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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방, 사회, 문화 등에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울증 및 자살 
사망자의 감소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함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조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상담 기술 등이 활용된다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군함정 승조원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고 도움을 주는 
AI 상담로봇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AI를 활용한 
우울증검사, 상담검사, 면담기록부 자동화, 비정형데이터 
텍스트 분석 등 구체적 사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이 실제 적용된다면 해군함정 승조원이 정신 건강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trategic development plans in various field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announced, focusing on 
government ministries in defense, society, and culture. In 
line with this trend, an approach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eded to reduce the number of depression 
and suicide deaths in Korea, which accounts for a very high 
proportion among OECD countries. Among them, it is 
thought that the effect will be great if artificial intelligence 
counseling technology is used for navy ship crews. 
Focusing on this point, this study suggested a plan to use 
an AI counseling robot that measures the mental health 
status of navy ship crews and helps them. Specific issues 
such as depression tests, counseling tests, interview 
records automation, and unstructured data text analysis 
using AI have been proposed, and if these parts are 
actually applied, navy ship crews are expected to work in 
a mentally health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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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는 인공지능 출현과 발전으로 인해 약 250년 전 최초의 산업
혁명 당시와 같은 문명사적 변화의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
트웨어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 네트워크, 컴퓨터 자원이 결합하여 
기존 사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국내에
서도 이런 흐름에 맞추어 국방, 사회, 문화 등에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을 활용한 전략적 육성 계획
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되고 있다[1]. 그 중에서 심리학적 치료에 AI

가 적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울증 및 자살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접한 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OECD 국가별 비교한 결과를 통해서 그 정도는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우울
증 유병률이 36.8 %, 자살 사망자는 하루평균 36.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2].

국가적으로 이러한 자살 사망자의 높은 비율은 군 장병들의 전체적인 
군기사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군의 군기사고는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10년간 연평균 65.5건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에 비
해 2.6배 높은 수치로 66건의 군기사고 중 95.4 %가 자살 사망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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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큼, 군대에서 자살 사고의 빈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
다[3].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의 20대 남자
와의 비교를 통해 비교적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군에서의 
자살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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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10만명당 일반 국민(20대 남자)과의 자살자 비교[3]

군대에서의 자살 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서도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에서 2022년 4월 중 1주
일 동안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며, 이를 포함해 최
근 1년간 승조원 7명이 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미 해
군은 조지 워싱턴함의 상황을 임무 수행 불가 상황으로 
판단하고 인근 해군 시설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7명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을 기반으로 조지 워싱턴함의 지
휘 풍토와 문화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함정
의 다른 인원들을 위해 선박 심리학자, 회복력을 돕는 카
운슬러를 포함한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함정으로 급파
하였다[4]. 

우리나라처럼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이루어지고, 급
여, 처우 등이 높은 미군의 경우에도 함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군
에서의 상담이란 “전투력 발휘를 목적으로 상담자 및 상
담대상자와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담대상자
로 하여금 문제해결 및 잠재능력 개발을 향상시키는 활
동”이며 일반적인 심리상담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5].

더군다나 군내에서 상담대상자인 다수의 장병들은 개
인 신상문제와 선임병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부대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전입신병 및 초급간부는 새
로운 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부대적응 어려움
이나 각종 병영 갈등으로 인한 고충 등 다양한 유형의 피
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6]. 국가적으로 높은 자살율

과 그중에서도 20대 남자의 경우 일반 국민 대비 군대에
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양한 심리상담 시행, 전문 상
담 인력의 확충 등의 노력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병들 개
개인에 맞춤식의 상담은 지극히 제한되는 상황이며 특히 
해군 함정의 경우 매번 출동 시 전문 상담사가 함정에 탑
승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체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기반
으로 한 로봇 및 AI를 활용한 전문 상담로봇을 활용한 해
군의 함정 근무자 신상관리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신상관리를 위한 AI 상담 기술적용 사례

디즈니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Fig. 2)’에 등장하는 의
료용 로봇 베이맥스는 형을 사고로 잃고 괴로워하는 주인
공 히로 아르마다를 살펴본 후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
이 아프다’는 진단을 한다. 이후 베이맥스는 히로와 함께 
모험하며 상처받은 주인공의 마음을 치료해 준다[7]. 이 
영화 속 이야기가 조만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AI 기반의 심리상담 기술이 빠르게 발전
하여 이제 집에서 AI에게 슬픈 일을 털어놓는 상황이 주
변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웹 또는 모바일 기반 온라인 심리치료들이 정
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
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챗봇이나 대화형 에이전트와 같이 
내담자와 치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외에서 개발된 AI 기반 심리치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웹 기반 심리치료, 모바일 기반 대화형 에이전

Fig. 2. 영화 빅히어로 한 장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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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대화형 AI 내담자 클라이언트 봇, 가상현실 기반 면담
자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 2016년 개발된 치료 챗봇 앱인 ‘레플리카: 나
의 인공지능 친구’는 누적 총 다운로드 횟수가 500만 건
에 달하며, 2021년 평균 월간 사용자 수가 50만 명에 이른
다[8].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플리카는 구글과 오
픈 AI의 텍스트 생성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단순
히 지정된 단어에 대한 답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사용
자 경험의 축적을 통해 진화하고 공감하는 챗봇으로 발전
하였다. 또한, AR 기술의 활용으로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가상의 상황이지만 실체를 구현하므
로써 친밀감을 향상시켰다.

Ryan Social 로봇은 치매환자들의 AI 상담역 로봇으로 
Fig. 4와 같이 내담자의 얼굴을 보고 이들의 감정상태를 
파악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얼굴표정을 하면서 우
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자연스러운 대

화로 상담을 실시한다. 로봇이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데
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담 후 우울 지수가 평균 15 %, 

불안감 수치는 10 %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소
된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봇을 통한 상담에 대한 만
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9].

이러한 부분을 멘털 헬스케어 시장의 영역으로 판단하
고 AI를 이용한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마인드스트롱
(Mindstrong)은 스마트폰을 쓰는 행동 패턴을 수집해서 
인지 기능과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클라리젠트 헬스(Clarigent Health)는 환자와의 대화 음
성을 분석해서 의사에게 자살 위험을 예측해주는 서비스
를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워봇랩스(Woebot Labs)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는 챗봇을 개발하였다. 엑스퍼테크놀로지가 개발
한 AI 로봇은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가 낯선 사람과 환경, 

복잡한 장비,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
스와 외로움을 덜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
록 지원한다.

2.2 AI 상담 기술

AI 상담과 관련된 기술로는 자연어 처리, 대화형 에이
전트가 공감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 그리
고 자기학습 과정을 통해 인간의 도움 없이도 지속적인 
발전을 시도하는 AI 등이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이미지, 텍스트 등) 데이터 획득과 데이
터 가공 및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생성
단계를 통해 서비스로 산출된다[10]. 

AI 상담로봇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요한 기술을 정
리하면 Table 1과 같다. 물론 이러한 기술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표에 정리된 기술도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파생
되는 세부 적용 기술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얼굴인식 
및 인증 기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영상 인
식 기술,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 이를 종합하여 적용하는 
딥러닝 기술 등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어야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한 명만 집중할 
것인가 여러 명을 동시에 확인하며 이상징후 인원을 식별
하여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카메라 영상신호 다중 처리 
프로세스 기술이 필요하며, 사람의 얼굴을 다중의 분석
점으로 구분하여 특성 검출, 측면 영상 분석, 빛의 밝기에 
따른 영상 보정기능, 기존 보유 사진과의 비교 알고리즘, 

해상도 개선 기술 등이 필요하다. 

Fig. 3. 레플리카(Replika) APP의 채팅 및 AR 기능[8]

Fig. 4. Ryan social 로봇 이미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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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종류 내용

얼굴인식 및 
인증 기술

상담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지정하는 기술,
사용자 인증을 통해 개인별 관리 등

음성인식 및 
합성 기술

음성을 인식하여 text 자동화 및 합성 가능 기술,
AI가 text를 음성화하여 표현 가능 등

대화 및 
질의응답 기술

정형화 답변, 개별 맞춤형 답변, 각 답변별 사용자 인식 
및 호응도에 따른 대화 표현법 적용 기술 등

디지털 휴먼 
기술

기계적 특성보다 사람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외관, 목소리, 분위기 등 접근성 고려 등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

주기/비주기적 정보 업데이트, 이전 기록과 비교/분석, 
모니터링 제공, 표준화/정형화 기능 등

Table 1. AI 상담로봇 적용 가능 기술

이상의 기술들을 기본으로 AI 상담로봇을 함정에 설치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구현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적용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2.3 해군 함정근무의 특징

출항하면 24시간 잠들지 않고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군
함, 해군 함정에서의 당직근무는 전투력 유지와 함정 운
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장병들은 특
별한 3직제 당직근무를 서게 되는데 1인이 교대로 8시간
씩(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연속적인 당직근무를 수행
한다. 함정이 출항하면 함정 승조원은 모두 항해당직에 
편성되어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기때문에 항해 중 오전
과업은 야근자 기상시간을 고려하여 1000시부터 시작되
는 등 짜여진 과업시간 속에서 완벽한 임무수행을 기본으
로 한다[11]. 이에 따라 함정에서 좁은 생활공간, 예를 들
면 수면 공간과 식사 장소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상황
에 따라 즉각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해군 함정근무는 매일 8시간씩의 근무를 기
본으로 하며, 좁은 침실 공간 등의 함정 생활환경 속에서 
승조원들은 주어진 특수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체
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함정이라는 공간
은 좁고 격리된 공간의 근무환경 속에서 병사와 병사 또
는 병사와 간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 가능
한 구조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 이는 평상시 승조원에 대
한 정확하고 세밀한 신상 파악과 이에 따른 충분한 면담

과 즉각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3. 해군 함정 적용방안

3.1 상시 정보수집을 통한 AI 상담부스 연계

얼굴 인식 및 얼굴 표정 인식을 위한 기술은 이미 다양
하게 공개되어 있는 영상 인식기술과 신경망 학습 알고리
즘 등의 딥러닝 기술, AI 등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처리 
가능하다. Table 2와 같이 함정 식당에서 식사 시 대화하
는 입모양과 씹는 입모양을 구별하기 위한 구성방법을 적
용함으로써 식사 중 대화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구분 내용

기본 개념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중앙부를 특징점으로 
추출하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간격 변화로부터 
대화하는 것인지 음식물을 씹는 것인지를 구별

식사 여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음식을 씹고 있는 것

대화 여부 위 간격이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면 
대화하는 것으로 판단

정보 획득
대화하는 정도는 씹는 상태를 제외한 
입술이 움직인 시간을 측정하여 
식사 시 발언 시간을 정량적으로 획득

Table 2. 입모양 변화를 통한 AI 판단

예를 들어, 추출된 얼굴 영상에서 얼굴 전체 형상, 눈, 

코, 입의 위치, 턱 형상 등 얼굴의 요소들을 추출하고, 추
출된 요소들로부터 얼굴 표정을 인식하기 위한 특징을 추
출하여 이전 얼굴의 영상과 비교함에 따라 개별 병사의 
표정 변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함정 출입시에 얼굴인증, 식당 CCTV에 의한 표정 분
석, 식사 여부 파악 등 상시 정보수집 및 AI 분석결과에 의
해 우울증 가능성이 소정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무자는 우울증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된 결과에 따라 해당 근무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우울
증 진단 부스(함정 내 설치되는 AI 상담로봇이 비치된 부
스)에서 검사할 것을 통보하고, 해당 부서의 신상면담 책
임자에게 스마트 워치로 전파하는 등 함정 내 인력운용 
및 관리와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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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담로봇이 진행하는 상담내용은 아래 Table 3의 
예시(depression test)[12]와 같은 자가진단 테스트를 기
본으로 하되, 표정과 식사 습관의 변화가 감지된 시점에
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질의하고 답변하게 하여 
우울감이 높아진 원인을 파악하며, 그 테스트 결과를 해
당 함정근무자의 개인신상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통지
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문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 동안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①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②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③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④무슨 일을 하면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⑤비교적 잘 
지냈다.

⑥상당히 
우울했다.

⑦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Table 3.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예시항목[12]

이 같은 1차 우울증 검사가 완료된 후, AI 분석결과에 
따라 전문의에 의한 우울증 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B에 기(旣) 구축된 전문의에 의한 우울증 상담 예
약 화면을 활성화하고 전문상담사의 예약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2 AI 상담로봇 및 결과에 대한 활용

우울증 검사 대상 함정근무자가 AI 상담로봇 부스에 들
어와서 착석하면, 해당 병사의 우울증 위험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 영상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우울
증 자가진단을 시작하게 된다. AI 상담로봇의 안내 문구
는 Table 4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함정근무자인 ○○○께서는 최근 얼굴 표정과 식사 습관에
변화가 감지되었고, 그 변화는 우울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정근무자 ○○○은 오늘부로 함정에 전입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으며, 최초 전입 당시의 식당과 숙소 출입 시 얼굴은
아래의 영상과 같았으나, 함정 근무 후 1개월이 지난 
○○월 ○○일 이후부터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식사 시의 대화 빈도도 급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래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은 우울증 위험도가 소정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감지되었습니다. 

Table 4. AI 상담로봇 안내문구 (예시)

AI 상담로봇 부스에서 상담대상 함정근무자는 우울증 
검사 등을 실시한 이후, 상담한 자료는 함정 면담기록부에 
대화내용 등이 자동으로 저장, 문서화되고, 비정형데이터 
텍스트 분석, 리더십 진단도구 및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울증에 대한 진단시 함정근무자의 얼굴 표정에서 우
울증 정도를 1단계에서 중간 정도(5단계), 매우 우울한 상
태인 10단계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함정근
무자의 얼굴 특징값으로부터 실시간 얼굴 표정에 대응한 
우울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다.

상담하는 함정근무자가 AI 상담로봇 부스에서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본인 영
상 등으로 보여주어 솔직하게 자가진단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월 ○○일의 표정 변화, 식사 시의 대화 정도 급격 
저하 등이 감지된 경우, 그 이유를 질의하고 그 답변시의 
음성과 표정을 분석하여 우울감 상승과 병사 일신상 사건
의 연관성을 판단(연관성 강함, 보통, 약함)할 수 있다.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우울
증 원인의 유력한 후보로 판단하여 검사 리포트에 저장하
고, 전문 상담사 상담 및 치료 사례 DB를 기반으로 AI 상
담 로봇에 의해 우울증 원인을 유형화하고 그에 관한 표
준 대응방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데이터를 토대로 AI 로봇의 상담 및 추천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되, 실제 함정근무자 개인의 상담 
및 조치에 대응한 효과 분석(적절한 조치 이후 우울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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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지워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우울증 
원인 유형별 조치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해 지속적인 빅데이터 관리 및 축적 데이터를 이용
한 인공지능 능력 향상으로 인공지능 시뮬레이터 기술을 
군 상담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13].

4. 결론

우리나라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
서 생활의 편의성, 생산성의 향상 등 긍정적 변화와 동시
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협요인이 병영생활
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군내 병영 갈등으로 인한 
피해장병들의 수치를 증가시키고 있다. 

육상생활보다 여건이 어려운 함정에서 이러한 갈등의 
증가는 장병들 개개인의 정신건강과도 연결되어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 단순
히 간부들의 상담역량으로 다루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의 발전과 연계하여 AI를 이용한 상담기법 적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상담로봇을 통해 함
정근무자의 우울증 검사를 하며, 상담한 내용에 대해 면
담기록부에 자동 문서화, 비정형데이터 텍스트 분석, 리
더십 진단도구 및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증가하는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함정승조원에 대한 
신상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함형별, 연령
별, 신분별, 직책별로 분석하여 함정 승조원들에 대한 정
확한 신상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제안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함정 근무자 
신상 관리를 위한 AI 상담로봇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후 실효성을 바탕으로 함정 유형별, 인원 규모 등의 특성
을 고려하여 맞춤식으로 적용해 보는 방안이 유용할 것으
로 생각된다. 실제 적용 시까지 추가로 고민하고 검토되
어야 할 사항이 많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범적용을 통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면 현
실적으로 구축 가능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군내 AI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군 함정에서의 AI 상담로봇 활용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도입되어 실질적인 해군 함
정 승조원의 정신 건강한 상태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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