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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학도서  실무자인 사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도서  서비스 범주별로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 명 

기술 조합을 탐색하고 효과 인 서비스 략을 모색하는 데 목 이 있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4차 산업 명 기술의 

개념과 유형을 악하 고, 국내외 도서  서비스의 기술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 학도서 이 서비스하고 

있는 항목들을 조사하고 범주화하여 학도서  서비스 분야-범주-항목 체계를 정립하 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도서  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별 기술 도입 필요성과 정 서비스 자동화 수 을 악하 다. 

조사 결과 우선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학도서  서비스-기술 조합 9가지를 선별할 수 있었다.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비스 범주별 서비스-기술 략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학도서  서비스의 고도화  효율화를 

해 신기술 도입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무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인식을 통해 서비스-기술 결합을 해 

추진해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mbinations of services and technologies for academic libraries 

to use based on librarians’ perception and establish effective service strategies accordingly. The 

literature review facilitated an understanding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impacting 

the libraries. We discovered how technologies are transforming library services. We analyzed the 

academic library services to categorize their service structure. The survey reveal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echnology for each service category and the appropriate automation levels of services 

based on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The survey results identified nine prioritized combinations 

of academic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ies. Based on the analysis, we proposed the service-technology 

strategies for each category.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exploring the potential for introducing 

and utilizing new technologies to enhance academic library services and exploring ways to combine 

services and technologies based on the common opinion of librarians.

키워드: 4차 산업 명 기술, 학도서 , 도서  서비스, 서비스 략, 사서 인식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academic library, library services, service 

strategies, perception of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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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 명의 도래는 정보환경을 속도

로 변화시켰고, 신기술에 한 심과 용 시

도는 사회 반에서 보편 인 상으로 나타

나고 있다. 도서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응하기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기

획하고 각종 기술을 목하기 한 시도를 펼

쳐나가고 있지만, 여 히 학도서 에 4차 산

업 명 기술이 활발하게 보 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강주연 외, 2018; 박태연 

외, 2018).

학도서  서비스에 신기술 도입 방안을 모

색하려는 시도는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

내 학도서 의 VR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

한 연구(이기 , 정연경, 2020)를 비롯하여, 도

서 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한 방안

을 모색하는 연구(노지윤, 노 희, 2022)도 진

행되었으며, 국내외 16개 도서 에서 운  인 

로 을 분석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  기능 개

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하 다(김경철, 2020). 연

구의 이 특정 기술이나 일부 서비스에만 한

정되는 경우가 다수 다는 에서 포 성이 다

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포 인 방안에 해 논의하는 으로는 

4차 산업 명 시  도서 의 역할과 미래 방향

성에 한 연구가 존재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4

차 산업 명에 한 장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

하여 4차 산업 명 시  응 략  기본 방

향을 모색하거나(박태연 외, 2018), 외부환경

분석(PEST 분석)을 통하여 4차 산업 명 시  

도서  역할과 기능 수행에 해 고찰하고 미래 

도서  구축 략을 제안(한희정 외, 2018)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도

서  반에 고려할 수 있는 략과 방향성을 

제시하 다는 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 측면에서

의 기술 도입  활용 방안까지 다루지는 못하

으므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

었다.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에 한 필요성은 

사서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인 ․물  

자원의 제약과 서비스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 도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도 확

인할 수 있었으므로(박태연 외, 2018; 한희정 외, 

2018), 개별 도서 의 한정된 자원 상황과 여러 

가지 제약요인까지 고려하여 용할 수 있는 

실 인 서비스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단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학도서  장의 기술 활용 

황과 실무자 의견을 악하여 도서 이 제공

하는 모든 서비스의 개별 단 별로 4차 산업

명 기술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서비스-기술 

조합 선별을 통해 서비스 략  방향성을 모

색하고자 하 다. 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모

든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일 으로 도입하

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우므로, 다수의 사서

가 인식하고 있는 우선 순 를 악하고 개별 

도서 의 상황에 맞게 선별 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서비스 략을 제시하 다는 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사례조사, 국내 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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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항목 조사, 국내 학도서  사서 

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고, 

조사 결과에 한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학

도서 을 한 4차 산업 명 기술 활용 서비스 

략을 탐색하고자 하 다.

첫째, 문헌  사례조사를 통하여 4차 산업

명 기술 개념을 악하고 용어 정의를 확립하

다. 실제 국내외 도서   유 기 의 서비스 

장에서 4차 산업 명 기술이 도입  활용되

고 있는 사례를 포 으로 살펴보고 기술 도입

의 이 과 고려사항 등을 악하 다.

둘째, 국내 학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서

비스 항목 황을 조사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각 서비스 항목을 상  범주로 묶

고 서비스 분야와 매핑하는 작업을 통해 서비

스 분야-범주-항목 체계를 도출하 다. 

셋째, 국내 학도서  사서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

비스 범주별 기술 도입 필요성과 정 자동화 

수 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를 통하여 우선

인 도입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학도서

 서비스-4차 산업 명 기술 조합을 선별하

다.

넷째, 일련의 조사와 분석 결과를 모두 종합

하여 학도서 을 한 4차 산업 명 기술 활

용 서비스 략을 제안하 다. 선별한 학도

서  서비스 범주별로 우선 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는 4차 산업 명 기술과 목표 서비스 자

동화 수 , 기술 도입  활용을 해 고려해

야 할 사항까지도 서비스 략에 담아내고자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개념 및 유형

4차 산업 명이라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

제․사회 반에 융합되어 신 인 변화를 가져

오는 차세  산업 명을 의미한다(한국정보통신

기술 회 정보통신용어사 , 2023). 4차 산업 명

의 특징을 융합(hyper convergence), 연결

(hyper connectivity), 지능(super intelligence)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하상우, 

조헌국, 2022). 첨단 정보통신기술이라는 표

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활용기술(ICBMS)

이 고차원의 정보처리 능력(인지, 학습, 추론)을 

구 하는 기술( 계부처 합동, 2016)과 3D 

린 , 로 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

야의 신기술과 결합하여 실 세계에 있는 모

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

을 지능화하는 기술을 포 한다(한국정보통신

기술 회 정보통신용어사 , 2023).

4차 산업 명을 이끄는 핵심 데이터활용기술

로 제시되고 있는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빈도

가 높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 (Cloud), 빅데이터(Big data)

와 해당 기술들을 연결로 묶어주는 모바일 네

트워크 인 라(Mobile), 그리고 기술  인 라 

간의 소통 과정에서 보안(Security)이 유지된

다는 제조건까지 통칭하는 융합기술 개념으로 

융합, 연결, 지능이라는 특징이 잘 드러나

고 있다( 계부처 합동, 2016; 한희정 외, 2018).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 기술의 유형을 분류하

기 하여 특허청(2023)의 기술 분류 체계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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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으로 참고하 다. ‘4차 산업 명 련 新특허

분류 체계’는 17개 기술을 4차 산업 ICT 기반 기

술(6개), 융합 서비스 분야 기술(7개), 산업 기반 

기술(4개) 간의 계를 정리한 체계로 <그림 1>

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특허청, 2023).

연구에서 집 으로 다룰 기술을 선별하기 

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서 도서  분야와 

한 련이 있는 4차 산업 명 기술 유형을 탐색

하 다. 복수의 연구를 통하여 ‘사물인터넷’, ‘클

라우드 컴퓨 ’,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박태

연 외, 2018; 한희정 외, 2018)을 비롯하여 ‘가상

증강 실’ 기술( 황수, 한미경, 장종 , 2017), 

‘인공지능’ 기술(곽우정, 노 희, 2021; 박태연 

외, 2018) 등이 도서 에 도입  활용되고 있는 

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모든 4차 산업 명 기술을 다루기 해서는 

연구의 범 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특허청(2023)의 17  기술 분야 

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  서비스와의 연

성을 악한 기술 6가지만 선별하여 을 맞

추었다. <표 1>과 같이 4차 산업 명 표 키워

드( 융합, 연결, 지능)를 기 으로 6가지 

기술을 정리하고, 각 기술에 한 설명과 시 

서비스를 제시하 다.

2.2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서비스 사례

국내외 학도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서

 유 기 이 제공하는 서비스까지도 범 를 

넓 서 4차 산업 명 기술을 도입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조사를 통해 

살펴본 다양한 사례 의 일부를 간략히 정리

하 다.

2.2.1 소장자료 제공  출 서비스

RFID 기술 기반 자동화 기계를 이용한 무인 

<그림 1> 4차 산업 명 기술 계도(특허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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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특성
4차 산업 명 

기술
설명 련 연구 서비스 시

T1

융합

사물인터넷
각종 사물에 센서와 유․무선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
기 으로 연결하는 기술

정민경, 권선 , 2014; 
Höller et al., 2014

비콘 알림, 이용자 치 알림, 출입  
열람 좌석 배정, 경로 안내,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 스마트 락커, 모바일 출, 
RFID 기반 장서 검  치 식별, 
스마트 센서

T2 가상증강 실

하드웨어를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실을 구 하거나(가상
실), 실세계 에 가상정보를 입
 이미지와 소리를 달하는(증강
실) 기술 

황수, 한미경, 장종 , 
2017

메타버스, 가상 실 디바이스 활용 
시, VR 체험, VR 교육, 도서  투어

T3

연결

클라우드 
컴퓨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서버, 스토리
지, 어 리 이션 등의 높은 확장성
을 가진 컴퓨터 자원에 언제 어디서
든 근 가능한 기술

박태연 외, 2018; 
한희정 외, 2018; 

Mell & Grace, 2011

클라우드 기반 도서  공동 보존 시스
템, 키, 업 웹사이트 개발, 업  
웹문서 개발, 업을 통한 맞춤화된 검
색엔진 개발

T4
차세 /

모바일통신

각종 통신기술이 용된 휴 용 디
바이스가 상호 연동되어 다양한 기
능을 제공하는 기술

김태  외, 2017; 
박태연 외, 2018; 
한희정 외, 2018

모바일 학습, 모바일도서 , 모바일 앱 
무인 출, 클라우드(원격) 린트

T5

지능

빅데이터

빠른 속도로 생산되며 방 하고 다
양한 정형 는 비정형 데이터를 수
집, 장, 처리, 리, 분석하는 일련
의 컴퓨터 모델, 시스템, 는 랫폼 
련 기술

특허청, 2023; 
표순희 외, 2015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서비스, 디지
털 큐 이션 서비스, 도서 추천 서비스, 
치 확인 서비스

T6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의 방법론을 
용한 컴퓨터 로그램을 통해 인

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언어이해
능력을 실 하는 기술

곽우정, 노 희, 2021; 
박태연 외, 2018

지능형 로 , 챗 , 북 , AI 알고리즘
을 통한 도서 검, 안내 로 , 인공지능 
기반 AI 도서 추천  자동 도서 검 
시스템,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자율주
행 드론 등을 통한 실시간 배송 서비스

<표 1> 4차 산업 명 기술 유형  범

출과 반납은 이미 도서  장에 리 활용

되고 있다. 고려 학교, 성균 학교 등 다수

의 학도서 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려 학교 도서 , 2023; 성균 학교 학술정

보 , 2023).

소장자료  지식정보자원 리 측면에 도움

을 주는 기술 도입 사례도 존재한다. 국립 앙

도서 의 인공지능(AI) 기반 도서 주제어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가 도서 정보를 입력하면 AI 

분석을 통해 주제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규모 지식정보자원 리 담당 사서의 업무 경

감  효율 증 에 도움을  수 있다(National 

Library of Korea Labs, 2023).

2.2.2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안내 서비스

이화여자 학교 도서 의 독서 로 일링 서

비스는 이용자가 설정한 심 컬 션, 최근에 이

용자가 서재에 담은 자료, 출한 자료, 이용자 

공, 독서 취향 등의 데이터 항목을 활용하여 

자료를 자동으로 추천하고 있다(이화여자 학

교 도서 , 2023). 일반 인 도서 추천 서비스와 

달리 멀티미디어 자료 추천까지 제공하고 있다

는 에서 차별 이 있다.

2.2.3 외부자료 제공  연계 서비스

한정된 산과 인력, 공간 부족 문제에 직면

함에 따라 도서  간의 유기  력을 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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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보존과 활용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신배재, 곽승진, 2021). 기술 도입  활용 

측면에서도 력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데이터(Wikidata)의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키데이터 일럿 

로젝트는  세계 약 74여 개 기 이 참여한 

동 편목 로젝트로, 국제 인 력을 통해 

유용성, 시성, 비용 효율성이 확보되는 목록

을 제공하여  세계 도서  장서에 한 근

성을 향상하기 한 목 으로 진행되고 있다.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형식으로 동 편

목을 함으로써 각 코드가 여러 노드에 분산 

장되어 있어도 노드 간의 연결을 통해 완결

된 데이터셋에 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통 인 온라인 동 목록보다 월등한 근성을 

보장한다는 장 이 있다(Wikidata, 2023). 이

러한 력 방식을 채택하는 도서 은 데이터 

처리를 한 자원의 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거

한 데이터셋을 온 히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상당한 이 이 있다.

2.2.4 강의자료 지정  제공 서비스

ExLibris 사의 Leganto는 클라우드 기반의 강

의자료 리 시스템 사례로, Backboard, Canvas, 

Moodle 등 학에서 리 활용하고 있는 학습

리시스템(LMS)과의 연동도 가능하므로 강

의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강의자료 이용 황, 이용행태 등

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교수자가 강의 비  

계획 과정에서 주요 단 기 으로 활용할 수 있

다. 클라우드 기반 도서  서비스 리 랫폼인 

ExLibris Alma와도 연동되므로, 도서 에서 자

동화 과정으로 강의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인력의 업무 부담을 이면서도 효과 으로 운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Leganto, 2023). 

2.2.5 신기술/창의 교육  공간 제공 서비스

학도서 이 새로운 디지털 기기  멀티미디

어 기기에 한 교육과 구성원들 간의 업이 

가능한 물리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를 한 가상공간까지 제공하는 사례도 찰되

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 학교(University of 

Oklahoma) 도서 의 가상환경 학술 실험실

(Oklahoma Virtual Academic Laboratory, 

OVAL)은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공간에서 운

되고 있다는 에서 물리 인 공간을 기반으

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와는 구분된다. VR 장

비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OVAL에 속할 수 

있으므로 거리의 제약이 없고, 3D 모델링 콘텐츠

를 통해 실제 공간에서 체험하는 것과 유사한 정

도로 조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시청각 교육보다 월등히 효과 인 방법으로 교

육을 제공할 수 있다(University of Oklahoma 

Library, 2023). VR 기기 없이 웹 라우 를 

통해서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가상 실험

실 솔루션인 Labster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Labster, 2023).

2.2.6 도서  출입 리 서비스

RFID 기반 도서  출입 리 서비스는 이미 

보편화된 사례이다. 새로운 사물인터넷 기술 사

례로는 성균 학교 학술정보 의 비콘 기반 

맞춤형 서비스(노동조, 손태익, 2016). 기존의 학

생증이나 QR 코드 기반의 자동출입 리 시스

템과 비교하여 비콘의 가장 큰 차이 은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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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가 가능하다는 으로, 다양한 서비스

와 연계 가능하다는 에서 유용성이 높다.

출입 리에 얼굴인식(Facial Recognition) 

기술을 실험 으로 도입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Temasek 

Polytechnic) 도서 은 2020년부터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용자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용자 신분을 인증하고 출

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FID 카드 등

을  소지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으므로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 이 있

다(Temasek Polytechnic LibGuides, 2019). 

  3.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항목 조사

국내 학도서 의 서비스 항목을 조사하여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범주별로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 필요성과 정 자동화 수

을 묻는 문항을 설계하기 한 사  작업을 

거쳤다.

3.1 대학도서관 서비스 체계 수립

국내 학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항

목을 조사하여 학도서  서비스 범주를 유형

화하고 체계화하고자 하 다. 서비스 항목 조

사의 기 을 설정하기 해서 Rinfo 학술정보

통계시스템(2022)의 통계자료를 참고하 다. 총 

433개 학도서   직원 수가 많은 순으로 정

렬하 을 때 상  50 까지의 학도서 을 최

종 조사 상으로 설정하 다. 상  순 부터 10

개  단 로 조사 범 를 확장해나갔는데, 상

 50  학까지 범 를 확장하 을 때 더 이

상 추가로 발견되는 서비스 항목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된 학도서  서비스 항목을 바탕으로 

서비스 범주와 서비스 분야를 매핑하는 작업을 

실시하 다. 매핑 작업은 본 연구에 참여한 

자 3명이 교차 검토하고 합의하여 도출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최  조사된 서비스 항목

은 65개 으나 7차례에 걸쳐 반복된 매핑 작업 

 논의를 통하여 최종 으로 49개 서비스 항

목으로 정리하 다.

본 연구의 학도서  서비스 분야-범주-항

목 체계에서 제시된 서비스 분야 분류는 Malpas 

et al.(2018)이 제시한 도서  서비스 임워

크(Library Services Framework)의 9가지 서

비스 분류를 차용하여 도출하 다. 다만, 해외 

학도서 의 경우 ‘학술 출  환을 한 지

원(Transform Scholarly Publishing)’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상당수 제공하고 있으나, 국

내 학도서  환경에서는 매칭되는 서비스 항

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서비스 분야만 학도서

 서비스 분야-범주-항목 체계에 용하 다.

<표 2>는 49개 서비스 항목을 범주화하여 29

개 서비스 범주로 정리하고, 8개의 서비스 분야

와 연결한 학도서  서비스 분야-범주-항목 

체계이다.

3.2 대학도서관 서비스 적정 자동화 

수준 개념 정의

사서가 인식하고 있는 학도서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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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8개) 서비스 범주(29개) 서비스 항목(49개)

A. 원활한 정보 근을 한 
지원

S1. 소장자료 제공  출

야간(근무 시간 외) 출 서비스

분 /캠퍼스 간 출

서가부재도서 신고

소장 자자료 이용

우선 정리

소장자료 출/반납

소장자료 출연장/ 약

연체료/분실  훼손 변상

자료 구입/구독(희망도서/특수자료/ 체자료 등) 신청

S2.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안내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안내

S3. 외부자료 제공  연계(원문 복사, 상호 차, 
국회도서 /국립 앙도서  자료 연계 등)

교내 시스템을 활용한 국회/국  자료 제공

원문 복사

상호 차(타기  도서 출)

S4. e-Learning 제공  연계 동 상 강좌/e-Learning 제공  연계

S5. 부가 시설/서비스(네트워크, 인쇄, 장비 
여 등)

네트워크 제공  이용 안내

인쇄․복사․스캔․팩스 제공  안내

장비 여(노트북/스마트 기기 등)

S6. 교직원 상 자료 배달  리 출 서비스 교직원 상 자료 배달  리 출 서비스

S7. 장애학생 상 자료 교내배달/교외배송  
일 출 서비스

장애학생 상 도서 픽업(일 출) 서비스

장애학생 상 교내배달/교외배송 서비스

S8. 장애학생 상 이용 지원(인력  장비) 
서비스

장애학생 상 기자재/보조장비 지원

장애학생 상 도서  이용 도우미 서비스

B. 교외 이용자에 한 지원

S9. 온라인 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 등) 제공 
 안내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 제공  안내

S10. 학구성원 상 교외 속( 자자료) 제공 학구성원 상 교외 속( 자자료) 제공

S11. 학구성원 상 타도서  이용(방문, 열
람) 권한 지원

학구성원 상 타도서  열람의뢰서 발   방문/열람 
권한 지원

S12. 외부이용자 상 도서  이용(방문, 견학, 
출) 권한 제공

외부이용자 상 도서  방문/견학/ 출 권한 제공

C. 고유 컬 션 활용  보존 
지원

S13. 고문헌/보존자료 제공  안내
고문헌 자료 제공  안내

보존자료 제공  안내

D. 교육 역량  학  과정을 
한 지원

S14. 정보 활용 교육/도서  이용 교육 제공 정보 활용 교육/도서  이용 교육 제공

S15. 강의 지원 교육 제공 강의 지원 교육 제공

S16. 강의자료 지정  제공 강의도서/지정도서(수업교재정보) 지정/안내/ 출

S17. 장애학생 학습 지원 장애학생 학습 지원

S18. 학 논문 작성/제출 지원
학 논문 안내  제출 지원

학 논문 작성 련 1:1 컨설  제공

E. 연구역량  창의력 육성

S19. 학술정보큐 이션 학술정보큐 이션(주제가이드, 데이터 등)

S20. 연구윤리 안내  표  방 연구윤리 안내/표  방  검사 도구 제공

S21. 연구역량 강화 지원(연구 방법  참고문
헌 작성법 안내, 연구 툴 제공, 주제 문서
비스 등)

연구 방법  논문 작성법(데이터 분석, 참고문헌 작성법 
등) 안내

연구 련 도구(tool) 제공  이용 안내

연구지원 컨설 (주제 문서비스 등) 제공

S22. 신기술/창의(VR, AR, 3D 린터 등) 
교육  공간 제공

신기술/창의(VR, AR, 3D 린터 등) 교육  공간 제공

<표 2> 학도서  서비스 분야-범주-항목 체계



 학도서 을 한 4차 산업 명 기술 활용 서비스 략 탐색 연구  103

정 자동화 수 을 조사하기 해 용어에 

한 개념 정의를 진행하 다.

Bariso(2018)는 사람은 조직이나 동료를 이끌고

(lead), 공감하고(empathize), 창조하고(create), 

단하는(judge) 역할을 수행하고, 기계는 거

래하고(transact), 반복하고(iterate), 측하고

(predict), 응하는(adapt)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고 주장하 다. Wilson과 Daugherty(2018)는 사

람과 기계 역할 사이에 간극을 ‘Missing Middle’

이라고 명하 는데, 이 간극을 메우기 해서는 

훈련하고(train), 설명하고(explain), 지속하고

(sustain), 자세히 서술하고(amplify), 상호작

용하고(interact), 구 하는(embody)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Ayinde와 

Kirkwood(2020)는 Bariso(2018), Wilson과 

Daugherty(2018)의 주장을 종합하여 <표 3>

과 같이 활동별 인간-기계 역할 분담 정도를 4

단계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학도서  서비스 자동화에 

한 단 기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yinde와 

Kirkwood(2020)가 제시한 활동별 인간-기계 

역할 분담 정도 4단계 개념을 차용하여 정 서

비스 자동화 수  4단계를 정의하 다. <표 4>

는 각 단계에 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4.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서비스-기술 인식 조사

국내 학도서  사서를 상으로 설문조사

를 통해 서비스 범주별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 

필요성  정 서비스 자동화 수 에 한 인

식과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활용 방안 련 

주  의견을 조사하 다.

Lead Empathize Create Judge Train Explain Sustain Amplify Interact Embody Transact Iterate Predict Adapt

Human-only activity
Human complement 

machines
AI gives human superpowers Machine-only activity

Human and Machine hybrid activities

<표 3> 활동별 인간-기계 역할 분담 정도(Ayinde & Kirkwood, 2020)

서비스 분야(8개) 서비스 범주(29개) 서비스 항목(49개)

F. 학술 역량 홍보를 한 지원
S23. 교원 연구업  분석  홍보 지원

교원 연구업  분석지원 서비스

교원 출 서 도서  비치(홍보) 서비스

S24. 등재  리스트  부실 학술지 정보 안내 등재  리스트  부실 학술지 정보 안내

G. 학습공간 제공

S25. 도서  출입 리 도서  출입 리

S26. 개인 학습연구 공간(열람좌석, 검색실, 
캐럴 등) 제공

개인 학습연구 공간(열람좌석/검색실/캐럴 등) 제공

S27. 장애학생 배려 공간(열람실, 휴게실, 지정
석 등) 제공

장애학생 배려 공간(열람실, 휴게실, 지정석 등) 제공 

H. 커뮤니티 장소  로그램 
지원

S28. 그룹 활동 공간(회의실, 업실 등) 제공 그룹 활동 공간(그룹스터디룸/회의실/ 업실 등) 제공

S29. 독서문화( 시, 강연 등) 로그램  공간 
제공

독서/문화 로그램 제공

독서/문화( 시/공연/강연 등)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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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동화 수  4단계 1단계 완  비자동화 2단계 소극  자동화 3단계 극  자동화 4단계 완  자동화

설명
인력(인간)이 서비스 제공

을 담하는 수

인력(인간) 심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기술(기계)

은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수

기술(기계) 심으로 자동

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인간은 보조 인 역할만 수

행하는 수

기술(기계)가 자동화 서비

스 제공을 담하는 수

Ayinde와 

Kirkwood(2020)의 

4단계 매칭 

Human-only activity
Human complement 

machines

AI gives human 

superpowers
Machine-only activity

<표 4> 정 서비스 자동화 수 (4단계)

4.1 조사 설계 및 진행 과정

학도서  사서 상 서비스-기술 인식 조

사는 <표 5>와 같이 3개 트로 설계하 다. 첫 

번째 트는 서비스별로 4차 산업 명 기술 도

입 필요성, 두 번째 트는 서비스별로 정 자

동화 수 , 마지막 트는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활용 방안 련 자유 의견을 다루었다.

본 설문 진행 , 2차례에 걸친 사  테스트

를 진행하 다. 총 6명을 상으로 사  테스트

를 진행한 결과 도출된 의견을 논의하고 반

하여 최종 설문조사지를 확정하 다.

설문조사는 2023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

지 진행되었다. 국내 학도서  사서 총 1,583

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

고, 최종 으로 110건의 유효 응답을 수집할 

수 있었다. 설문 응답자들의 근무경력 평균은 

13.96년이었으며, 가장 경력이 은 응답자는 

1.5년, 가장 경력이 많은 응답자는 34년으로 집

계되었다. 응답자 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연

령 는 30 (41명), 가장 참여가 은 연령 는 

60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4년제 학도서 (54명), 국

공립 4년제 학도서 (42명), 사립 2~3년제 

학도서 (3명), 국공립 2~3년제 학도서

(1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4.2 서비스 범주-기술 조합 선별 조건

실무자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도서

 서비스 범주-4차 산업 명 기술 조합을 선

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하여 <표 6>과 같은 

트 구분 문항 구성 설명 문항 시 문항 수

서비스 범주별
기술 도입 필요성

6개 기술*별로 29개 서비스 범주**에
서의 해당 기술 도입 필요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소장자료 제공  출’ 서비스 범주에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주십시오. (Likert 5  척도 
문항)

174개
(6X29)

서비스 범주별
정 자동화 수

29개 서비스 범주**에 해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 자동화 수 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4차 산업 명 기술의 도입으로 향후 고도의 서비스 자동화 수 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 을 때 ‘강의자료 지정  제공’ 서비스 
범주에서 지향해야 하는 정 자동화 수 을 선택해주십시오. (4지
선다 문항, 1단계-4단계)

29개

기술 도입․활용 련 
자유 의견 수렴

응답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문항으로 구성

학도서  서비스에 4차 산업 명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방안에 
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십시오. (서술형 문항)

1개

 * <표 1>의 T1~T6
** <표 2>의 S1~S29

<표 5> 학도서  사서 상 서비스-기술 인식 조사의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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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 도입 필요성 평균 조건 기술 도입 필요성 평균 4.00 이상인 문항(조합)

② 기술 도입 필요성 응답 조건
기술 도입 필요성 문항별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이 5  선택지인 문항(조

합)(공동 1 인 경우는 제외)

③ 정 자동화 정도 응답 조건
서비스 범주별 정 자동화 정도에 한 응답이 집 된 수가 체 응답의 과반수(110명 

응답이므로 55명 과)인 문항(조합)

④ 합의도/수렴도 조건 합의도가 0.75 이상, 수렴도가 0 이상 0.5 이하인 문항(조합)

<표 6> 서비스 범주-기술 조합 선별 조건

선별 조건 4가지를 설정하 다.

‘①기술 도입 필요성 평균 조건’은 기술 도입 

필요성을 묻는 문항의 응답 평균이 4 (필요하

다) 이상인 문항만을 선별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②, ③, ④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델

이 조사의 논리  근거를 차용하여 근거로 

삼았다. 델 이 조사의 논리  근거는 ‘두 사람

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

량  객 의 원리와 ‘다수의 단이 소수의 

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  의사결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종성, 2001).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이 델 이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델 이 조사의 논리  근거를 차용한 것은, 본 

연구의 목 이 국내 학도서  사서 다수의 

인식과 단을 통해 서비스-기술 조합을 선별

하는 것이므로 델 이 조사의 논리  근거와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단하 기 때문

이다.

‘②기술 도입 필요성 응답 조건’은 기술 도입 

필요성을 묻는 문항 에서 5 을 선택한 응답

자가 가장 많은 문항만을 선별하기 해 설정

하 다.

‘③ 정 자동화 정도 응답 조건’은 4단계의 

정 서비스 자동화 정도를 묻는 문항  특정 

선택지에 과반수가 몰린 문항을 선별하기 하

여 설정하 다. 

‘④합의도/수렴도 조건’은 합의도(degree of 

consensus), 수렴도(degree of convergence)를 

기 으로 선별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합의도와 

수렴도는 델 이 조사 분석을 해 보편 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합의도(degree of consensus) 계산 공식은 

아래 제시된 수식과 같다(이종성, 2001).

합의도


수식의 Mdn은 앙값(Median), Q3는 75% 

사분 수, Q1은 25% 사분 수를 의미한다. 사

분 의 범 (Q3-Q)가 좁을수록 높은 합의도가 

산출되게 되는데,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응답

을 하는 경우에 합의도는 최 값인 1이 된다. 일

반 으로 합의를 단하는 기 은 0.75 이상의 

합의도로 설정하고 있다(노 희, 장로사, 2019; 

이건남, 2008).

수렴도(degree of convergence)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이종성, 2001).

수렴도


수렴도는 사분 범 가 좁을수록 낮은 값을 

산출하게 된다. 일반 으로 5  척도 문항에 

한 수렴 단 기 은 0 이상, 0.5 이하의 수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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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고 있다(노 희, 장로사, 2019; 이건

남, 2008).

5. 조사 분석 및 선별 결과

5.1 응답자의 기술 이해도

4차 산업 명 기술별로 제시된 기술 이해도 

문항은 각 응답자가 해당 기술에 해 이해하

는 정도를 0 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응답하

도록 제시되었다. 각 기술별 기술 이해도 평균

은 빅데이터(6.627), 인공지능(6.355), 사물인터

넷(6.318), 가상/증강 실(6.245), 클라우드 컴

퓨 (6.236), 차세 /모바일 통신(5.864) 순으

로 나타났다. 5가지 기술에 한 응답자들의 기

술 이해도 평균은 6 을 상회하 고, 차세 /

모바일 통신에 한 기술 이해도 평균도 5  후

반이라는 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반 으

로 기술에 한 이해도가 충분한 응답자들이 

조사에 참여하 다고 단하 다.

5.2 서비스별 기술 도입 필요성 응답 결과

<표 7>에 서비스별 기술 도입 필요성 체 문

항 174개  응답 평균이 4  이상인 문항 51개

의 결과만을 나열하 다. 응답 평균이 4  이상

인 문항이 체 문항  29.31%(51개/174개)

에 달하고, 1 부터 공동 49 까지 비교하여도 

응답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평균 비교나 

단순 순  비교만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

기 어렵다고 단하 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는 서비스별 기술 도입 필요성 응답 데이

터만으로 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기술 도입 필

요성과 정 자동화 수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조합을 선별해내는 것

을 목표로 삼았다. 사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

선 으로 고려해야 할 서비스-기술 조합을 선

별하고 서비스 략을 모색하고자 하 다. 자세

한 선별 과정은 5.5에 서술하 다.

순 서비스 범주 기술 평균
표

편차
분산

1 S25. 도서  출입 리 사물인터넷 4.51 0.81 0.66

2 S26. 개인학습연구공간(열람좌석, 검색실, 캐럴 등) 제공 사물인터넷 4.46 0.86 0.75

3 S19. 학술정보큐 이션 빅데이터 4.45 0.83 0.69

4 S27. 장애학생배려공간(열람실, 휴게실, 지정석 등) 제공 사물인터넷 4.43 0.83 0.69

5 S23. 교원 연구업  분석  홍보 지원 빅데이터 4.41 0.91 0.83

6 S1. 소장자료 제공  출 빅데이터 4.40 0.75 0.56

7 S19. 학술정보큐 이션 인공지능 4.37 0.78 0.61

8 S28. 그룹 활동 공간(회의실, 업실 등) 제공 사물인터넷 4.34 0.93 0.87

9 S2.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안내 빅데이터 4.33 0.79 0.63

10 S14. 정보 활용 교육/도서  이용 교육 제공 가상/증강 실 4.30 0.85 0.72

11 S23. 교원 연구업  분석  홍보 지원 인공지능 4.28 0.85 0.72

12 S14. 정보 활용 교육/도서  이용 교육 제공 인공지능 4.27 0.84 0.70

<표 7> 서비스 범주-기술 조합별 기술 도입 필요성 응답 평균(총 174개  51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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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비스 범주 기술 평균
표

편차
분산

13 S10. 학구성원 상 교외 속( 자자료) 제공 차세 /모바일 통신 4.26 0.98 0.96

14 S9. 온라인 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 등) 제공  안내 차세 /모바일 통신 4.25 0.92 0.85

15 S9. 온라인 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 등) 제공  안내 빅데이터 4.24 0.91 0.82

16 S9. 온라인 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 등) 제공  안내 인공지능 4.21 0.85 0.73

17 S24. 등재  리스트  부실 학술지 정보 안내 인공지능 4.20 0.91 0.83

18
S21. 연구역량 강화 지원(연구 방법  참고문헌 작성법 안내, 연구 툴 제공, 

주제 문서비스 등)
빅데이터 4.18 1.06 1.12

19 S25. 도서  출입 리 차세 /모바일 통신 4.18 0.92 0.84

20 S14. 정보 활용 교육/도서  이용 교육 제공 빅데이터 4.17 1.01 1.02

21 S15. 강의지원 교육 제공 인공지능 4.16 0.96 0.92

22 S1. 소장자료 제공  출 사물인터넷 4.16 0.97 0.94

22 S22. 신기술/창의(VR, AR, 3D 린터 등) 교육  공간 제공 가상/증강 실 4.16 1.00 0.99

24 S4. e-Learning 제공  연계 빅데이터 4.15 0.97 0.93

24
S3. 외부자료 제공  연계(원문복사, 상호 차, 국회도서 /국립 앙도서  

자료 연계 등)
빅데이터 4.15 0.98 0.97

26 S22. 신기술/창의(VR, AR, 3D 린터 등) 교육  공간 제공 사물인터넷 4.15 0.98 0.96

27 S4. e-Learning 제공  연계 차세 /모바일 통신 4.13 0.95 0.91

28
S21. 연구역량 강화 지원(연구 방법  참고문헌 작성법 안내, 연구 툴 제공, 

주제 문서비스 등)
인공지능 4.13 0.99 0.98

29 S9. 온라인 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 등) 제공  안내 클라우드 컴퓨 4.13 0.98 0.96

30 S24. 등재  리스트  부실 학술지 정보 안내 빅데이터 4.13 1.12 1.24

31 S19. 학술정보큐 이션 차세 /모바일 통신 4.12 0.86 0.74

32 S2.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안내 차세 /모바일 통신 4.09 0.94 0.89

33 S22. 신기술/창의(VR, AR, 3D 린터 등) 교육  공간 제공 차세 /모바일 통신 4.08 0.96 0.93

34 S20. 연구윤리 안내  표  방 인공지능 4.08 0.93 0.86

35 S16. 강의자료 지정  제공 인공지능 4.07 1.00 1.00

35 S4. e-Learning 제공  연계 클라우드 컴퓨 4.07 1.01 1.02

37 S16. 강의자료 지정  제공 빅데이터 4.07 1.08 1.16

38 S14. 정보 활용 교육/도서  이용 교육 제공 차세 /모바일 통신 4.07 1.03 1.06

39 S1. 소장자료 제공  출 차세 /모바일 통신 4.07 0.96 0.92

40 S15. 강의지원 교육 제공 빅데이터 4.07 1.04 1.07

40 S15. 강의지원 교육 제공 가상/증강 실 4.07 1.06 1.13

42 S5. 부가 시설/서비스(네트워크, 인쇄, 장비 여 등) 사물인터넷 4.06 0.99 0.99

43 S8. 장애학생 상 이용 지원(인력  장비) 서비스 사물인터넷 4.06 1.01 1.02

44 S26. 개인학습연구공간(열람좌석, 검색실, 캐럴 등) 제공 차세 /모바일 통신 4.06 0.97 0.95

45 S19. 학술정보큐 이션 가상/증강 실 4.04 1.06 1.12

46 S28. 그룹 활동 공간(회의실, 업실 등) 제공 차세 /모바일 통신 4.03 0.98 0.96

47 S19. 학술정보큐 이션 클라우드 컴퓨 4.03 0.96 0.91

48 S7. 장애학생 상 자료 교내배달/교외배송  일 출 서비스 사물인터넷 4.02 1.00 1.00

49
S3. 외부자료 제공  연계(원문복사, 상호 차, 국회도서 /국립 앙도서  

자료 연계 등)
차세 /모바일 통신 4.00 1.02 1.05

49 S19. 학술정보큐 이션 사물인터넷 4.00 1.05 1.11

49 S10. 학구성원 상 교외 속( 자자료) 제공 클라우드 컴퓨 4.00 1.06 1.13

*지면 계로 체 174개 조합  응답 평균이 4  이상인 상  51개 조합만 나열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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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비스별 적정 자동화 수준 응답 결과

<표 8>은 서비스별 정 자동화 수 을 묻는 

문항 에서 과반수 응답이 존재하는 문항(서

비스 범주)만을 선별하여 정리한 표이다.

선별된 7개의 서비스 범주 에 1개의 범주

만이 4단계 완  자동화 선택지에 의견이 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개 서비스 범주에 

해서는 3단계 극  자동화 선택지에 가장 

많은 의견이 집 되었다. 이처럼 본 조사를 통

해서 학도서  서비스 에서도 완  자동화

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서비스 범주와 극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서비스 범주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에 서술

할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활용 방안 련 

자유 의견 결과에서도 완  자동화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과 자동화 체가 우려된다는 입장

이 모두 포착되기도 하 다. 그러므로 서비스 자

동화에 한 의사결정은 서비스 범주별로 세분

화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2단계 소극  자동화나, 1단계 완  비자동

화에 응답이 집 된 문항(서비스 범주)이  

없었다는 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를 통하

여 실무자 다수가 기술 도입  용에 해서 

개방 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도 유추할 

수 있었다.

5.4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활용 방안 

관련 자유 의견 수렴 결과

설문조사지 마지막 트에서는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활용 방안에 한 응답자의 자유 의

견을 수렴하 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우려를 제기한 의견은 

산 문제와 인력 문제이다. 산 문제의 경우 

기  특성에 따라서도 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 부족 문제가 상

으로 민감한 지방 학의 경우 산 부족 문

제로 인하여 소극 으로 도입할 것으로 상된

다는 우려도 달되었다. 산이 하게 확

보되어야 4차 산업 명 기술 응을 한 연구 

 사서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통

해 기술 도입  활용을 해서 산 확보가 가

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재도 시설비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서비스 범주 문항 내 최다 응답 선택지 응답 수

S1. 소장 자료 제공  출 (3단계) 극  자동화 61명

S22. 신기술/창의(VR, AR, 3D 린터 등) 교육  공간 제공 (3단계) 극  자동화 60명

S2.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안내 (3단계) 극  자동화 58명

S25. 도서  출입 리 (4단계) 완  자동화 58명

S11. 학구성원 상 타도서  이용(방문, 열람) 권한 지원 (3단계) 극  자동화 57명

S3. 외부 자료 제공  연계(원문복사, 상호 차, 국회도서 /국립 앙도서  자료 

연계 등)
(3단계) 극  자동화 56명

S16. 강의자료 지정  제공 (3단계) 극  자동화 56명

<표 8> 정 자동화 수  문항에서 과반수 응답이 존재하는 서비스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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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도서 이 신규로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에 산을 쏟을 여력이 없으므로 산 지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 다. 그러므로 

실 으로 충분한 도서  산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기술 활용이 아니라 4차 산업 명 기술

을 도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을 인지

할 필요가 있다. 경 진의 의지와 충분한 재정 

투입이 건이라 생각된다는 견해도 존재했다. 

산이 충분하더라도 경 진의 결단 없이는 

학도서 에 우선 으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

지 않는 실을 꼬집은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산 문제를 개별 기  차원에만 맡

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4차 산

업 명 기술 련 산 문제 해소를 해 논의

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력 문제에 해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의견

을 제시하 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해 극 으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입

장이 동시에 포착되었다. 출․반납 서비스와 

같이 특정 서비스에 해서는 자동화․무인화

에 해 체로 정 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

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화가 가능한 서비스

는 자동화하고, 사서 인력은 콘텐츠 련 서비스

에 집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

도 있었다. 인력 감축이 아닌 한 인력배치

와 자동화의 조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달성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국내 학도

서  반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하고 있

는 상황이므로 기술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

나 정책 인 규제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학

도서 의 핵심 역할인 학술정보 제공  활용 

과정에서 사서의 역할이 필수라는 을 명시한 

이니셔티 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기술이 사

서를 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도서  사서 역할에 

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나가는 것도 요하다

고 보았다.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 련 쟁 에 한 

의견도 여럿 포착되었다. 학도서  장 입

장에서 진 인 기술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으

므로 도서 에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  활용

하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단계 으로 추진되

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기술

을 복으로 개발  도입하기보다는 시범 학 

선정을 통해 개발하고 성공 인 사례를 타 학

에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

했다. 모든 학이 실험 인 시도에 도 한다

면 실패에 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자원의 

복 투자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안정 으로 운  가

능한 모델을 도출한 뒤에 도서  장 반에 

도입하는 방안이 합리 이라는 견해를 다수 찾

아볼 수 있었다. 도서  종별로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활용을 공동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

한 응답자도 존재했다. 실무자의 인식을 종합

하여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은 보수 이고 

진 인 방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용자와 이용행태에 한 연구 필요성을 제

기한 응답자들도 존재하 다. 4차 산업 기술의 

도입의 목표는 궁극 으로 학구성원의 도서

 이용 성향과 심도 분석을 통해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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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을 강조하 다. 기술 자체에만 치 하여 도

서  본연의 서비스를 퇴색시키면 안 된다는 

을 강조한 의견도 있었다. 신기술 도입도 

요하지만, 재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도서  

서비스에 해서도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속 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한 주장도 수렴할 수 있었다.

5.5 대학도서관 서비스 범주-4차 산업

혁명 기술 조합 선별 결과

서비스별 기술 도입 필요성 응답 결과와 

정 자동화 수  응답 결과를 <표 6>에서 제시한 

①, ②, ③, ④ 조건에 입하여 최종 으로 

<표 9>와 같이 총 9가지 서비스 범주-기술 조

합을 선별하 다. ‘강의자료 지정  제공’, ‘신

기술/창의 교육  공간 제공’, ‘도서  출입 

리’ 서비스 범주는 4차 산업 명 기술과 연결된 

조합이 각각 2가지씩 동시에 선별되었다는 특

징이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범주를 기 으로 

정리하면 총 6개 서비스 범주별로 략을 도출

할 수 있었다.

 6. 서비스 범주별 서비스-기술 
전략 제안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학도서  서

비스 분야-범주-항목 체계, 학도서  사서 

서비스 범주 기술

기술 도입 필요성 문항 정 자동화 수  문항

응답
평균

응답 
평균 
순

①
조건
충족
여부

최다 
응답 
수

②
조건 
충족 
여부

합의
도

수렴
도

④
조건
충족 
여부

최다 
응답 선택지

최다
응답 선택지 
응답자 수

③
조건
충족
여부

S25. 도서  출입 리 사물인터넷 4.51 1 ○ 5 ○ 0.8 0.5 ○
(4단계)

완  자동화
58명 ○

S1. 소장자료 제공  출 빅데이터 4.39 6 ○ 5 ○ 0.8 0.5 ○
(3단계)
극  자동화

61명 ○

S2.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안내

빅데이터 4.33 9 ○ 5 ○ 0.8 0.5 ○
(3단계)
극  자동화

58명 ○

S25. 도서  출입 리
차세 /

모바일 통신
4.18 19 ○ 5 ○ 0.75 0.5 ○

(4단계)
완  자동화

58명 ○

S22. 신기술/창의 교육  공간 
제공

가상/
증강 실

4.15 22 ○ 5 ○ 0.75 0.5 ○
(3단계)
극  자동화

60명 ○

S3. 외부자료 제공  연계 빅데이터 4.15 24 ○ 5 ○ 0.75 0.5 ○
(3단계)
극  자동화

56명 ○

S22. 신기술/창의교육  공간 
제공

사물인터넷 4.15 26 ○ 5 ○ 0.75 0.5 ○
(3단계)
극  자동화

60명 ○

S16. 강의자료 지정  제공 인공지능 4.07 35 ○ 5 ○ 0.75 0.5 ○
(3단계)
극  자동화

56명 ○

S16. 강의자료 지정  제공 빅데이터 4.07 37 ○ 5 ○ 0.75 0.5 ○
(3단계)
극  자동화

56명 ○

* ①, ②, ③, ④ 조건에 한 설명은 <표 6> 참고

<표 9> 최종 선별 서비스 범주-기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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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등을 종합 으로 고찰하

여 서비스-기술 략을 제안하 다.

최종 으로 선별된 서비스 범주-기술 조합은 

학도서  서비스 실무자인 사서의 인식을 바

탕으로 도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

운 기술 도입이나 활용에 한 의사결정은 결정 

주체 혹은 시 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무자 의견을 심으로 

우선순  서비스-기술 조합을 선별함으로써 

재 시 에서의 학도서  장 상황과 사서들

의 인식을 반 한 실성 있는 략을 제시하고

자 하 다.

선별된 서비스 범주별로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  활용을 해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하여 <표 10>에 정리하 고, 세부 

서비스-기술 략 제안은 서비스 범주별로 서

술하 다.

순번
우선 고려 상

학도서  서비스 범주

우선 도입 고려 상

4차 산업 명 기술

사서 의견 기반으로 도출된

목표 서비스 자동화 수

1
소장자료 제공  

출 서비스
빅데이터

(3단계) 극  자동화

- 단순 작업에 한 완  자동화 기술이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자동화 수 이 3단계 극  자동화로 

도출된 이유는 이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사서가 필요하거나 인  

역량을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

기 때문이라고 단됨

2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안내 서비스
빅데이터

(3단계) 극  자동화

- 재 기술 수 에서 정보 약자, 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 응은 

완 한 자동화가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 인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인식이 다수인 것으로 단됨

3
외부자료 제공  

연계 서비스
빅데이터

(3단계) 극  자동화

- 자료의 연동이나 연계 부분은 이미 높은 수 의 자동화가 제공되고 

있으나, 원문 복사나 상호 차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일정 부분에 해서는 인력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상되므로 

극  자동화가 한 목표라고 단됨

4
강의자료 지정  

제공 서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3단계) 극  자동화

- 교수자나 학생 이용자 상 서비스 과정에서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완  자동화보다는 극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됨

5
신기술/창의 교육  

공간 제공 서비스

사물인터넷, 가상/

증강 실

(3단계) 극  자동화

- 재는 공간 제공 차원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인력에 한 

의존도가 낮지만, 향후 신기술이나 창의 활동 련 교육 측면이 

강조된다면 문 인력에 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므로 

완  자동화보다 극  자동화 수  목표가 할 것으로 단됨

6
도서  출입 

리 서비스

사물인터넷, 차세 /

모바일 통신

(4단계) 완  자동화

- 완  자동화 달성을 한 기술 도입이 가장 활발한 서비스 의 

하나이므로, 극 인 기술 도입을 통해 서비스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단됨

<표 10> 학도서  서비스 범주별 서비스-기술 략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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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소장자료 제공 및 대출 서비스

소장자료 제공  출 서비스 범주는 도서

의 핵심 서비스를 포 하는 서비스 범주로 

요성과 우선순 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소장자료 제공  출 서비스를 단순히 도서

를 출하고 반납하는 과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소장자료 추천

에서부터 출/반납 과정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로세스를 구축하여 이용

자 만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소장자료 제공  출 서비스 범주는 세부 

서비스별로 달성할 수 있는 자동화 수 의 편차

가 크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 무인 출반납, 

서가정리로 , 도서검색로  등 완  자동화 달

성에 근 하고 있는 서비스도 존재하지만, 훼손 

변상 등과 같이 이용자와 직  면하면서 제공

해야 하는 서비스는 아직까지 높은 수 의 자동

화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세부 서비스 에서 자동화 용이 수월하고 단

순 반복 작업이 지속되는 분야부터 우선 으로 

기술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서 에서 이용자의 성향을 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방식은 4차 산업 명 

기술의 출 으로 인하여 신 으로 변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하여 높은 수 의 자동 도서 추천 서비스를 구

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신상 

정보, 출 기록 등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추천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

게 되면서 직 으로 보이는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속에 담긴 숨은 정보까지 활용하여 정

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가 직

 언 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정보  성

향에 해서도 측하거나 악할 수 있어 효과

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용자 분석을 한 데이터를 공동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기 한 시도도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력 활동이 추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력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면서 기

술 활용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

을 추구하는 것도 효과 인 서비스 략으로 생

각된다.

6.2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및 안내 서비스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안내 서비스는 기

술의 발달과 멀티미디어 자료의 고도화로 인하

여 개별 단 의 도서 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요

구 자원과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속히 증

가하고 있다.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하여 

형 솔루션 기업 혹은 컨소시엄과의 력을 채

택하는 도서 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서

비스 과정 측면에서는 문헌이나 자책 등의 소

장자료를 서비스하는 것과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 도입 측면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 자

료 제공  안내 서비스 범주에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멀티미디어 자료 측면에

서 기술 도입이 상 으로 부진한 것은 멀티미

디어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텍스트로 구성

된 정보자원보다 분석하기 어렵다는 특징 때문



 학도서 을 한 4차 산업 명 기술 활용 서비스 략 탐색 연구  113

이다. 멀티미디어 자료 분석 기법에 한 연구

나 기술개발이 역시 상 으로 더딘 상황이므

로 서비스에 목되어 활발하게 이용되는 경우

를 목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정보자원의 유

형이 텍스트로 구성된 자원으로만 한정되는 것

이 아니므로 앞으로 멀티미디어 자료에 한 

심과 활용도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

된다.

텍스트 주의 정보자원에 활용했던 기술을 

멀티미디어 자원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되는 데이터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 자료의 경

우는 끝까지 해당 상을 시청했는지 여부나 

상 재생 도 에 다른 콘텐츠를 클릭하는 행

동 등에 한 로그 데이터도 분석 상으로 활

용될 수 있다. 텍스트 자료에 비해서 멀티미디

어 자료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항목과 데이

터양이 격하게 증가하므로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도 훨씬 클 것으로 측된다. 그러

므로 멀티미디어 련 기술에 한 지속 인 

심과 학습을 통해 기술 변화에 응할 수 있

도록 비하여야 한다. 기술 도입에 한 략

을 구상할 때 후보 기술들을 객 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

는 능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올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3 외부자료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외부자료 제공  연계를 해서는 필연 으

로 국가 차원에서 설립된 기 , 형 IT기업  

솔루션 기업, 컨소시엄 등과의 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디지털 정보 자원이 활발하게 이

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외부자료 제공  연계 

서비스의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도나 환경 인 제

약으로 인하여 학도서  간의 력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의 력도 요하지

만, 타 학도서 과의 력 계를 확장해 나

가는 것이 더욱 시 한 상황이다.

PCC Wikidata 일럿 로젝트 사례와 같

이 외부자료 제공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이나 

력체에 극 으로 참여하여 4차 산업 명 

기술 활용을 한 주요 데이터셋 확보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폐쇄 으로 운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지만,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

의 데이터를 개방, 공유, 연계함으로 인하여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력을 통해 데이터셋을 확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선 

 기술 활용 등의 측면에서도 독자 으로 추

진하는 경우보다 력을 통한 높은 효율성, 경

제성, 효용을 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력  공유 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확장할 

때는 력 단이라는 험에 한 비가 철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를 들어 링크드 데

이터(linked data) 형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축

한 경우에 력 계가 단된다면 온 한 데이

터셋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자 이 보유한 데이

터의 효용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구매가 아

닌 구독 형태로 정보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구독을 단하 을 때, 기존에 활

용하고 있던 자원에 한 근이 완 히 불가

능해지므로 체 수단을 확보하는 비용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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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한다는 단 이 있다. 구독을 해 필요

한 총비용이 구매비용과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원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경제 인 선택일 수 있다. 이

에 장기 인 에서 력이나 구독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독자 으로 추진

하는 사업보다 효과 인지를 신 하게 고려하

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6.4 강의자료 지정 및 제공 서비스

강의자료 지정  제공 서비스는 교수자가 

직  강의지정도서를 설정하고, 도서 에서는 

지정된 도서만 따로 배가하는 정도의 서비스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기술의 발 으로 단순

히 직  지정한 자료 련 서비스로만 그치지 

않고, 자동으로 강의계획서나 과거 강의 련 

자료를 분석하여 련 자료를 추천해주는 서비

스 등으로 확장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효

과 인 강의자료 지정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도서 에서는 장서  자자원 구입, 구독, 

리 측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교수자나 학

생 입장에서도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 

교수자나 학생들의 이용기록이나 패턴을 면

히 분석하여 최  수 의 강의자료 지정  제

공을 측할 수 있다면 강의자료의 효율 인 

배치와 이용에 도움을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기존 강의자료들

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고 교수자에게 추

천할 수 있다면 강의의 품질 향상까지도 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극 인 기술 도입을 통

하여 서비스 발 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격 으로 서비스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술 도입 측면보다

는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에 착할 수 

있다. 학도서 에서 강의자료 지정  제공 

련하여 수집해온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분석

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상

인 원데이터가 표 화된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면 우수한 분석 결과를 기 할 수 있지만, 정제

되어 있지 않은 원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합한 

결과를 기 하기 어렵다. 이에 기술 도입 이

에 자 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한 심층

인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합한 데이

터를 수집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술을 도입하

더라도 단시간에 제 로 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부 학과의 연계나 상용 솔

루션 활용을 통하여 외부의 강의자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직 으로 분석 품질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

6.5 신기술/창의 교육 및 공간 제공 서

비스

물리 인 창의 활동뿐만 아니라 가상 실에

서의 창의 활동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춘 학도서 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신

기술을 체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  활동에

서까지도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이

므로 학도서 이 극 인 도입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이용자가 근할 수 있는 물

리  공간의 제약이 크게 어들고 있는 만큼 

가상공간 구 에 한 요성이 지속 으로 강

조될 수밖에 없다. OVAL 사례처럼 학도서

에서 가상공간을 직  구 하는 경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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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컴퓨  능력이 요구되므로 워크스테이션 

도입이나 운  측면에서 막 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 의 가용 산 규모를 고

려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Labster 

사례와 같이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단기 으로는 고가의 장비 구입 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매년 지출하는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도 고

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성공 인 사업 추진

을 해서는 기 의 규모, 목 , 이용 상 등을 

고려한 장기 인 계획을 수립하고 신 하게 진

행하여야 한다.

신기술  창의 공간이 단순히 체험 공간의 수

으로 머물게 된다면 공간 존재의 당 성을 유

지하기가 어렵다. 학도서 이라는 종의 특성

상 교육 에서 서비스의 우선순 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OVAL이나 Labster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신기술/창의 련 

활동이 정규 강의와 결합하여 시 지 효과를 

내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우수 사례를 극 으로 홍보

하여 신기술/창의 활동에 한 심을 유도하

고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6.6 도서관 출입 관리 서비스

본 서비스 범주가 완  자동화 달성 가능성

이 높은 서비스 범주 에 하나라는 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사립 학교 도서 은 학구

성원과 일부 회원에게만 출입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출입을 리하기 한 

로세스가 비교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편

이다. 이와 같은 명확한 로세스 확립과 완  

자동화 실 을 추구하는 서비스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균 학교 학술정보 ,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Temasek Polytechnic) 등의 사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도서  장에서

도 비 식 출입 리 기술이 리 보 되고 

있다. 미래 학도서  환경에서는 비콘 서비

스와 같이 이나 장벽이 없는 출입 리 서

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상된다. 도서  출

입 리 서비스 범주가 완  자동화를 달성하

더라도 업무의 요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도서 에 물

리  공간이 존재하는 한 출입, 약 등의 차

는 지속되어야 하므로 업무의 우선순 와 요

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높은 수 의 자동화를 달성하면 서비스에 

한 인력 참여는 히 어들지만, 유지 리 

측면에서는 인력을 통한 지속 인 검과 보수

가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기술의 도입 단계에서

부터 신뢰성 높은 기술과 장비를 선정할 필요

가 있다.

7. 결 론

본 연구는 학도서  서비스의 고도화  효

율화를 하여 용할 수 있는 4차 산업 명 기

술을 탐색하고, 효과 으로 서비스에 목하기 

한 략을 모색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다양

한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고찰하여 

학도서  서비스 분야별로 도입의 우선순 가 

높은 서비스-4차 산업 명 기술 조합을 선별하

여 학도서 이 단계 으로 시도해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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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략을 제안하 다.

문헌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헌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4차 산업 명 기술을 종합 정리하

고, 본 연구에서 다룰 기술의 범 를 악하

다.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실제 학도서  

서비스 장에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를 탐색하고, 4차 산업 명 기술 도입  활

용을 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악하 다. 

국내 학도서  서비스 반을 아우르는 체계

를 도출하기 하여 각 학도서 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항목을 정리하 다. 종합 정리한 

서비스 항목을 유형화하고 상  개념인 서비스 

분야  범주와 매칭하여 최종 으로 학도서

 서비스 분야-범주-항목 체계를 정립하 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자 인식조사를 한 문항을 

설계하 다.

4차 산업 명 기술과 학도서  서비스에 

한 실무자 인식조사는 국내 학도서  사서

를 상으로 서비스 범주별로 각 기술에 한 

도입 필요성과 정 자동화 수 에 한 의견

을 알아보기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도서  사서들

의 의견을 취합하고 종합 으로 분석하여 우선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학도서  서비스 

범주-4차 산업 명 기술 조합을 선별하 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으로 6가지 서비

스 범주별로 서비스-기술 략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 기술과 서비스 범주

를 매칭하고, 국내 학도서  장 실무자가 

공감하고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기술 

조합을 탐색하고 서비스 략을 모색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도서  서

비스와 4차 산업 명 기술 반을 살펴보고 수

많은 서비스-기술 조합 에서 우선 으로 검

토해야 할 조합을 선별하는 것에 을 뒀으므

로, 향후에 구체 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후

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서

의 인식을 심으로 서비스-기술 조합을 선별

하 으므로,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사서와 이용자 간의 차이를 살

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선별한 서비스-

기술 조합과 서비스 략 제안을 학도서  

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한다면 신기술 도

입  활용을 한 과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

로 상한다. 궁극 으로는 성공 인 기술 도입

을 통한 학도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

자 만족도 향상과 사서의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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