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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기술  특성과 도서  사서의 개인  특성이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를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으로 투입하고, 신성과 사용빈도를 사서의 개인  특성으로 투입하 다. 

연구 상은 도서 에서 재직 인 사서 187명이 상이며, 이  165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결과,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은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서의 개인  특성인 신성과 생성형 AI 사용빈도 역시 모두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  사서들이 생성형 AI 사용의도를 높여 도서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tive AI (GAI) and 

librarians’ personal traits on their intention to use GAI. Personalization, interaction, and context 

awareness were considered as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GAI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GAI, while innovativeness and frequency of GAI use were considered as librarians’ personal traits. 

The study targeted 187 librarians working in libraries, and 16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GAI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use GAI. Additionally, librarians’ personal traits, namely innovativeness 

and frequency of GAI use, were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use GAI.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valuable information to help librarians increase their intention 

to use GAI and improve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libra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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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성형 AI가 개인과 사회에 요한 신기술

로 두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AI 경쟁력을 확

보하기 해 AI 련 산 확 , 민간 투자, 인

재 육성 등 AI 기술 발 을 모색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2024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  AI 최고  거버 스인 AI 략최고

의회를 출범(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하

고, 통령 직속 디지털 랫폼정부 원회에서 

｢공공부문 거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에 배포(디지털 랫

폼정부 원회, 2024)하는 등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

인 도서 에서도 용되고 있으며 도서  사

서는 이러한 시 에 합한 AI 리터러시 역량

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데이터에 

한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

낼 수 있는 모델을 통칭하는 개념(Brynjolfsson, 

Li, & Raymond, 2023)이다. 이는 사용자의 

특정 요청(prompt)에 하여 텍스트뿐만 아니

라 이미지, 상, 음성, 코드 등 다양한 콘텐츠

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이한

샘, 유지원, 2024). 2022년 11월, OpenAI가 챗

GPT를 처음 공개하면서  세계 은 인간

이 사용하는 언어로 인간과 컴퓨터 간 이루어

지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처음 경험하게 되

었다. 생성형 AI의 표 인 서비스인 챗GPT

는 출시된 지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넘겼

고, 2개월 만에 활성 이용자 1억 명을 달성하기

에 이르 다(Larsen & Narayan, 2023). 이처럼 

생성형 AI 기술은 방 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자연어로 결과물을 생성하며, 멀티모달 인터페

이스를 통한 AI의 활용, 사용자와의 높은 수

의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로 변

모하 다(이경선, 2024). 한, 생성형 AI는  

산업 분야에 걸쳐 생산성 향상, 자동화, 디자인 

 창작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 인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독창 인 아이

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작업을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

고 있다(이항, 김 환, 2023). 

반면, 4차 산업 명 시 에 AI 기술 발 은 

인간의 일자리를 체할 것이라는 우려 한 계

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은 단순 노동 업무뿐

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등 문직업군에게도 

이 되고 있으며(안상희, 이민화, 2016), 이

는 사서직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도서  사서는 

이러한 시  변화 요구에 맞춰 정보의 수집, 

리, 제공 등의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융합  

창조자, 통찰  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창

조  기획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무엇

보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능력에 한 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박태연 외, 2018). 생성

형 AI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체 향을 최

소화하기 해서는 근로자와 정부, 기업 모두가 

생성형 AI 환경에 히 응해야 하며, 근로

자는 생성형 AI의 발  속도에 맞춰 지속 인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업무에 용할 수 

있어야 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한편, 생성형 AI 련 연구는 주로 기술수용

모델을 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최근에는 생성

형 AI의 기술  특성인 어포던스(aff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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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유도성)요인이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 ‘개인 맞춤

형 도움 제공’, ‘인간처럼 화하기’, ‘맥락 인지’ 

요인이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정  향

을 미친다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유혜리, 민

, 2023; 이진, 2024). 이러한 생성형 AI에 

한 선행연구 부분은 일반 성인이나 학생을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서  사서를 연구

상으로 삼았던 연구는 찾아보기 드물다. 한,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과 이용자의 특성을 

함께 다룬 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

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도서  재직 사서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총 165부의 설

문지를 회수하 다. 구체 으로 생성형 AI의 기

술  특성(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과 개인

 특성( 신성, 사용빈도)이 생성형 AI 사용의

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본 연

구결과가 사서의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한 

요소들을 검증하고, 도서  업무 효율을 높여 도

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

2. 이론  배경

2.1 생성형 AI 개념  특성

2.1.1 생성형 AI 개념

생성형 AI(Generative AI, GAI)는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NLP), 번역 등에서 인간 지

능을 모방하는 데 을 두고 빠른 속도로 발

하고 있으며 인간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도

록 하는 기술이다(Russell & Norvig, 2016). 생

성형 AI는 규모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훈

련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AI의 한 형태로, 화, 이

야기, 이미지, 동 상, 음악, 비디오 제작 등 다

양한 형태의 콘텐츠 생성에 이용되고 있다(양

희태, 2023). 생성형 AI  텍스트 기반으로 가

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챗GPT와 Google

의 Gemini(구 Bard), 마이크로소 트(MS)사

의 Copilot, Meta의 Llama 등이 있고, 국내에

서는 Naver의 HyperCLOVA가 주로 사용되

고 있다(이한샘, 유지원, 2023). 

이미지 분야에서는 ‘Midjourney', ‘DALL-E3' 

등의 서비스가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창의 이

고 독특한 이미지를 결과물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디오 분야에서는 Meta의 ‘Make-A-Video'가 

사용자 설명을 바탕으로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

한다(윤성임, 2024). 상을 편집해주는 Vrew, 

PPT를 제작해주는 gamma를 비롯한 서비스

들은 재까지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

다. 표 인 국내․외 생성형 AI 모델과 제공 

서비스 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국내․외 여러 기업의 

신모델 출시로 인하여 응용 분야가 차 확 되

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의료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환자의 병변

을 식별하거나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법을 개발

하고, 제조 분야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생산 공정을 

개선하 다(정천수, 2023). 이처럼 생성형 AI는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융, 의료, 교육, 술, 

게임, 엔터테인먼트까지 여러 방면에서 극

으로 활용되고 있다(안정희, 박혜옥,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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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발사 기 모델 출시일 제공 서비스 

미국

OpenAI, MS GPT-4 Turbo 2023.11
ChatGPT, GPTs / MS Copilot, 
MS 365 Copilot

Google Gemini 2023.12 (구)Bard(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META LLaMA2 2023.07 Code Llama

Stanford Univ. Alpaca 2023.03 LLaMA 7B Fine-tuning Model

한국

Naver HyperClova X 2023.08 폴라리스오피스 AI, 루이스 등

SKT A. Enterprise 2023.08 문서요약, 문서생성, Q&A 기능

KT MI:DEUM2 2023.10 지니 TV, AICC, AI 통화비서

SAMSUNG Samsung Gauss 2023.11 Gauss Language/Code/Image

Kakao Ko GPT2.0 출시 정 물류, 의료, 융 등 특화 랫폼 제공

국

Huawei PanGu 3.0 2023.07 Pangu-Weather, etc

Ernie 3.5 Ernie 3.5 2023.06 Ernie Bot 3.5

Alibaba Tongyi Qianwen 2023.04
DingTalk, Tmall Genie
오 소스 서비스형: ModelScope

출처: 정천수(2023), 연구자 재구성

<표 1> 표 인 생성형 AI 모델과 제공 서비스

2.1.2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은 기술 진화 속도

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특성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3가지 주요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개인화’이다. ‘개인화’란 정보기술의 발

에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이용자의 목 에 맞

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김민, 2008; 

이지은, 신민수, 우정은, 2010). 생성형 AI가 이

용자에게 맞춤화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개

인화’라고 명명(Waizenegger et al., 2020, 이진, 

2024)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Moussawi 

(2018)는 AI 챗 이 ‘개인화’된 경험을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것이 상호작용성에도 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 다. 

생성형 AI는 자연스러운 화방식을 통해 이

용자의 특정 요구에 맞춘 지능 이고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Farrokhnia et 

al., 2023; Ray, 2023). 기술 환경에서의 ‘개인

화’는 이용자 경험을 활용해 생성된 응답을 맞

춤화하고 조정하여 사용자의 선호도, 필요, 

화 패턴에 따라 정보와 추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Baek & Morimoto, 2012). 이와 같

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생성형 AI의 ‘개

인화’ 특징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주요 동기

가 된다(Baek & Kim, 2023). 따라서 본 연구

는 생성형 AI의 특성  ‘개인화’가 생성형 AI

의 사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본 연

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이란 사물 혹

은 사람들이 서로 향을 주고받는 행 를 말한

다(이정란, 유동근, 이용기, 2004). 생성형 AI는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즉각 인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진, 

2024).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 하면서 이

용자와의 상호작용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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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사소통방식와 매우 유사해졌다. 특히, 

수원슈아이(Su Wenshuai)와 김학민(2022)의 

연구에서는 카카오톡과 타오바오의 챗 을 연

구 상으로 하여 챗 의 상호작용성 특징인 

‘동시성, 양방향성, 의인화 언어스타일’ 등이 챗

의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

혔다. 생성형 AI를 표하는 챗GPT 역시 

화형식으로 상호작용하며 후속 질문에 답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부 한 요청을 거부하는 등 

상호작용성의 특징을 지닌다(유혜리, 2023).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생성

형 AI의 표  기술 특성  하나로 상호작

용성을 변인으로 선정하 고, 생성형 AI의 기

술 특성인 상호작용이 이용자의 생성형 AI 사

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맥락 인지’이다. 맥락 인지는 생

성형 AI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하여 맥락

을 악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답변을 제공하

는 정도를 말한다(유혜리, 2023). Mygland et 

al.(2021)와 이승 , 이제하, 정두희(2021)의 연

구는 AI 챗 의 필요 특성으로 화 맥락을 이해

해야 한다는 을 꼽았다. ‘맥락 인지’는 Stoeckli, 

Dremel, Uebernickel(2020)의 연구에서 AI 챗

의 어포던스(affordance) 특성으로 처음 제시

되었다. 유혜리와 민 (2023)  이진(2024)은 

생성형 AI의 ‘맥락 인지’ 특성이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악하고 맥락에 맞게 결과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용이성과 유용성을 

높여 생성형 AI의 사용의도를 향상시킨다고 밝

혔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맥

락 인지’ 요인이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2 이용자 특성

이용자의 특성이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진

행되었다. 이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향

을 미치는 이용자 특성 변인으로 AI 리터러시

(이항, 김 환, 2023), 개방성․ 신성․자기효

능감(박 철, 박세린, 2023), 신성․신뢰(김

찬원, 2024), 자기효능감․ 신성․자기표 욕

구(윤성임, 2024), 가치기 ․개인 신성(이리, 

유산산, 이종윤, 2023), 업무기술 합도․생성

형 AI 효능감․업무지식(이윤희, 2023) 등 다

양한 변인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용자의 특성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이

용자의 ‘ 신성’ 요인과 추가로 ‘생성형 AI 사

용빈도’ 요인을 변인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 신성’이란 이용자가 새로운 것을 추구

하거나 신 인 제품  서비스를 극 으로 

사용하는 성향을 말한다(박성제, 이제욱,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 신성이 높을수록 새

로운 정보 기술수용에 정 인 태도를 가지며, 

더 높은 사용의도를 갖게 된다(이승배, 2019). 

이용자의 ‘ 신성’은 신기술 도입에 있어 요

한 역할을 하는 이용자의 특성이며, 상 으

로 기술의 기 단계에서 새롭거나 다른 제품

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성이 높은 개인은 신 인 아

이디어를 채택하는데 열정 이며, 기술 활용에 

한 의지가 높다(윤성임, 2024). 특히 김찬원

(2024)의 연구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으로 

신성과 지각된 신뢰가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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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용자의 특성인 신성을 변인으로 선정하여 사

서의 신성이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어떠한 

향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이용자의 특성  ‘생성형 AI의 

사용빈도’를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선정하 다. 사용빈도란 이용자

가 생성형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말

한다. 김 은과 박지홍(2021)은 공공도서  이

용자 분석에서 이용자 그룹을 고빈도, 보통, 

빈도로 나 어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지식교류

가 높아지고 공공도서 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다고 분석하 다. 김 두(2023)의 연구에서

도 생  이용자 분석을 통해 방문빈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소비자들이 생  이용 경험에 차

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생성형 AI의 

사용빈도에 한 논의는 이윤희(2023)의 연구

에서 이용자의 생성형 AI의 사용빈도가 많을

수록 사용성과가 높아지며, 이는 생성형 AI 사

용의도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사서의 특성으로 ‘생성형 AI 사용빈도’가 생성

형 AI 사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살펴

보고자 한다. 

2.3 선행연구

AI 기술(인공지능, 생성형 AI, AI 스피커 등)

이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다

양한 기술수용모델을 용한 선행연구들이 진

행되었다. 주로 자기효능감이나 사회  동조, 

인지된 자율성, 공감성 등의 이용자 특성 변인

과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이 기술 사용의도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이다

(김수상 외, 2019; 박 철, 박세린, 2023; 유우

새, 정속양, 2023; 유혜리, 민 , 2023; 최지웅, 

2023). 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을 

용한 연구들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어포던스

(affordance) 요인  개방성, 신성, AI 리터

러시와 같은 요인들이 생성형 AI 수용 태도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박 철, 박세린, 2023; 유혜리, 민 , 

2023). 

통합수용모델(UTAUT)을 용한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었는데, 김효정과 나종연(2017)은 

O2O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빈

도가 이용자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도출하 다. 한, 서웅과 장수빈(2024)

의 연구에서 통합수용모델 향 요인(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이 교사

들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한 생성형 AI 사

용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

다. 특히, 이항과 김 환(2023)의 연구에서는 

통합수용모델 향 요인이 이용자의 디지털 리

터러시와 챗GPT의 사용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부분은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혹은 이용자 특성에 

을 맞추어 양 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두 가지의 특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다

양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생성형 AI와 소통하

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며, 생성형 AI의 다양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해서는 이용자의 올바른 

활용 능력에 한 필요성이 차 강조(윤성임, 

2024)되고 있으므로,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과 이용자의 특성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큰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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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에는 도서  기능의 확장으로 사

서의 생성형 AI 활용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서 과 사서를 상으로 한 연구도 진

행되었다. Lund와 Wang(2023)은 도서 에 생

성형 AI가 어떤 향을 미쳤는지 분석하 는

데, 도서 의 검색시스템, 참고  정보서비스, 

목록  메타데이터 생성 등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다. 다만, 생성형 AI 사용에 따

른 정보편향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지 재

산권 등의 윤리  문제가 도서 의 사명과 가

치에 부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 다. 

김지수, 강수정, 권선 (2023)은 최 로 학

교도서  사서 교사를 상으로 집단인터

뷰(FGI)를 실시하여 사서에게 필요한 생성형 

AI 활용 역량과 환경(인 라)요인에 해 제

시하면서, 사서교사들의 AI 역량 강화를 해 

생성형 AI(챗GPT)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 

특히, 박옥남(2018)은 4차 산업 명 시 에 

도서  발 을 해서는 사서의 신성이 요

하다고 하 으며, 사서의 신성을 향상시키기 

해 도서  장의 산업수요를 반 한 실무

심형 사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 사서의 

문성 향상을 한 사서교육에서는 정보기술

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서  서비스를 창

조하고, 정보기획 설계자와 창작자로서 창의

이고 융합 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옥남, 2018). 

이처럼 생성형 AI에 한 다양한 연구를 진

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도서  재직 사서의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과 사서의 특성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가 도서  사서의 생성형 AI 사용의

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고, 이

는 사서의 AI 리터러시 역량 증 를 한 기

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이를 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생성

형 AI 기술  특성과 사서의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모델1은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인 

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고, 모델2는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과 사서

의 신성을 함께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모

델3은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개인화, 상호

작용, 맥락 인지)과 사서의 특성인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Pearson 상 분석, 

계  다 회귀분석 순서로 분석하 고, 생성

형 AI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

차 으로 검증하 다. 

3.1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독립변인들

이 도서  사서의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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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본 논문은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과 사서

의 특성이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지에 해 계  다 회귀분석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모델1의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요인은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모델2의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요인과 사서의 개인  특성인 신

성은 생성형 AI의 사용 의도에 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3. 모델3의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요인, 사서의 개인  특성인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는 생성형 AI의 사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은 생성형 AI의 사

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사서의 신성은 생성형 AI의 사용의도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사서의 생성형 AI의 사용빈도는 생성형 AI

의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본 연구는 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심

으로 생성형 AI 기술  특성과 사서의 특성이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3.2 측정지표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인 

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와 사서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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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인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  사용의

도와의 계를 악하기 해 문헌 연구를 고

찰하고, 이를 토 로 요인을 도출하 다. 본 연

구에서 선정한 각 요인별 조작  정의는 <표 2>

와 같다.

3.2.1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을 측정하

기 해 이진(202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생성형 AI 기술  특성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인화, 상호작용성, 맥락 인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인별 척도는 유혜

리, 민 (2023), Lin, Shao, Wang(2021), 이진

(2024) 등의 연구를 참고하 다. 이 도구는 총 

12개 문항으로 개인화 6문항, 상호작용 3문항, 

맥락 인지 3문항이며, 모든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기술  특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선행연

구인 이진(2024)의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는 .76~.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가 .73이었다. 

3.2.2 사서의 신성 특성

본 연구는 사서의 개인  특성  신성을 

변인명 조작  정의 참고 문헌

생성형AI의

기술  특성

개인화 
사용자의 질문에 개인화된 맞춤 답변을 제공한다

고 인지하는 정도

유혜리, 민 (2023),

이진(2024),

유우새, 정속양(2023),

Lin, Shao, & Wang(2021)

상호작용
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상호작

용을 한다고 인지하는 정도

유혜리, 민 (2023),

이진(2024), 

김창수, 이성호, 오은해(2011)

맥락 인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특정한 상황에 맞게 

정확히 인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한 정도

유혜리(2023),

이진(2024)

사서의 특성

신성

생성형 AI 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다른 

사람에 비해 먼  사용하고 극 으로 받아들이

려는 개인의 개  성향이나 태도의 정도 

김찬원(2024),

윤성임(2024),

박 철, 박세린(2023),

Yilmaz & Bayraktar(2014),

Kim, Kim, & Han(2021), 

성동규(2012)

생성형 AI

사용빈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빈도

김 정, 이제욱(2021),

김효정, 나종연(2017),

Al-Emran, Arpaci, & Salloum(2020),

이윤희(2023)

사용의도
생성형 AI를 지속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

이진(2024),

윤성임(2024),

유혜리, 민 (2023),

박 철, 박세린(2023) 

<표 2> 본 연구에서 생성형 AI 기술  특성과 이용자 특성의 조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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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해 김찬원(2024)의 도구를 본 연구

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이 도구는 

이용자의 정보기술에 한 신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에 한 개인의 

극성이나 능동성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 도구는 5  Likert 척도로 측정

하며, 수가 높을수록 신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선행연구인 김찬원(2024)

의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

는 .71~.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크

론바흐 알 (Cronbach's alpha)가 .80이었다. 

사서의 개인  특성  생성형 AI 사용빈도

는 연구 상자인 도서  사서의 생성형 AI 사

용에 한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매우 드물

게(1)’부터 ‘매우 자주(5)’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김 은과 박지홍(2021)은 공공도

서  이용자 분석에서 이용자 그룹을 고빈도, 

보통, 빈도로 나 어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지

식교류가 높아지고 공공도서 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다고 분석하 다. 한 이윤희(2023)는 

이용자의 생성형 AI의 사용빈도가 많을수록 

결과 성과가 높아져 생성형 AI 사용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

처럼 생성형 AI 사용빈도는 생성형 AI 사용의

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3.2.3 생성형 AI 사용의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생성형 AI 사용의도

는 생성형 AI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로 정의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김찬원(2024), 박 철과 박세린(2024), 윤성임

(2024)등은 사용자 요인  신성 요인이 생

성형 AI의 사용의도와  계가 있음을 밝

혔다. 마찬가지로 이진(2024), 유혜리(2023)도 

각각 확장된 기술수용모델과 확장된 통합기술수

용모델을 심으로 생성형 AI의 특성인 개인

화(개인화된 도움제공), 맥락 인지, 상호작용

성 등이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박 철과 박세린(2024)의 측

정도구를 연구의 목 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총 2개의 문항

으로 구성하여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고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값

이 .875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선행연구

에서 참고하 고, 세부 항목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재직 도서  사서를 상으로 2024년 4월 14일

부터 4월 24일까지 11일간 구  링크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187부를 회수

하 다. 설문 상은 학교도서 의회, 문도

서 의회, 학도서 의회, 공공도서 , 국

립도서  재직자 모임 등을 통해 모집하 다. 이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 없거나 답변을 락

한 응답 결과는 제외하고, 총 165부를 분석에 활

용하 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 상 분석, 계  

다 회귀분석 순서로 분석하 다. 우선 SPSS 

25.0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값을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림 1>의 모형을 계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세 개의 모델에 따른 생성

형 AI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

증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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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설문문항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개인화 생성형 AI는 나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호작용 생성형 AI는 나와 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맥락 인지 생성형 AI는 특정 상황에 련된 구체 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사서의 

개인  특성

신성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한 정보를 극 으로 찾는 편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용된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용된 제품을 이용하는데 주 함이 없는 편이다. 

생성형 AI

사용빈도
나는 생성형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사용의도
나는 생성형 AI를 주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지속 으로 이용할 것이다.

<표 3> 설문문항

4. 데이터 분석

4.1 인구통계학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

 조사 상인 사서의 성별은 여성이 126명

(76.4%)으로 남성 39명(23.6%)에 비해 많았다. 

학력은 학 졸업이 106명(64.2%)으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석사 졸업 이상이 53명(32.1%), 

문 학 졸업 6명(3.6%) 순으로 많았다. 나이는 

30 가 46명(27.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  45명(27.3%), 20  37명(22.4%), 50  

36명(21.8%), 60  이상 1명(0.6%) 순으로 분

포되어 있다. 근무경력은 5년 미만 63명(38.2%)

으로 제일 많았고, 5년 이상~11년 미만이 36

명(21.8%), 21년 이상 34명(20.6%), 11년 이

상~16년 미만 21명(12.7%), 16년 이상~21년 

미만 11명(6.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이 재직하고 있는 도서  유형은 공공도서  

65명(39.4%)이 가장 많고, 학도서  39명

(23.6%), 국립도서  24명(14.5%), 문도서

 18명(10.9%), 학교도서  12명(7.3%), 사

립도서  5명(3%), 기타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생성형 AI를 

처음 사용한 시기는 1년  103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37명(22.4%), 1~3

개월  13명(7.9%), 3~6개월  12명(7.3%) 

순으로 나타났다.

4.2 기술통계 분석

도서  사서가 인식한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과 사서의 특성인 신성과 사용빈도의 경

향성을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의 평균은 3.26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

로 살펴보면 ‘맥락 인지’가 3.40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개인화’ 3.27, ‘상호작용’이 3.10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성의 평균은 

3.23으로 나타났다. 먼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

디어가 용된 제품을 이용하는데 주 함이 없

는 편인지를 묻는 문항의 신성 3의 평균이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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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39 23.6

여성 126 76.4

학력

문 학 졸업 6 3.6

학 졸업 106 64.2

석사 졸업 이상 53 32.1

나이 

20 37 22.4

30 46 27.9

40 45 27.3

50 36 21.8

60  이상 1 .6

근무경력

5년 미만 63 38.2

5년 이상~11년 미만 36 21.8

11년 이상~16년 미만 21 12.7

16년 이상~21년 미만 11 6.7

21년 이상 34 20.6

재직 

도서  유형

국립도서 24 14.5

학도서 39 23.6

학교도서 12 7.3

공공도서 65 39.4

문도서 18 10.9

사립도서 5 3.0

기타 2 1.2

생성형 AI를

처음 사용한 시기 

1년 103 62.4

6개월~1년 37 22.4

3~6개월 12 7.3

1~3개월 13 7.9

<표 4> 응답자 일반 황 빈도분석

 (N=165)

구분 변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생성형 AI 기술  특성

상호작용 3.10  .86 -.03 -.46

개인화 3.27  .82 -.19 -.92

맥락 인지 3.40  .92 -.45 -.17

평균 3.26  .87 -.22 -.52

사서의 신성

신성 1 3.38  .88 -.23 -.11

신성 2 2.85  .84  .10 -.03

신성 3 3.46  .86 -.05 -.36

평균 3.23  .86 -.06 -.17

생성형 AI 사용빈도 사용빈도 3.54 1.05 -.87  .10

<표 5> 변인별 기술통계 분석

 (N=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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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나 아이디어에 한 정보를 극 으로 

찾는 편인지를 물어보는 신성 1의 경우 평균

이 3.38로 나타났다. 이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용된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를 묻는 문항인 신성 2의 경우 평균이 2.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측정변수의 표 왜

도는 2보다 작고 표 첨도가 7보다 작으면 자료

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15),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정규성 가정을 만족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상 계 분석

변수들의 상 계를 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사용하 다. 상 분석의 상 계수

는 -1~+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

록 두 변수 간의 선형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상 계수 앞에 (-)가 있으면 부(음)의 상

계로 두 변수의 방향은 반 이고, (+; 아

무표시 없음)은 정(양)의 상 계를 의미하

므로 같은 방향의 선형 계를 나타낸다. 상

분석의 특징은 일정한 상수로 곱하거나 나 거

나 빼거나 더해도 그 상 계수는 바 지 않는

다(서의훈, 2018). 상 계 분석은 <표 6>과 

같다. 생성형 AI 사용빈도와 생성형 AI의 지속

인 사용의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상 계

수가 .46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신성과 생성형 AI의 지속

인 사용의도를 보면, 상 계수가 .361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과 생성형 AI의 사용

의도의 계를 보면 .425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사서의 신성과 생성형 AI 사용빈도가 높

아지면 생성형 AI의 지속 인 사용이 많아짐

을 의미하며,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이 높아

지면 역시 생성형 AI의 사용의도가 높아짐을 

보여 다.

4.4 계  다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최소제곱의 원리에 의해 방정식

을 이용하여 변수 x와 y의 측  계성을 

악하는 것으로 x의 값을 알 때 y의 값을 측

할 수 있으며, 측  계성을 다루기 때문에 

x인 독립변수를 측변수, y인 종속변수를 

거변수라고 부를 수 있다(양병화, 2013). 다

회귀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를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안 호, 임

병훈, 2013).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수인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사서의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

변수 사용의도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사서의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

사용의도 1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425 1

사서의 신성 .361 .000 1

생성형 AI 사용빈도 .465 .355 .234 1

<표 6> 변수 간 상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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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생성형 AI

의 기술  특성과 사서의 신성,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사서의 신성  생

성형 AI 사용빈도로 변수를 키워가며 각각의 

체계가 어떻게 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모델1

은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요인만을 분석하

고, 모델2는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과 사

서의 신성을 함께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모델3은 생성형 AI의 기술, 사서의 신성, 생

성형 AI 사용빈도를 모두 분석하 고, 각 계

모델 사이의 차이를 살펴 으로써 각각의 변수

가 모델의 차이에 따라 설명력이 어떻게 변하

는지와 어느 모델의 설명력이 더 좋은지를 살

펴보았다.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델1, 모델2, 모

델3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다. 모

델1은 F값이 35.87로 p<0.001 수 에서 종속변

수를 설명하고 있다. 모델2의 F값은 36.498로 

p<0.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모형이

다. 모델3의 F값은 32.176으로 p<0.001 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모형이므로, 3개의 모

델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다.

계  다 회귀의 특성상 생성형 AI의 기

술  특성, 사서의 특성인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 련한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3의 

값은 .375이며, 수정된 값은 .363이다. 이

는 모델1의 값 .180, 수정된 값 .175와 모

델2의 값 .311, 수정된 값 .302보다 더 높

아, 모델3이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이 가장 높

다고 할 수 있다.

다 공선성(Variation Inflation Factor)은 1

부터 무한 가지 수를 가지므로 1이상부터 10

이하는 다 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VIF는 10이하이므로 다 공선성 

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

움으로 자기상 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

모형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p)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화 오류 β 공차 VIF F값

모델1
(상수) 3.706 .055 67.473 <.001

35.865**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330 .055 .425  5.989 <.001 1.000 1.000

R=.425a,  =.180, adj. =.175, 수정값의 표 오차=.71

모델2

(상수) 3.706 .051 73.347 <.001

36.498**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330 .051 .425  6.510 <.001 1.000 1.000

사서의 신성  .280 .051 .361  5.533 <.001 1.000 1.000

R=.557b,  =.311, adj. =.302, 수정값의 표 오차=.65

모델3

(상수) 4.443 .188 23.692 <.001

32.176**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253 .052 .325  4.862 <.001  .867 1.154

사서의 신성  .229 .050 .295  4.588 <.001  .937 1.067

생성형 AI 사용빈도  .208 .051 .280  4.066 <.001  .819 1.221

R=.612c,  =.375, adj. =.363, 수정값의 표 오차=.62, D-W=1,975

*p<0.05, **p<0.01

<표 7> 계  다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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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변수에 이상은 없다. 

유의수 은 p<0.05를 기 으로 하 다. 0.05보

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델3을 살펴보면, 먼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에서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253으로 나

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862 

(p<0.001)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의 신성을 살

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22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588(P<0.001)이

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사용빈도를 살펴보

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208으로 나타났다. 검

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066(p<0.001)이

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과 도서  사서의 개인  

특성(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이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연

구를 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생성형 AI 사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후, 

재 도서 에 재직 인 사서 187명을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25.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고, 기술통계분석, Pearson 상 계 분석,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모델1에서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요인인 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는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혜리와 민 (2023), 이진(2024)의 연구에서 

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가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챗GPT와 같은 생성성 AI는 첫 

등장 이후 구 과 마이크로소 트(MS)사 등

을 통해 지속 으로 발 되어 왔다. 이 과정에

서 기술  요인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의 사용의도를 높 다. 이 에서

도 특히 상호작용성은 이용자와 생성성 AI 간

의 지속 이고 반복 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사용의도를 높이는데 주요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 한, 지속 인 생성형 AI 모델 

기능 강화와 신규 모델 등장으로 생성형 AI 맥

락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이용자의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 낭비가 경감되었다. 이러한 생성

형 AI의 기술  특성은 생성형 AI 사용의도가 

증가하는 결과에 정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분석결과 모델2에서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요인과 사서의 신성은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사서의 특성으로 ‘

신성’은 새로운 기술을 다른 사람에 비해 먼  

사용하고 극 으로 받아들이려는 개인의 개

 성향 는 태도의 정도를 말한다(김찬원, 

2024).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의 특성  신성 

요인이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박 철, 박세린, 2023; 윤성임, 2024) 결과와

도 일치한다. 한 사서의 신성이 도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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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박옥남(2018)

의 연구결과를 통해 정보기술이해를 바탕으로 

장 심의 사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한, 석 희(2023)는 도서  사서 

상 인공지능기반 ICT 교육, 련 콘텐츠 개

발 로그램 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도입하여 사서의 업무 완성도와 직무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고, 김철희(2022)

는 신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성과도 높아지기 

때문에 구성원의 신에 한 태도와 능동 인 

참여, 그리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요하다고 

강조하 다. 이를 해 조직 내 자율   창의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황보윤과 배근석(2017) 역시 조직 구성원의 

신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 구

성원의 신 심도를 높이기 한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를 종

합하면, 도서  사서의 신성 향상을 해 

신 련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서

의 신성을 높여 도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분석결과 모델3에서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요인과 사서의 특성인 신성  생성

형 AI 사용빈도는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사서의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 요인을 모두 투입

하여, 각 계 모델 사이의 차이를 살펴 으로

써 각각의 변수가 모델의 차이에 따라 설명력

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어느 모델의 설명력이 

더 좋은지를 살펴보았다. 검증결과, 3개의 모델

이 모두 합한 결과를 보 으나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 사서의 특성인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3이 모델1과 

모델2보다 종속변수를 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이윤희(2023)의 연구에서 생성형 AI를 사

용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사용성과가 높아지며, 

생성형 AI 사용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

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도서  

장에서 사서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이용이 이루어져 

도서  업무에 활발하게 반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인 

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 요인과 사서의 특

성인 신성, 생성형 AI 사용빈도 요인이 생성

형 AI의 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검증하 다. 앞으로 생성형 AI의 기

술  특성은 더욱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것이며, 

이에 한 연구도 차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

다. 생성형 AI 기술은 이처럼 변하면서 산업

계를 넘어 교육계  정부  공공기  서비스

에 신 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4차 산업

명의 시 에 생성형 AI 기술 도래에 따른 도서  

서비스는 더욱 유연하고 능동 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한 사서의 신성은 도서  발 에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박옥남, 2018). 공

공기 으로서의 도서 과 정보 문가로서 사

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서의 신

성을 높여 생성형 AI 사용을 통해 도서  서비

스 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연구 상을 도서  종 

체 사서로 실시하 다는 이다. 각 도서  

종별로 재직 사서들의 생성형 AI 활용 분야

와 목 ,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은 각각 상이

할 수 있으며, 사서의 담당 업무에 따라 생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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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종별, 담당업무별 도서  

사서들의 표 집단인터뷰(FGI)  심층 인터

뷰(IDI)를 통해 사서들의 생성형 AI에 한 인

식  사용의도 등을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서

의 AI 리터러시 함양과 도서 의 경쟁력 향상

에 큰 발 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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