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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초 록

본 고는 최신 연구성과를 수록하고 있는 정보자원인 학술회의자료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 형태로 출판 유통되고 있는 학술회의자료를 K I S T I가 소장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장서개발정책 수립시 또는 정보자료 조직 및 정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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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술회의자료는 회색문헌의 특징을 가지

는 학술정보원으로서 연구개발자들로부터

많은 정보요구가 있는 자료이다. 대부분 학

술회의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배포

되었다가 학술회의 개최후에 학술지의 특

정호나 단행본으로 재편집되어 발간된다.

따라서 학술회의 당시에 배포된 학술회의

자료의 형식과 내용은 회색문헌의 전형적

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저널의

특정호에 소개되거나 회의 개최 후 길게는

1년 정도 후에 단행본으로 발간되는 회의

자료는 진정한 회색문헌으로 보기는 어렵

다. 이러한 자료는 회의명보다는 실제의 저

널명이나 홍보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해진

단행본명이 더 부각되어 본래의 회의명으

로 인한 검색이 어렵기 때문에 회색문헌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술

회의가 개최된 후 다양한 형태로 발행 혹

은 서비스되는 자료보다는 학술회의시 배

포되는 학술회의자료 특히 C D - R O M과 같

은 디지털 형태로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의 특성과 향후 디지털자료 관리에 대

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회의자료의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는

최신 연구 개발 성과가 회의시에 발표된다

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발표내용이 체계

화되어 학술지에 게재되기전에 발표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

다. 또한 회의 현장에 참석한 연구자들에

의해 토론되고 반론되어 향후 연구결과가

더 활성화되고 체계화되어 학술지에 발표

되는 연구성과의 기반이 된다.

학술회의와 관련된 자료로는 회의시점

을 기준으로 회의전 자료, 회의중 자료, 회

의후 자료로 나누기도 하지만 좁게 생각하

여 학술회의자료라 하면 학술대회에서 발

표되는 학술발표문의 본문이 수록된 주로

“p r o c e e d i n g s”이라고 표기되어 현장에서 배

포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술회의자료는 출간형태가 매우 다양하

다는 특성과 발간 사실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서기기술 및 관리에 많은 문제가

수반된다. 학술회의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회의 개최 정보를 파악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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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esent state of organization and services of digital conference

materials with the KISTI’s collections. The results can be used in construction of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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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개최정보를 파악하여도 발행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입수작업에 어려움이 많

다. 학술회의자료의 출판유통 또한 다양하

여 특정 회의의 주최측이 현장 배포를 목

적으로 참석 인원을 예상하여 제한된 부수

만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들여

자료의 존재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주문하

여도 입수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학술회의장에서 자료가 모두 배포된 후이

므로 소규모의 주문을 위한 재발간이 어렵

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행사로부터 주

문 취소를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배포된 회의자료의 일부가 관련 학·협회

나 출판사에서 정식 단행본이나 총서의 일

부로 출판되어 유통되지만 회의개최 시점

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고 회의명

과는 다른 서명으로 출판되어 원 자료의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최신성있는 정보원으로서 가

치를 가지는 학술회의자료 중에서 웹 및

CD-ROM 등의 디지털 매체에 수록된 학

술 회의자료 정보원을 분석하여 그 형식

및 서비스 방식을 살펴보고 이의 향후 활

용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식으

로 서비스되고 저장, 유통되는 디지털 학술

회의자료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별 도서관

에서 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며, 향후 디지털자료 관리에

대한 방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학술회의자료 전반에 대

한 문헌조사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하 K I S T I )이 수집하여 소장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학술회의자료 실물을 일일

이 분석하여 파일형식, 검색시스템 등의 현

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K I S T I내의 디지털

학술회의자료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개별

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에서 이러한 정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제안

하였다.

2. 학술회의자료 출판 및 배포 현황

2.1 학술회의자료의 정의

학술회의자료란 학술정보의 교환을 목적

으로 하는 학술회의장에서 발표된 논문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종류의 자료를

말한다(사공철 외 1997, 34). 회의자료는 발

표시점에 따라서 회의전 자료, 회의중 자료,

회의후 자료로 나눌 수 있다(이창수 1 9 9 9 ,

178-181). 회의전 자료에는 회의 예고, 일정

표(Program), 발표요지, 발표전 배포논문

(Preprint) 등이 있고, 회의중 자료에는 회

의기간 중 매일 아침 발간되는 회의일정

변동 등에 대한 소식지 등이 있다. 그러나

학술적인 가치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회의

후 자료로서 회의록(Proceedings), 보도자

료, 출석보고, 잡지에 게재된 회의록, 단행

본으로 출판된 회의록, 회의 전문 출판물

등이 있다.

학술회의자료의 특징은 주로 자료의 수

집측면과 서지통정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

다. 학술회의자료 수집상의 특징은 망라적

인 회의 개최정보 파악이 어렵고, 회의상의

발표자료가 구두로 끝나버리거나 회의참가

자에게만 배포되어 정상적인 주문절차로서

입수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또한 사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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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물이 학술지, 보고서, 단행본, 총서물, 부

록 등으로 다양하여 회의자료로 식별하기

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서지

통정 측면의 특징은 자료형태의 다양성, 자

료 수록의 분산과 중복, 서지데이터 게재의

문제, 목록이나 색인방법의 문제를 들 수

있다(이창수 1999, 178에서 재인용). 또한

회의자료의 목록은 식별의 어려움과 표목

선정의 문제, 서지사항의 다양성으로 기존

목록규칙을 활용하여 목록을 작성하기 어

려운 면이 많다.

그러나 대규모의 학회나 출판사에서 생

산하는 학술회의자료는 자료의 형태, 발행

규모나 시기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규격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

자저널 상품화 경향이 있다. 학술회의자료

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주요 출판사 및

학·협회의 경우 학술회의자료를 총서로

간행하거나 최근에는 축적된 자료를 모아

서 인터넷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저널

로의 상품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

러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전자저널 상품은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학술지, 학술회의자

료, 표준이나 규격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누

어 지고 각각의 자료를 통합하거나 따로

독립적으로 구독, 판매하는 추세이다. 전자

저널 상품도 예전에는 온라인 구독대행사

들이 출판사들의 자료를 모아서 서비스하

는 방식이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접 콘

텐트를 양산하는 개별 학·협회가 자신들

의 상품을 독자적으로 구성하여 서비스하

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KESLI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현재

K E S L I의 컨소시엄조건이 완료되어 운영중

인 3 3개 컨소시엄 중에서 출판사가 2 3개,

개별 학·협회의 것이 1 0개로 예전에 비해

개별 학·협회가 서비스하는 컨소시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저널 컨소시엄 중에서 학술회의자료

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개별 학·협회

가 주도하는 것들이다. 출판사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상업적으로 출판되는 상

업적, 전문적인 학술지가 중심이지만, 개별

학·협회 컨소시엄의 경우는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매거진 외에 독자적으로

주최하거나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 세

미나, 워크샵 등의 학술회의자료가 포함된

다. 그 외에 기관에서 제정하는 표준이나

규격자료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디지털 학술회의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학·협회가 주도하는 전자

저널 상품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자

저널 상품들에는 IEEE Explorer, ACM

Digital Library 등이 있다. 예외적으로 상업

출판사의 전자저널 상품중에 학술회의자료

를 총서로 발행하는 경우를 디지털 학술회

의자료 상품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S p r i n g e r사의 LNCS(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의 경우 1 9 8 2년 이후의

L N C S와 LNAI(Lecture Notes in Artificial

I n t e l l i g e n c e )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디지털 학술회의자료가 전자저널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2 학술회의자료의 서비스 현황

1) IEEE Xplore

IEEE Xplore 서비스는 1 7 1종의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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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8 2년 이후의 6 , 0 0 0여권의 학술회의자료

와 IEEE/IEE 규격자료에 대한 7 5 0 , 0 0 0건

의 기사에 대하여 원문을 접속할 수 있는

전기·전자·컴퓨터 분야의 최대 정보서

비스 네트워크이다. IEEE Xplore의 회의자

료 서비스는 I E E E / I E E가 구분한 회의명

의 순서로 배열된 회의자료를 찾아서 같

은 회의명 아래 개최된 연도별로 리스트

가 존재하여 특정연도을 선택하면 해당

회의자료의 목차를 보고 초록과 원문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각 회의명 내에서

는 복수연도 자료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

하지만 전체 회의자료 기사에 대한 검색

은 회의자료 서비스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전체 기사에 대한 검색은 s e a r c h라는

다른 기능으로 가서 저널을 포함하는

IEEE Xplore의 모든 정보자원에 대한 통

합검색에서 회의자료 만을 선택하여 수행

할 수 있다. 모든 원문은 P D F로 제공된다

( <그림 1> 참조) .

2) ACM DIGITAL LIBRARY

ACM DIGITAL LIBRARY는 2 5종의

학술지와 1 , 5 0 0여권의 학술회의자료에 대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ACM DIGITAL

L I B R A R Y의 회의자료 서비스는 A C M에서

구분한 회의명의 순서로 배열된 회의자료

를 찾아서 같은 회의명 아래 개최된 연도

별로 리스트가 존재하여 특정연도을 선택

하면 해당 회의자료의 목차를 보고 초록과

원문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각 회의명

내에서는 복수연도 자료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모든 원문은 P D F로 제공된다

( <그림 2> 참조) .

3) SPRINGER LNCS

S P R I N G E R사의 LNCS(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는 동일 총서명으로 간

행되는 단행본 회의자료를 권호순으로 원

문까지 제공하는 전자저널 상품이다. 학술

지만을 제공하는 SPRINGER LINK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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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EEE Xplore의 디지털 학술회의자료 서비스



별도로 구성된 제품으로 학술회의자료 만

을 포함하고 있으나 검색은 통합하여 수행

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

4) AIP(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K E S L I를 통해 제공하는 상품은 3 0종의

저널에 대한 것만 포함되고 1년에 5 0여권

이상 발행되는 학술회의자료는 웹을 통해

제한된 이용자에 대하여 원문을 P D F와

GZipped PS의 두가지 형식으로 서비스하

고 있다. GZipped PS 방식의 서비스는 물

리학 주제분야에서 유용한 파일 형식이다.

특이한점으로는 AIP Article Packs라는 서

비스로 A I P의 온라인 저널과 학술회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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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CM Digital Library의 디지털 학술회의자료 서비스

<그림 3> SPRINGER LNCS의 디지털 학술회의자료 서비스



료상에서 검색한 기사들을 저장해 놓고 마

지막 구매기사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접속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자 등록후 P a c k s

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림 4> 참

조) .

학술회의자료가 전자저널 상품화 되지

않은 미국기계공학회( A S M E )의 경우 일부

회의자료는 H T M L로 된 초록까지는 무료

이지만 PDF 원문은 등록된 이용자만 이용

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의 특징은 전자원

문 서비스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가 매

우 적다는 것이다. 또한 K I S T I가 상시주문

으로 구독하는 기관인 A M S ( A m e r i c a n

Mathematical Society),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OSA(Optical

Society of America), SPIE(The Interna-

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의 경

우는 원문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없으며, 회

의자료를 단행본 취급하여 판매하는 온라

인서점 형태만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학술회의자료 서비

스로는 K I S T I의“과학기술학회마을”서

비스와 한국학술정보(주)의“KSI 국내학

회지 검색서비스”가 있다( <그림 5> 참

조). KISTI의“과학기술학회마을”서비스

는 국내 과학기술분야 2 0 0여개 학회의 발

간물 3 0만편을 망라적으로 인터넷을 통하

여 원문까지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한

국학술정보(주)의“KSI 국내학회지 검색

서비스”는 국내 학회 및 대학연구소의 발

간물 7 4만편을 원문까지 유료로 서비스하

고 있다. 이 두 서비스는 학회지 뿐만 아

니라 각 기관의 학술회의자료까지 디지털

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학술회의자료

만을 독자적으로 상품화하지는 않고 있

다. “KSI 국내학회지 검색서비스”는 이미

전자저널 상품화되어 국내 도서관에 공급

되고 있으나“과학기술학회마을”은 외부

인터넷 서비스로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도서관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데이터를 통

합된 자원으로 서비스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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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IP의 디지털 학술회의자료 서비스



3. KISTI 디지털 학술회의자료 현황

3.1 KISTI 학술회의자료 장서개발정책

KISTI 정보자료센터의 기본 장서개발

정책은 과학기술분야의 국가 대표 정보센

터로서 정보자원의 부존자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정

보수집과 분산집중적인 전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정보의 부존자원화와 산

업기술 혁신을 근접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든든히 하는 과학기술 지식

정보 자산센터를 지향하는 것이다. 내부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 KISTI 정보자료센터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분담 수집(Sharing Collection)

국가연구정보협의회 공유협력사업을 통

해 자원개발의 중복 수집을 최소화하고 개

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들

간 주제 및 매체별 분담수집과 전자자료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보완 수집(Back-up Collection)

국내 과학기술 정보기관이 소장하고 있

는 정보자료에 대한 자원맵 분석을 통해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자료, 고가자료,

기간호 등의 회색문헌을 중심으로 국내 미

보유 자료를 우선하여 확충한다.

하이브리드 수집(Hybrid Collection)

정보자료의 이용률, 수집비용, 편의성, 보

존원칙 등을 고려해 핵심저널은 인쇄저널을

우선 구입하고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는 전

자자료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야

별로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를 적절히 혼합하

여 소유와 접근을 조화하도록 구성한다.

완벽 수집(Perfect Collection)

학술잡지의 특성상 연속성 유지가 생명

디지털 학술회의자료의 현황분석 및 이용활성화 방안 : KISTI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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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학술회의 자료 원문검색 서비스



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중단된 결호 보충과

관리운영상 오·파손 자료의 교체 등을 통

해 국가 자료센터로서 완결적 자료를 구축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수집종류, 수집

형태, 특히 전자자료에 대한 조항에서 학술

회의자료의 수집과 디지털형태의 자료 수

집을 강조하고 있다. 수집종류 조항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학술잡지를 중심으

로 회의자료, 기술보고서, 연구보고서, 특허

자료, 규격자료,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전

문도서, 공관자료, 해외DB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비공식 발간자료인 회색문헌의

수집에 노력한다.”고 지정하여 학술잡지 외

에 학술회의자료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또한 수집형태 조항에서는“과학기술 정보

유통에 해당되는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하

되, 자료의 구입 가격, 이용편의성, 보존관

리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매체형식을 선택

한다. 학술지, 단행본, 회색문헌 등의 인쇄

매체와 온라인DB, 웹저널 등의 전자자료를

중점 수집한다. 매체선정과 자료구성의 원

칙은 별도의‘전자자료 개발지침’을 참고

한다.”고 정의하여 전자매체 수집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관의 성격상 전자자

료 조항에서는“최근 정보유통채널의 주력

매체가 CD-ROM 및 웹자원 등의 전자자

원이 중심이 되면서, 기존의 선정도구와 방

식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요 데

이터베이스와 e - b o o k의 국가라이센스를 획

득하고 공동구매를 위한 컨소시엄을 주도

하여, 향후 Technology Round에 대비한 정

보자원의 개발을 다변화하고, 국내 전자자

료 유통의 우산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정하

여 국가 대표 과학기술정보센터로서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장서개발 정책 중에서 회의자료

장서개발과 관련된 원칙은 자료수집의 범

위에서 국제회의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

도록 지정한 것과, 회색문헌의 성격을 가지

는 학술회의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회색

문헌 수집을 강조한 점이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개별 디지털 학술회의자료와 전자저

널 형식의 학술회의 상품을 발굴하기 위하

여 각종 라이센스 획득과 컨소시엄 주도를

계획하고 있는 점이다.

3.2 KISTI 학술회의자료 보유현황

K I S T I의 학술회의자료 수집은 과거

( K O R S T I C→K I E T→KINITI, KORDIC)에

는 단행본의 일부로서 수집되었다. 처음부

터 회의자료를 구입하기보다는 단행본으로

구입하였는데, 많은 양을 수집하지는 못하

였고 학술회의 당시 배포된 자료가 아니라

학술회의 개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단

행본으로 재출판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2 0 0 0년 K I N I T I와 KORDIC 양 기관의 통합

전에 K O R D I C은 미국의 회의자료 전문대

행사인 Curran Associates, Inc를 통해 회의

자료 출판 목록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에 비교적 생소한 회의자료를 대규모

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KISTI 출

범후에도 KISTI 정보자료센터는 정보자원

확충을 경영목표에 포함시켜 학술지, 학술

회의자료, 기술보고서 수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부터 입수된 개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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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지속적으로 연간, 격년간으로 발행

되기 때문에 한번 입수된 자료를 연속적으

로 수집하는 외에 수집종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해외 개별

학술회의자료 수집과 상시주문에는 C u r r a n

Associates, Inc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수집

하고 있다. 전자저널 상품으로 판매되는 디

지털 학술회의자료는 국내 각 대행사와 협

력하고, 국내 학술회의자료는 과학기술단

체총연합회나 개별 학회와 접촉하거나

K I S T I의 과학기술학회정보화사업을 통하

여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집상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상의 제한이다.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규모는 현재 연간 2 0 , 0 0 0여개 이

상으로 추산되며, 과학기술 및 그 인접분

야가 7 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매년

일정규모의 핵심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산규모의 지원이 필요

하다.

2 0 0 3년 현재 K I S T I는 2 0여개 해외 학·

협회 및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학술회의

자료를 상시주문형태로 수집하고 있으며

( <표 1> 참조), 이중에서 디지털형태로 수

집되는 자료는 약 1 0 %정도이다.

K I S T I가 보유한 디지털 학술회의자료의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가지 기준 모두 동일한 개념을 다른 각

도에서 본 것으로 <표 2 >와 같다.

일단 자료의 수록매체를 기준으로 하면

웹과 C D - R O M으로 자료성격이 일시적인

지 연속적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소장 위주

자료와 접근 위주 자료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접근 위주의 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①번의 경우와 같은 소장위주의 웹형태 자

료는 웹의 특성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웹형태의 자료는 ③번의 경우와 같은 학술

회의 전자저널 상품으로서 IEEE, ACM,

AIP, LNCS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소장 위주의 자료에 대해 살펴

보면 ④번의 경우와 같은 접근 위주의

CD-ROM 자료는 존재할 수는 있으나

K I S T I는 소장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②

번의 경우와 같이 개별 학술회의 CD 타이

틀 자료와 전자저널 구독조건으로 제공된

백업자료로 나눌 수 있다. 이들 C D - R O M

자료는 개별적으로 수집된 자료인 경우와

전자저널 구독 중이거나 구독후에 구독기

간에 대한 소장용으로 구입하거나 구입처

로부터 제공된 경우이다. 

K I S T I가 소장한 CD-ROM 형태의 백업

자료중 가장 큰 규모의 집서는 전자저널로

구독중인 IEEE Explorer이다. 회의자료에

대해서 소장백업용 C D - R O M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 집서는 약 3 0 0여장의 C D - R O M

로 구성되어 있으며 1 9 8 8년이후 발간된

I E E E / I E E의 모든 회의자료가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2003년 현재 약 5 , 9 0 0여권을

수록중이다. 이들 자료는 모두 PDF 이미

지 파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1 9 9 8년 이

전 자료는 인쇄 자료를 단순히 스캐닝한

이미지 형태의 PDF 형식이 주종이다가

2 0 0 1년경에는 컬러 P D F에 판형도 가로로

되어있는 등 초기파일과 현재의 파일은

P D F의 발전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

다. 초기의 경우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에

전체 책을 모두 스캐닝하여 평면적으로 수

록한 반면 최근의 파일은 책자의 목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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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ISTI 학술회의자료 보유현황

구 분 주제분야 보유량 보유년도

Americ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 9 1 9 8 6 -

Associations for Computing Machinery 컴퓨터과학 2 5 9 1 9 9 0 -

Americal Chemical Society 화목공학 2 1 7 1 9 9 4 - 2 0 0 1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물목공리 1 9 0 1 9 8 1 - 1 9 9 1

American Mateorological Society 기 상 학 5 6 1997, 2000-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 1 4 3 1 9 9 4 -

ASM Interanational 과학일반 1 5 1990, 1998-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 3 7 3 1 9 9 4 -

Civil-Comp Press 토목공학 9 2 0 0 0

C S R E A 컴퓨터과학 2 4 1 9 9 6 - 1 9 9 9

I A S T E D 과학기술일반 3 7 1 9 9 9 - 2 0 0 1

I c h e m E 화학공학 8 0 1 9 8 0 - 1 9 9 7

I E E E (인쇄자료) 전기, 전자공학 2 , 7 3 8 1 9 8 4 - 1 9 9 9

I E E E (전자자료- C D ) 전기, 전자공학 5 , 9 0 0 1 9 8 8 - 2 0 0 3

I F A C 제어공학 2 7 1 9 9 1 - 1 9 9 3

M R S 재료공학 2 1 2 0 0 1 -

NACE International 토목공학 1 2 2 0 0 0

O S A 물리·광학 2 9 1 9 9 9 -

S P E 화학공학 2 9 1 9 9 9 -

S P E 석유화학 2 4 1 9 9 9 -

S P I E 물 리 학 5 8 0 2 0 0 0 -

T A P P I 펄프·종이공학 3 8 1 9 9 9 -

The Electrochemical Society 전기화학 6 2 1 9 9 9 -

The Int’l Astronautical Federation 항공우주 6 2 1 9 9 9 -

Thomas Telford 토목공학 6 2 1 9 9 9 -

T MS 재료공학 4 3 1 9 9 9 -

기 타 2 , 5 4 5

합 계 1 3 , 6 1 4



용대로 구조화된 북마크에 컬러형식, 판형

도 가로로 되어있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

고 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나 프레젠테이

션용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텍스트를 포함

하는 파일을 직접 P D F로 변환하는 방향으

로 제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수집된 C D -

ROM 형식의 디지털 학술회의자료에 대해

서는 목록이 완료된 총 6 1 0개의 타이틀에

대하여 연도, 파일형식, 검색 기능 여부 등

을 살펴보았다.

수집자료의 발간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표 3 >과 같다. KISTI가 수집한 자료

가 모든 현상을 말해준다고 할 수는 없으

나 최근 3년전부터 디지털 학술회의자료

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에서 2 0 0 2년의 비중이 적은 것은 자료입

수에 소요되는 시간 지연과 주문 지연 때

문이며, 전체 입수량 중에서 디지털자료의

비율이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록된 원문의 파일 형식을 살펴보면 <표

4 >에서와 같이 PDF 파일형식인 경우가 압

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C D -

ROM 자체를 홈페이지 형식으로 구현하여

HTML 형식만으로 혹은 PDF 파일과 같

이 동시에 서비스하는 형식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1 9 9 9년 이전 자료였다. 최근에는 자

료의 메인페이지만 하이퍼링크 기능을 가

지는 웹형식으로 구현하고 목차 및 원문,

검색기능은 PDF 파일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주요 학·협회의 서비스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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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매체

소장과 접근
웹 C D - R O M

소장 위주 ①
②개별 학술회의 CD 타이틀,

제공된 백업자료

접근 위주 ③학술회의 전자저널 상품 ④

<표 2> 디지털 학술회의자료의 구분 기준

<표 3> KISTI 학술회의자료 CD-ROM 타이틀

연 도 타이틀 수 비율( % )

1996 2 0.32

1997 5 0.81

1998 19 3.12

1999 74 12.14

2000 188 30.82

2001 200 32.79

2002 122 20.00

합 계 610 100.00



기타 형식으로는 전용뷰어상에서만 이미

지가 보이고 무슨 형식인지 알 수 없는 것

이 9건, Audio CD인 것이 1건(부록인 것으

로 추정), PDF형식 외에 PostScript, text

파일, MS 워드 문서나 파워포인트 문서파

일을 별도로 수록한 경우가 8건, PDF 없이

MS 워드문서나 파워포인트 문서파일만 수

록한 경우가 5건이었다.

PDF 문서형식은 A d o b e사에서 발표한

국제표준 페이지 기술언어인 포스트 스크

립트( P o s t S c r i p t )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반 도서와 같이 페이지 단위로 제작되어

인터넷에서도 페이지 단위로 볼 수 있다.

P D F는 보여주기 위한 파일형식으로, 각종

의 원래 문서파일에서 P D F로의 포맷변환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PDF 포맷의 장점은 보안이 가능하고, 원

본과 동일하게 편집이 가능하며, 멀티미디

어 구현과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으나 편집하기가 어렵고, Adobe사가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로열티를 지불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개별 회의자료 CD-ROM 타이틀 중에서

내부 자료에 대한 검색기능 유무를 검토하

였다. 검색기능을 가진 자료가 1 6 8건

(27.5%), 검색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

가 4 3 6건(72.4%), 알 수 없는 경우가 6건

( 0 . 1 % )이었다. PDF 원문을 가진 경우라도

Acrobat Reader에서 자체 제공하는 검색기

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과거

자료일수록 주제명 폴더에 순서대로 자료

파일를 기재하는 등 검색기능을 보유하지

않은 자료가 많았다. 검색기능을 가진 자료

는 9 5 %이상이 2 0 0 0년 이후의 자료로 판명

되었다. 그외 부가기능으로 PDF 원문을

가진 경우 썸네일( t h u m b n a i l )이미지 기능

이나 북마크 기능, 저자명을 비롯한 각종

색인기능은 최근 자료에 한하여 부분적으

로 적용되었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는 각각의 분석항목을 연도 등과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약하여 보면 K I S T I가 소장한 디지털

학술회의자료는 대개 1 9 9 8년 이전은 인쇄

자료의 단순 스캐닝 형태의 이미지 P D F

형식이 주종이었으나 그 이후는 H T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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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ISTI 학술회의자료 파일형식

파일형식 타이틀 수 비율( % )

P D F 4 9 4 8 1 . 0

H T M L / P D F 4 2 7 . 0

H T M L 3 9 6 . 4

T I F F 3 0 . 5

W O R D 5 0 . 8

기 타 2 5 4 . 0

CD 손상 2 0 . 3

합 계 6 1 0 1 0 0 . 0 0



형식이나 PDF 텍스트로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의 집적체인

학술도서를 출판하기 위한 노력의 전 과

정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출판이 보편

화되면서 나타났다. 디지털 학술회의자료

를 출판하는 기관들은 학술회의자료 출판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같은

기관에서 발행되는 자료들은 같은 체제로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토목공학

회( A S C E )나 미국플라스틱학회( S P E )의

경우는 한해에 발간되는 모든 회의자료가

통일된 형식으로 출판된다. 웹형식의 메인

페이지를 통해 목차 각부분으로 접속가능

하고 각 해당 목차부터는 PDF 원문을 보

유하고 있으며 Acrobat Reader가 제공하

는 북마크,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Acrobat Reader 검색기능, 다양한 색인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

의 경우 마치 하나의 단행본처럼 일체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사로 분리하기 어렵다. 즉, 초보적인 형

태의 파일만을 적재한 경우보다 시스템과

파일이 통합되어 있어 자관의 자료관리시

스템상에서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에서 체계화되어 있는

MARC 레코드 → 목차 혹은 기사색인 →

원문파일로의 연계구성이 어렵다.

예를 들어 2 0 0 2년에 도입된 미국항공우

주학회( A I A A )의 Meeting papers 같은 경

우는 한 CD 안에 여러 개의 회의자료가

들어 있고 P C상에 인스톨 프로그램을 설

치한 후 인덱스 C D를 넣고 검색한 후 해

당 원문이 있는 C D를 다시 넣어야만 원문

을 볼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

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상기 자료는

2 0 0 3년에는 웹을 통한 통합서비스체제로

변형된 상품으로 판매가 예정되고 있다. 이

와 같은 변화가 각 학회, 학술회의마다 상

이한 양상과 속도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

에 자관의 자료관리시스템에 반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디지털 학술회

의자료의 편목은 다른 자료보다 훨씬 복

잡하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숙달된 사서가 수행해야 한다(이창수

1999). 회의자료 편목은 회의식별 및 출판

물 식별을 위한 데이터 요소 인지의 어려

움과 표목선정의 문제 때문에 편목시 주의

를 요하며 한 기관의 편목은 여러 가지 규

칙중에서 선정한 규칙에 대하여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디지털 회의자료의 편목 및 서비스와 관

련된 개념으로는 단행본 책 단위의 회의자

료의 MARC 레코드, 회의자료가 수록하고

있는 개별 논문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 회

의명 전거파일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회의자료의 식별 및 주요한 접근점이 된다.

K I S T I는 매년 수집하는 학술회의자료를

단행본으로 취급하여 MARC 레코드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림 6 >

참조), 회의명에 대한 전거파일 구축을 시

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도서관( B r i t i s h

L i b r a r y )으로부터 학술회의자료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기관 대표 홈페

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향후에는 정

보자료센터가 새로 개발한 자료관리 시스

템인 K I R I S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

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학술회의자료의 현황분석 및 이용활성화 방안 : KISTI를 중심으로

- 1 2 0 -



K I S T I에 입수된 디지털 학술회의자료의

이용현황은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는 원내 연구원들에 의한 활용이고 두 번

째는 원외의 KISTI 회원 및 비회원 이용자

에 의한 활용이다. 그러나 현재 학술회의자

료의 수집량에 비하여 이용현황은 활발하

지 못한 실정이다. 원내 연구원들의 경우는

주로 전자저널을 이용하는 반면 원외 이용

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소재를

파악한 후 원문복사서비스( D D S )를 이용하

여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K I S T I의 학술회

의자료 서비스는 두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첫번째는 K I S T I의 대표 홈페이지상

의 통합정보검색서비스로서 K I S T I가 수집

한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통합하

여 통합검색을 제공하고 여기서 검색된 자

료를 바탕으로 원문 열람 및 복사서비스를

통해 원문을 획득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두

번째는 KISTI 정보자료센터의 소장정보자

료검색서비스로서 정보자료센터가 소장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자료유형별로 검색하

거나 통합검색을 수행하는 것이다. 소장정

보자료검색서비스는 통합정보검색서비스에

비해 소장된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도

록 조직되어 있으며, KISTI 회원이라면 모

두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고는 최신 연구성과를 획득할 수 있

는 가치있는 정보자원인 학술회의자료에

대하여 자료의 정의, 특징, 유형, 서비스 형

태 등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에 다양한 디지털 형식으로 출판, 유통

되고 있는 현황에 주목하여 K I S T I가 소장

및 접근할 수 있는 학술회의자료 정보자원

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장서개발에의 활

용 및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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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KISTI 학술회의자료 검색서비스와 편목 실례



정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기반으로 학술회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몇가

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의 수집 및 장서개발과 관련

하여 학술회의자료 중에서 디지털 학술회

의 자료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는 웹 및 CD-ROM 매체에 수록

되어 서비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

이다. 디지털 학술회의자료의 특징은 원문

이 디지털 파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수반된다면 원문의 활용

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개별 도서관은 자관에 필요한 학술회의 개

최정보를 파악하고 이의 수집시에 책자형

자료외에도 디지털 자료의 수집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

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이나 실무지침에

반영될 때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개별 도서관이 전자정보자원을 도

입할 경우에는 구독기간동안 액세스 및 특

정자료의 다운로드만이 가능한 자원보다는

메타데이터와 구독기간동안의 자료에 대한

백업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품을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가격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도 운영의 묘를 발

휘하여 이러한 소장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소장이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학술회의자료는 접

근만 가능한 자료보다 장서로서 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접근만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

는 구독했던 기간에 대해서라도 백업용 데

이터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접근 위

주의 자료를 소장 위주의 자료로 변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의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의 경

향은 단순한 단행본, 저널의 소장정보 차원

에서 소장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하여 목차 및 원문까지를 제공할 수 있

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학

술회의자료도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이용자

에게 서비스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검색한

자원이 디지털 학술회의자료라면 바로 원

문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회의자료의 목록 M A R C

데이터의 구축에서부터 각 자료의 목차 및

기사색인의 연계, 각 기사별 원문연계를 구

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계는 계층적으

로 구성되어서 이용자가 검색시 책 단위에

서든, 기사 단위에서든 어느 계층에서 검색

을 시작하더라도 원하는 정보에 상향, 하

향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

다. 그러나 자관 시스템상에서의 원문활용

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활용한 원

격 전송은 고려할 문제점이 많다. 각 개별

도서관에서는 정당한 저작권료를 이용자로

부터 징수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최선의 방

법이다.

마지막으로 범국가적인 정보자원의 부존

자원화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접근만 가

능한 자료보다 장서로서 더 가치가 있는

물리적 소장이 가능한 디지털 학술회의자

료로 전환하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서구 각국에서 전자저널의 디지털 아카

이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디지털 학술회의자료의 현황분석 및 이용활성화 방안 : KISTI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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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볼 때 대규모 디지털 학술회의자료

를 소장하고 있는 K I S T I가 이러한 자료의

아카이빙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기관 및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디지털 자원

아카이빙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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