 하

며, 인공지능 및 개인정보 윤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지속적

으로 필요하다.

그림 3. Lyssn이 생성한 회기 분석 보고서 예시 (Lyssn 제공) 
Fig. 3. An example of a Lyssn-generated report analyzing 

a therapy session (Provided by Lyssn)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5, No. 12, pp. 3751-3759, Dec. 2024

http://dx.doi.org/10.9728/dcs.2024.25.12.3751 3756

3) 다양한 연구 설계 및 방법론 적용

LLM을 활용하면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예를 

들어 매개변수(mediator)와 조절변수(moderator)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예. 내담자의 

정서적 경험)가 종속변수(예. 내담자의 심리적 성장)로 향하

는 과정이 ‘어떻게’ 또는 ‘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며, 조절 

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향하는 과정을 ‘언제’ 또는 ‘어

디서’ 강화하거나 약화시켰는지를 설명한다. LLM의 적용은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치료적 이론과 구성 개념에 기반하여 

상담 과정과 성과를 실제 자료를 통해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 담화 분석을 통한 상담 과정 및 성과 분석

한 연구[32]에서는 NLP를 활용하여 실제 상담 과정에 보

고된 내담자의 발화 내용에서 감정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모

델을 개발하였고, 내담자가 보고한 부정적인 감정과 모델이 

탐지한 감정이 일치할수록 상담 성과가 더 좋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이는 정서적 경험과 언어적 표현의 일치가 심리적 

회복에 기여한다는 정서적 일치성(emotional coherence) 

개념을 입증한 것이다. 비록 이 연구는 LLM을 사용하지 않았

으나, 상담 및 심리치료에 특화된 LLM을 도입하면 상담자나 

내담자의 자기 보고 및 타인 관찰을 통한 추론을 넘어서, 대

규모 실제 자료를 통한 세밀한 추적과 정교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

• 벤치마크 구현을 통한 심리 측정 및 실험용 사례 생성

또 다른 연구[33]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세트를 활용하여 

성격, 가치관, 정서, 마음 이론, 동기, 인지와 같은 대표적인 

심리적 차원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LLM이 각 심리적 속

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LLM은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에 관련된 단어, 문장 및 가상 사례 프롬프트를 바탕

으로 ‘외향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벤치마크 구현은 

LLM이 학습한 심리적 속성에 기반하여 ‘외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가상 사례를 생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자

가 심리적 속성을 자기 보고 또는 타인 보고 설문지를 통해 

횡단적으로 연구하는 것 외에도, LLM을 활용하여 실험적 검

증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6].

• 한계 및 보완 사항

그러나 LLM을 활용한 연구는 LLM의 내부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6]. 예를 들어, 

LLM이 내담자의 발화를 분석하여 ‘불안’이라는 감정을 도출

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연구자는 LLM이 어떤 근

거와 논리로 ‘불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명확히 파악하

기 어렵다[6]. LLM이 상담 과정의 ‘블랙박스’ 일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LLM 자체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

으로 남아 있다.

역설적으로, LLM을 활용한 연구는 LLM의 한계를 드러내

고 상담 및 심리치료의 본질적 영역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LM이 측정한 대화록 속 ‘공감’이 

실제 상담 관계에서 느껴지는 공감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또는, 상담 관계의 ‘진정성’을 언어나 음성 데이터만

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듯, 

앞서 소개한 두 연구는 언어(문자)에만 의존하여 심리학적 결

과를 도출했다는 점[32]과 대화에서의 역동적이고 상호작용

적인 측면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33]을 각 연구의 한계

로 지적하였다. 상담 및 심리치료는 단순한 정보 처리를 넘어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므로, LLM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논의

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고유성에 관한 후속 연구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

3-3 전문가로서의 상담자 역할

LLM의 도입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라는 전문가가 반드시 수행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LLM의 활

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문적 및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상담자는 

LLM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맡을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책

임을 검토해야 한다. 그림 1의 오른쪽은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 사항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1) 전문적인 피드백과 평가 제시

상담자는 LLM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전문 지식과 경험, 즉 

도메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관리(human-in-the-loop)함

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상담자는 LLM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조정, 활용의 전 과

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더욱 정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피드백을 제공하고 적절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상담자는 도메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서 LLM이 제

공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 및 문제를 정의하고 식별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거나 프롬

프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담 기법이나 심리적 이

론을 LLM이 잘 이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상담자는 개발된 LLM 모델을 조정하는 과정(프롬

프트 엔지니어링 및 미세 조정 단계)에서 전문가로서 주석을 

제공할 수 있다. 상담자는 LLM이 학습한 대중적인 언어 자

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특정 영역(예. 부모-자녀 상호작용)

이나 구성개념(예.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대해 주석을 달아 

모델이 해당 데이터의 맥락과 의미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6].

셋째, 상담자는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제공한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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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통해 LLM이 이론적이거나 상담 기술적으로 적절한 반

응을 생성하도록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2) 윤리적 지침 제시

상담자는 AI 활용에 있어 윤리적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윤리적 쟁점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 및 의사결정

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19],[25]. 따라서 상담자는 LLM의 

활용에 있어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관련 지

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급증하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인

공지능 윤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있지만 (예.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 이러한 지침은 매우 범용적이다. 상

담 및 심리치료는 전문가의 직업윤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

로, 이 분야에서의 윤리적 태도와 행위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

서 상담자는 LLM 활용에서 윤리적 문제(예. 사전 동의, 사생

활 보호 및 비밀 보장, 위기 대응 등)를 고려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LLM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활용될 때, 상담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개발자 모두가 내담자의 복지와 안

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 동의는 상담

에 참여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상담자와 상담 과정에 대한 중

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상담의 본질, 예상되는 결과 및 

어려움에 관해 설명한 후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으로

[34], 내담자의 권리와 상담자의 책임을 존중하는 상담 윤리

의 기본 원칙이다. 내담자를 지원하는 상담자 및 관련 기관은 

사전 동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에게 LLM 사용의 이득, 위험

성,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LLM의 사용이 치료

적 이득보다 손실이 클 경우, 상담자는 합의 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LLM을 포함한 기술을 활용할 때는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을 철저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내담자의 개

인정보와 상담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보안 처리되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AI 관련 정보 윤

리[35]-[36]는 빅데이터나 AI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

용함으로써 정보처리자(예. 기업, 연구기관)나 제3자(예. 서

비스 제공업체)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익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 주체(예. 내담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내담자의 자료에 접

근할 수 있는 LLM 관련 종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

확한 관리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한편, 비밀 보장은 예외적으로 파기될 수 있다. 특히 내담

자의 위기 상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LLM을 활용한 상담 

챗봇이 상담자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대체하게 될 경

우, 위기 상황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상담 챗봇이 내담자의 자살 사고나 행동 가능성을 탐지

할 경우, 프로그램의 대처 수준과 역량이 위기관리에서 핵심 

요소가 된다. 이때, 위기 상황의 정도에 따라 인공지능이 과도

하게 자율적으로 개입하거나(예.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와 동

일하게 대화를 지속함),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예. 자살 

예방 연락처만 일방적으로 공유하고 내담자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담을 종료함) 모두 비윤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LLM은 위기 상황에 대한 역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

고, 내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기 프로토콜을 마련해

야 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LLM(대규모 언어 모

델)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변화와 논의 사항을 제시하였

다. LLM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에

서의 적용을 기회와 한계의 양면에서 분석하였다. LLM 도입

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관한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LLM은 상담자의 

직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첫째, 대면 상담의 보조 도구로 활

용될 수 있으며, 둘째, 수련생의 상담 기술 훈련 및 교육에 기

여할 수 있고, 셋째, 다양한 연구 설계와 방법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도입에 따라 상담자는 도메인 전문가로서 고유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상담자는 LLM의 도입 및 활용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피드백과 평가를 제공하며, 윤리적 지

침과 의사결정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LLM 개발자의 관

점이나 LLM 도입 이전 단계의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되어 있

었고,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LLM의 적용 사례, 직무 변

화,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

하였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LLM 도입에 따른 

상담자의 직무 환경 변화, 필요 역량, 그리고 윤리적 고려 사

항을 분석한 초기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들을 종합하여 검토하

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LLM 도입과 관련된 주제별 

심층 분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LLM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 발

전이 상담 및 심리치료에 미치는 새로운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 

종사자의 관점에서만 서술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관점

을 통합한 연구가 향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러한 다학제적 접근은 LLM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LLM의 도입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실무,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상

담자의 직무와 역할 변화, 역량 발달,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

한 논의를 촉구할 것이다. LLM의 도입은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

에 윤리적 문제와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자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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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인력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상담 및 심

리치료 분야에서 LLM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도 

윤리적 기준 내에서 기술과 인간 중심의 접근이 조화를 이루

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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