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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citations within the chemistry field Ph.D.

dissertations to ascertain what types of documents are the most frequently used in the

research process, the most frequently consulted journals and obsolescence rate of the

journals. The analysis covered 42 doctoral theses presented at ‘K’ university in Seoul

from 2000 to 2008.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3,258 citations revealed that the most

frequently used documents were Academic Journal, which accounted for 91 percent of the

total; 27 journals met 50 percent of the information needs; and the age of 50 percent of

the citations was no older than 9 years. Finally,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tool for the

collection management of the library. and Researcher with the chemistry field Ph.D.

dissertation.

Citation Analysis, Information Use, Information Use Behavior

서론1.

연구목적과 필요성1.1

오늘날 사회가 다양해지고 학문이 고도로

발전하고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정보 자,

료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

자의 정보요구도 세분화 전문화 되고 특히, ,

전문적인 학술정보와 최신 정보에 대한 요구

가 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전문적이고 최신의 정보

요구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자료는 정보의 생

성주기가 오랜 단행본보다는 연속간행물인 학

술잡지가 더욱 적합할 것이다.

연속간행물은 최신정보를 정기적으로 신속

하게 전달하고 단편적인 기사의 연결 상세하, ,

고 전문적인 정보 다면적인 관점에 의한 정,

보 간결 충실한 정보 평가된 정보들의 특징, ,

을 지닌 간행물로서의 연구 자료는 그 어떤 정

보원보다 유용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학술잡지는 매체특성상 전문학술정보를 신

속하게 유통시킴으로서 학술정보기관인 대학

도서관에서 학술잡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고 있다 반면에 도서관의 연속간행물의 연.

간구독료도 매년 일정액 이상 인상되고 있어,

외국의 학술잡지 구입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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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속간행물 구독에 예산투입을 증가

시킨다고해도 모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

시키는 것이 어렵다.

더구나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기관으로서, ,

다양한 학문분야에 따른 다양한 학술연구자들

의 요구를 만족시켜야한다 연구자들이 속한.

학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성격과 종류

가 다르기 때문에 학술정보 효율적 이용을 극

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학문분야에 따른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정보이용의 특성과

행태를 잘 파악하여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보원과 그 형태 종류 이용가, , ,

치를 규명하여 학술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극

대화시키고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효

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본 고는 인용문헌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해

서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인용문헌 분석방법은 학술잡지가 인용된 빈

도를 평가의 척도로 삼는 방법으로 접근이 용

이하여 조사 자료를 얻기 쉽고 계량적 처리, ,

가 용이하여 가장 구체적인 정보자료의 이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한 특정 이용집단의 정보의

이용과 이용하는 정보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

학도서관 운 에 반 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박사학위 연,

구자들이란 특정이용집단의 정보이용행태를 조

사하여 대학도서관의 화학분야 학술잡지 장서

관리를 위한 정보를 얻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학분야 박사학위 논

문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어떤 형태의

문헌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장 빈번,

하게 인용된 학술잡지는 어떤 것인가 또한 인,

용된 문헌은 출판된 후 경과 연수가 얼마나 되

었는지 알아보고 문헌의 이용율 감소현상 노, (

화현상 에 관한 것도 알아보는 일이다 이 결) .

과 도서관 장서 특히 학술잡지의 관리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1.2

이 연구는 서울 시내 ‘K’대학교가 년2000

부터 년까지 년 동안 수여한 편의 화2008 9 42

학분야 박사학위논문을 수집하여 그 인용문,

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수집된 인용, .

문헌을 대상으로 잡지명과 출판년을 파악한

후에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통해 문헌형태별

분석 인용문헌의 인용빈도수 인용문헌의 연, ,

령분포 인용문헌의 노화현상 이용률 변화 등, ( )

에 대해 분석하여 특정이용집단인 화학분야,

박사학위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

는 것이다.

문헌형태의 종류는 단행본 학술잡지 연구, ,

보고서 회의록 특허 학위논문 기타 등의 모, , , ,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단행본에는 편7 .

람 과 사전을 포함하 으며 학술(Handbook) ,

지에는 학술잡지와 연속으로 간행되는 논문집

을 포함하 다 학술단체에서 실시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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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묶어 출

판한 발표논문집은 회의록에 포함시켰다.

이론적 배경2.

인용문헌 분석2.1

연구논문 특히 과학분야의 문헌에는 인용문

헌들이 대부분 게재되어있다. Ziman(1969)에

의하면 “연구문헌은 선행연구에 많이 의존하

기 때문에 파생적이며 독창적이 아니다 이는.

참고문헌의 긴 목록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

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연구문헌에 있어서

인용문헌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인용문헌분석이란 인용한 문헌과 인용된 문

헌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계량서지학의

한 연구분야이다.

인용하거나 참조한 각종 정보원을 조사 분

석하는 방법으로 정보생산자에 의하여 인용된

정보원들의 특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인용된 정보원들을 분석하

여 계량화함으로서 인용정보의 형태 언어 인, ,

용선호도 정보이용 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

을 주기도 한다.

에 의하여 최초로 시Gross & Gross(1927)

도된 인용문헌분석은 그 연구방법과 결과의

유용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연구의 한

역으로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

용문헌분석의 적용 분야는 매우 다양한 것으

로 이용자연구 과학사 연구 특정 분야 과학자,

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규명 과학적 향평가,

및 생산성 평가의 측정 정보검색 장서개발, , ,

특정분야의 문헌형태나 이용형태의 구조적 특

성 규명 특정 분야 연구자의 연구경향 파악, ,

그리고 자료의 유통현황 파악들의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속보성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빠르고 정보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보수집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수

립하고 특정분야의 이용행태를 파악하는데 인

용문헌분석은 높은 유용성을 제공한다.

한편 는 연구자들이 인용하Brooks(1986)

는 이유를 가지로 나누어 지적한 내용 중에7

서 반드시 학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용하

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다른 학.

자들의 논문을 비평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또

는 부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인

용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Negative Credit).

학자들이 인용했기 때문에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남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인용을 한다는

것이다(Social Consensus).

이처럼 인용문헌분석법의 가치와 의의에 대

한 평가가 학자에 따라 다르고 다양하나 이를

적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비교

적 접근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문헌의 가치, ,

와 신빙성이 인식 그리고 효율적인 문헌관리,

를 위한 기초자료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제

시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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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반면 인용문헌분석은 잡지의 발간 횟수와

수록 논문수 도서관소장여부 논문의 수명감, ,

소 등에 따라 달라지는 단점도 있다 또한 인.

용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인용빈

도가 계산 되므로 인용된 기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인용되었느냐하는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학술저널의 인.

용문헌분석은 기존잡지의 계속 구독여부 기존,

잡지의 별치 폐기 신규잡지의 구독 여부 등, ,

을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이용행태2.2

이용자연구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즉 이용자연구에서 핵심이 되. ,

는 개념은 정보와 사람이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이,

용하며 그 결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연구하는 분야가 이용자 연구 역인 것이다.

이용자는 정보요구를 갖는다 즉 정보를 필.

요로 한다 은 정보요구를. Atkin(1973) “이용

자의 환경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관하여 개인

이 인지한 현재의 확실성 수준과 개인이 성취

하려는 기준 상태사이에서 생기는 모순에 의

한 의례적인 불확실성의 작용”이라고 정의하

다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지식상태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상태보다 부

족하다고 인식한 때에 정보요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용자가 정보요구를 인식한 다음.

에는 자신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

위를 하게 된다 이 개념을. ‘정보이용행태’라

한다.

는 정보채널Paisley(1986) (Information

Ch 의 선택 정보요구annel) , (information Need)

의 질과 양 그리고 정보의 최신성 및 다양성,

이 정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명제

나 또는 이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는 동

기를 유발하는 개인적인 요인들의 역할에 관

한 명제를 제공 할 정보이용행태론(Informa-

이 시급히 필요tion Use Behavior Theory)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 다.

CRUS(Center for Research on User

는 이용자연구 를student) (user study) “이용

자와 비이용자의 봉사를 연구하는 지식의 복

합적인 학문 역”이라고 정의하고 이용자연구

는 그 유형이나 목표가 서로 다를지라도 궁극

적인 목적은 정보와 이용자를 정확하게 연결

시키는 데 있다고 하 다(Exon 1978).

는 이용자연구의 목적으로Lipetz(1970) 6

가지 사항을 들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이용,

자의 정보이용현상을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기

술하여 이론화하는 것과 이러한 과학적 연구

의 기반 위에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정책

결정 또는 국가정보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

용자연구를 응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는 인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메Krikelas

시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개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정보이용행태로 보았다. Wilson(1984)

은 지금까지의 이용자연구는 실제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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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론적 유용성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언급

하고 있다 즉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가 제.

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정보서비스에 유용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연

구의 개념을 정의해야 된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용자연구의 개념을 시스템 중심.

적이 아닌 이용자 중심적으로 재정의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연구의 흐름은 시스템 중심의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이용자 중심의 패러다임

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

표면적으로 나타난 시스템 이용상의 문제를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다루는 형태에서 “인

간” 요소에 보다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방

법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중심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이용자연구는 이용자와 정보시스템

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이용자행위를 파

악하지 않았으며 정보시스템과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혹은 그 상호작용의 결과를 낳게 하

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즉 체계적인 관찰에 의해서 이용자행.

위를 연구하고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의 절차

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

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의 특성2.3

박사학위논문이란 “박사학위취득을 목적으

로 대학에 제출하는 논문”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학위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학

술논문’을 말한다.

학위논문의 자료적 측면과 정보원으로서의

가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공간 되는, ( )公刊

경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는 학. Wood(1982)

위논문을 보고서나 회의록 같은 미간행자료로

서 공식유통채널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회

색문헌’ 의 범주에 넣고 있(Grey Literature)

다 따라서 제한된 부수로 인쇄되어 자료의 입.

수가 어렵다.

정보원으로서의 특징은 학위논문을 대학원

의 소정과정을 이수한 후 하나로 정리된 연구

의 성과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 제출

되는 일종의 연구보고서다 또한 독창적인 연.

구나 지식의 공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는 학위논문의 학술정보적 잠Tate (1953)

재가치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종결자산’(Frozen

으로 표현했고 은asset) , Bottle(1973) ‘최신정

보로서의 잠재적 정보원’이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석사학위논문과 달리 박사학위논문은

적어도 한번이상의 연구경험이 있고 엄격한,

대학에서의 심사와 인준과정을 거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학문에 대해 독창성을 지니고 있

으며 동일 분야에서의 이전의 저작들에 대해,

정통하며 전문화된 주제에 기여함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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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질적으로 우수한 것이 많고 연구자료,

로서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선행연구3.

국내의 선행연구3.1

김성아 는 충남대학교 도서관을 대(1994)

상으로 자연과학분야 중 화학분야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의 장서를 평가하 다 단행본의.

평가는 충남대학교 화학과에서 년 동안 개설1

된 개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통해 조사대상28

목록을 작성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 고 연,

속간행물의 평가를 위하여 국내 학술지로는

“대한화학회지 년(1992~1994 )” 외국의 학술,

지는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년 월 월Society(1993 1 ~6 )”를 조사대상 문헌

으로 선정하여 평가하 다.

한상완과 조인숙 은 우리나라 문헌정(1996)

보학분야의 학회지 논문의 내용분석을 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도서관학논집’, ‘정보

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등 개 학회지에 게4

재된 논문의 내용을 연구자 논문주제 및 참고,

문헌을 언어별 분포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조

사하 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제별 분포는 문.

헌정보학분야의 관종별 도서관 중 대학도서관

이 정보학 분야는 정보검색 서지학 분야는, ,

고활자 판본학 등을 포함한 고서지 분야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즉 문헌정보학회지.

와 도서관논집에는 문헌정보학 정보학 및 서,

지학의 논문이 종합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학회지에는 정보학의 논문이 서지학,

연구에는 서지학에 관한 논문만이 게재되고

있음을 발견하 다.

홍기철 은 학술잡지의 평가방법을 보(2001)

완하기위한 연구로서 박사학위논문 편을 대50

상으로 이용된 이용빈도와 이용분포를 연구하

다 즉 학술잡지를 신규로 구독할 경우에는.

이용빈도와 이용분포를 조사하여 양쪽에서 상

위를 차지하는 학술잡지를 우선적으로 구독해

야하며 학술잡지의 선택과 취소는 여러 가지

의 평가방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결

론을 내리고 있다.

김홍열 은 국내연구자들의 국내외 정(2003)

보원의 의존도를 밝히고자 국내 과학기술분야

대표적인 역인 기계 건축 화학 전기전자, , ,

분야에 대한 학술잡지 건의 논문기사에 인198

용된 건의 문헌을 대상으로 정보 인용행2,619

태의 차이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학술잡지 도서 회의자료 연구보고서등의 순, , ,

서로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고성순과 최상기 는 대학교수들을 대(2005)

상으로 년부터 년까지 게재한 논문2002 2003

편에 서 인용한 건의 자료를 분석하258 4,749

여 국회학술지의 인용은 대체로 문헌의 발행,

연도가 오래 될수록 감소하나 년이 경과, 0~5

한 자료보다는 년 경과한 자료가 더 많6~10

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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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은 년 년까지의(2005) 1946 -2004 3

개 전문기관지 및 개의 학회지 논문 편3 2,571

과 이에 인용된 문헌 만 편을 대상으로 문3 418

헌과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를

분석하기위하여 주제 역을 설정하고 간행시

기와 인용시기 등 연관성을 개의 가설을 설5

정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 다.

국외의 선행연구3.2

는 대학도서관에서 구독 및Broadus(1985)

취소 학술잡지를 결정하는데 Journal Cita-

에서 인용이 얼마나 되는가의 여tion Report

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 다 연구결과.

에 의하면 단지 에Journal Citation Report

서 자주 인용되지 않는다 해서 학술잡지 구독

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고 하 다.

비록 자주 인용되지는 않는다 해도 다른 인용

에 관한 출판물에서 높은 순위에 있거나 가격,

요인이 있거나 다른 목적보다는 주로 연구목,

적으로 사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런 요인을

고려해야한다고 하 다.

는 대학도서관내에서Chrzastowski(1991)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화학분야 학술잡지의4

이용률을 조사하 다 매일 도서관 관내에서.

이용된 저널들을 서가에 재배열한 것 관내 열.

람을 위한 대출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 학술잡.

지 대출과 상호대차 대출을 통한 이용 등 가4

지 변수 요인 에 의한 이용을 조사하 다( ) .

은 학술잡Ferguson and Kathleen(1993)

지를 구입할 경우와 도서관상호대차 또는 원문

제공자를 통하여 이용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미국 컬럼비아 대학이 소장하지 않은 식물학,

물리학 전자공학분야의 단행본과 학술잡지를,

대상으로 비교하 다 이에 의하면 다른 요인.

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

한다면 학술잡지를 직접 구독하는 것보다는 도

서관 상호대차 또는 원문제공 회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도서관 장서를 구성하는데 단지 비용적 측면만

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 다.

은 화학분야의 개 박사학Mubeen(1996) 22

위 논문의 인용문헌들을 분석하여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패턴을 연구하 다 연구과정에서는.

전체 개의 잡지가 연구에 활용되었으며418 ,

이 가운데 개의 핵심잡지를 확인하 다 또60 .

한 인용된 정보원의 형태는 개 정도로 밝혀7

졌으며 그 중에서 학술잡지 도서 특허 기, , , ,

술보고서 희의록 학위논문의 순서로 인용되, ,

는 것을 확인하 다.

는 지질학 전문도서관의 장서를Zipp(1996)

평가하기 위하여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을

분석하 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출판한,

논문들의 인용문헌들을 연구하고 양쪽의 결과

를 비교하 다.

은Chrzastowski & Olesko, B. M.(1997)

미국 의 도서관에 있는 저널들의 이용을UIUC

연구한 것이다 가격과 이용의 상관관계가 너.

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어떤 학술잡지 구독

이 취소되어야하는 지를 설정하기 위한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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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용대 효과를 계산해냈다.

는 가장 많이 인용된 자료의Buttlar(1999)

특성과 저자 그리고 인용된 출판물 원본의 국

가와 인용된 저널들을 다루는 주제의 범주와

그리고 인용된 문헌이 얼마나 최신성 있는가

에 대해서 평가하기위하여 문헌정보학분야 박

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을 분석하 다.

는 년과 년 사이Haycock(2004) 2000 2002

에 마친 교육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인용문헌

을 분석하여 가장 자주 이용된 저널들이 어떤

것인지 또한 단행본과 과학저널, (Scientific

Jour 의 기사들 간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nal)

지를 연구하 다.

자료의 수집4.

본 연구는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연구자들

의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은 화학분.

야 특정 이용집단인 박사학위연구자들의 박사

학위논문의 인용문헌을 가지고 조사 분석되,

었다 서울시. ‘K’ 대학교가 년부터2000 2008

년까지 총 년 동안 수여한 화학분야 박사학9

위논문을 수집하고 그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표 은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기간별< 1>

수집 현황이다 년부터 년까지 총. 2000 2008 9

년 동안 총 권의 박사학위논문이 배출 되었62

으나 입수 여부와 참고문헌 상태가 데이터처,

리에 적합치 않은 권을 제외하고 권20 42

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67.7%) .

년부터 년까지 수여된 총 박사학2000 2002

위논문 수는 권이며 이 가운데 권이 분석24 19

대상 논문으로 선택되었고 년부터, 2003 2005

년까지 수여된 총 박사학위논문 수는 권이20

며 이 가운데 권이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택11

되었다 년부터 년까지 수여된 총. 2006 2008

박사학위논문 수는 권이며 이 가운데 권18 12

이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택되었다.

분석대상 박사학위논문 권에 대한 인용42

문헌 수는 모두 개 이었다 박사학위논3,258 .

문 편당 평균 인용문헌 건수는 건의 참1 77.57

고문헌을 인용하 다.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수집 현황을 기간별

로 살펴보면 표 과 같다< 1> .

연 도 총논문수 권( ) 분석대상 논문수 권( ) 백분율(%) 총인용문헌수 건( )

2000~2002 24 19 79.2 1,227

2003~2005 20 11 55.0 928

2006~2008 18 12 66.7 1,103

총 합 62 42 67.7 3,258

표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기간별 수집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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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석5.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수여자들의 정보이

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박사학위논문 권에42

실린 인용문헌 총 건을 대상으로 문헌의3,285

형태별 언어별 인용빈도수 인용문헌 연령, , , ,

문헌수명감소율노화율( ), JCR(Journal Citation

을 이용한 학술잡지 향력평가 요소Reports)

인 를 비교해서 살펴Journal Impact Factor

보았다 각 항목들에 대한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인용문헌의 형태별 분석5.1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작성 중에 연구자들

이 이용하는 주요 정보원의 형태는 무엇이고,

어떤 문헌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지를 분

석한 것이다 인용문헌의 문헌형태를 단행본. ,

학술잡지 연구보고서 회의록 특허 학위논, , ,

문 기타 등의 모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7

다 단행본에는 편람 과 사전을 포. (Handbook)

함하 으며 학술지에는 학술잡지와 연속으로,

간행되는 논문집을 포함하 다 학술단체에서.

실시한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묶어 출판한 발표논문집은 회의록에

포함시켰다 기타 항목에는 강의노트 규격. , ,

카탈로그 등을 포함시켰다.

표 는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 2>

헌을 문헌형태별로 분석한 것이다 그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화학분야 연구자들이 전체 인,

용문헌 건 중에 학술잡지 인용건수가3,258

건 건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2,975 (91.3%)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행본으로 건. 221

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 연구보고서(6.8%) . ,

회의록 특허자료 학위논문 기타 자료 등의, , ,

형태에 대한 인용 비율은 이하를 보여주고1%

있다 학술잡지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인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화학분야 연구자들은 학술잡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술잡지가 주요 정,

연 도 단행본 학술잡지 연구보고서 회의록 특허 학위논문 기타 합계

2000~2002 109 1,081 0 14 17 2 4 1,227

2003~2005 71 842 2 3 8 1 1 928

2006~2008 41 1,052 0 0 8 0 2 1,103

총 합 221 2,975 2 17 33 3 7 3,258

백분율 6.8 91.3 0.1 0.5 1.0 0.1 0.2

표 인용문헌의 형태별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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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과학분야 연.

구자들은 그 분야 문헌의 생성주기가 짧아서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함께 최신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 단행본 보다 정보를 신속하게 접

할 수 있는 학술잡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다른 연구결과에서 화학분야 연구자의

학술잡지 인용율은 김홍렬 로 제79.7%( 2003)

시된 것보다도 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대학교 화. , K

학분야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으로 학술잡

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는 표본의 특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새로운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인용문헌의 언어별 분석5.2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편의 총 인용문42

헌을 기록언어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되었,

다 표 은 문헌형태별 인용문헌 기록언어. < 3>

를 나타낸 것이다 인용문헌의 기록언어로는.

어 한국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 , ,

있다 그리고 한국 또는 일본에서 출판된 자국.

내 잡지라도 사용된 언어가 어일 때에는

어에 포함시켰다.

인용문헌의 대부분이 어 로 쓰여졌(99%)

으며 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인용문헌은,

미만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의 박사학위논1% .

문 연구자들은 참고문헌으로 서양자료 이외의

것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으며 어자료의 이,

용이 다른 자료보다 월등하게 많이 이용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분석대상 자료인 박사학위논문은 이론

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여야하기 때문

에 주로 외국자료 그 중에서도 자료의 언어상

의 문제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문 자료를

이용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어학상의 문제로 미권의 자료를 많이 이

용하는 일반적인 공학자의 자료이용행태 이해(

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1984) .

편 학술지의 평가나 학술연구의 평가를 에SCI

문헌형태
언 어 단행본 학술잡지 보고서 회의록 특허 학위논문 기타 합계

어 212 2,962 2 17 27 3 6 3,229

한국어 7 3 2 1 13

독일어 2 4 1 7

중국어 6 6

일본어 3 3

합 계 221 2,975 2 17 33 3 7 3,258

표 문헌형태별 인용문헌 기록언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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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인용문헌의 이용에 있

어서도 서양자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논문의 등재율이. SCI

권위 있는 학술잡지 평가의 도구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는 이상에는 어로 출판되는 연구

물의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

어로 쓰인 문헌의 의존율도 계속 높아질 것

이다.

인용문헌의 인용빈도수 분석5.3

이 항목은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연구자들

은 주로 어떤 학술잡지를 이용하며 그 인용빈,

도수는 학술잡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

펴본 것이다 또한 인용빈도수가 높은 잡지들.

은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잡지이므로 이

용자 만족도와 이용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장서관리상 우선적으로 선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조사대상 화학분야의 박사학위논문 편에42

서 인용한 학술잡지는 총 종이다 박사학539 .

위논문 편을 생산하는데 평균 종의 학술1 12.8

잡지속의 인용문헌을 인용한 것이다.

표 는 분석대상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4>

편에서 인용된 학술잡지의 인용빈도를 조42

사 분석한 것이다, .

핵심잡지 순위 인용율 인용횟수 잡지명

1 7.64 232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2 4.21 128 Tetrahedron letters

3 3.46 105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4 2.67 81 Journal of chemical physics.

5 2.50 76 Synthetic metals.

6 2.30 70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 in Eng)

7 2.24 68 Applied physics letters.

8 2.11 64 Analytical chemistry.

9 1.94 59 Nature

10 1.88 57 Macromolecules

11 1.75 53 Science

12 1.61 49 Journal of applied physics

13 1.55 47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B.

14 1.35 41 Organic letters.

15 1.22 37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16 1.15 35 Advanced Materials

17 1.12 34 Chemistry of materials

18 1.12 34 Chemical reviews.

19 0.99 30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20 0.99 30 Organometallics.

표 인용빈도수에 따른 주요잡지 순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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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잡지
순위

인용율 누적인용율 잡지명 인용회수

1 7.64 7.64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232

2 4.21 11.85 Tetrahedron letters 128

3 3.46 15.31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105

4 2.67 17.98 Journal of chemical physics. 81

5 2.50 20.48 Synthetic metals. 76

6 2.30 22.79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 in Eng) 70

7 2.24 25.02 Applied physics letters. 68

8 2.11 27.13 Analytical chemistry. 64

9 1.94 29.07 Nature 59

10 1.88 30.95 Macromolecules 57

11 1.75 32.79 Science 53

12 1.61 34.31 Journal of applied physics 49

13 1.55 35.86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B. 47

14 1.35 37.21 Organic letters. 41

15 1.22 38.43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37

16 1.15 39.58 Advanced Materials 35

17 1.12 40.70 Chemistry of materials 34

18 1.12 41.82 Chemical reviews. 34

19 0.99 42.81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30

20 0.99 43.79 Organometallics. 30

21 0.99 44.78 Physical review. B, 30

22 0.92 45.70 Chemical physics letters 28

23 0.92 46.62 Tetrahedron. 28

24 0.89 47.51 Journal of Analytical Atomic Spectrometry. 27

25 0.86 48.37 Chemical communications 26

26 0.86 49.23 Macromole 26

27 0.86 50.08 Tetrahedron, asymmetry. 26

28 0.82 50.91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A. 25

29 0.79 51.70 Analytical Sciences 24

30 0.79 52.49 Physical review letters. 24

31 0.69 53.18 Biochemistry 21

32 0.69 53.87 Biopolymers. 21

33 0.69 54.56 Rapid communications in mass spectrometry 21

표 인용빈도수에 따른 주요잡지 누적 인용비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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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즉 박사학위논문 작,

성 시 가장 많이 이용한 학술잡지 순으로 배열

한 것이다.

인용빈도수에 따른 학술잡지 순위를 인용

비율과 그리고 인용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편에서 가장 많42

이 인용한 학술잡지는 “Journal of Ame-

rican Chemical Society”로 이 학술잡지 한

종의 인용횟수는 회 로 가장 높다232 (7.64%) .

다음으로 학술잡지 인용횟수를 순위대로 살펴

보면 “Tetrahedron Letters”로 128회(4.21%),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는 회105

(3.46%), “Journal of Chemical Physics”

회81 (2.67%), “Synthetic Metals” 회76 (2.5%)

의 순으로 인용되고 있다.

한편 박사학위논문에서 학술잡지 전체의

이상 이용된 학술잡지의 이용빈도 순위는1%

다음과 같다 인용율이 이상되는 잡지종수. 1%

는 종에 불과하다18 .

표 는 인용 빈도수에 따른 학술잡지 순< 5>

위와 인용비율과 누적 인용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누적인용율을 볼 때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연구자들이 박사학위논문 작성시 인용한 총문

헌 가운데 누적인용율 를 차지하는 학술잡50%

지의 수는 종으로 나타났다 즉 박사학위논27 .

문 작성시 이용자들이 이용한 문헌 중 를50%

학술잡지 권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나27

인용빈도 수 잡지수 종( ) 누적잡지수 종( ) 백분율(%) 누적비율(%)

1 295 295 54.73 54.73

2 79 374 14.66 69.39

3 36 410 6.68 76.07

4 20 430 3.71 79.78

5 18 448 3.34 83.12

6~10 31 479 5.75 88.87

11~20 27 506 5.01 93.88

21~30 15 521 2.78 96.66

31~49 7 528 1.30 97.96

50~99 8 536 1.48 99.44

회 이상100 3 539 0.56 100.00

합 계 539 100.0

표 학술잡지의 이용빈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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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정보요구의 를 만족시키는 잡지의. 50%

수는 권으로 나타났다 주요 학술잡지 권27 . 27

만 소장하고 있으면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연

구자의 정보요구 를 만족시킬 수 있다50% .

표 은 분석대상인 화학분야 박사학위논< 6>

문 편에서 인용된 학술잡지를 인용빈도 횟42

수에 따른 잡지의 종수를 순위별로 나타낸 것

이다 표 에서 학술잡지가 인용된 빈도수. < 6>

에 따른 학술잡지 종수를 살펴보면 전체에서,

회 이하로 이용된 학술잡지는 모두 종10 479

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다 회88.87% . 5

이상 이용된 학술잡지도 종109 (20.22%), 100

회 이상 인용된 잡지가 종으로 로3 , 0.06% 1%

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

이중에서 단 회만 이용된 것은 모두1 295

종으로 전체의 를 나타내고 있다54.73% . 21

회 이상 이용된 학술잡지는 종으로 전체33

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에는 회6.12% , 100

이상 인용된 학술잡지도 있다(0.6%) .

박사학위논문 편의 인용문헌가운데 인용42

된 학술잡지의 인용빈도수가 불과 몇 종의 학

술잡지에 집중되어있다 전체 인용된 종. 539

학술잡지 중에 종 학술잡지 가 전체27 (5.0%)

인용문헌수의 를 차지하고 있다 인용빈도50% .

에 따른 학술잡지의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용문헌에 나타난 인용빈도수를 보면 회1

만 인용된 학술잡지가 종으로 전체 종295 539

중에 에 해당한다 회 이상 인용된 학54.7% . 5

술잡지는 종에 에 불과하다 해당109 20.22% .

한다 회 이상 인용된 학술잡지는 개. 21 35

잡지에 불과하다(6.7%) .

주요학술잡지의 소장사항5.4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연구자들이 가장 선

호하는 문헌형태는 학술잡지이다.

조사대상 인용문헌 형태 중에서도 학술잡지

가 를 차지하고 있다 표 참조 인91.3% (< 2> ).

용된 학술잡지의 종수도 종에 이른다 이539 .

가운데 번 인용된 학술잡지의 수는 종에1 295

이른다 번 인용된 학술잡지는 종 번 이, 2 79 , 4

내 인용된 학술잡지가 모두 종 에430 (79.78%)

이른다 표 참조 이 모든 학술잡지를 구(< 6> ).

독한다고 이용자 만족이 극대화 되는 것은 아

니다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적.

합한 학술잡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연유로 인용문헌 중에서 인용횟수가 많

은 주요학술잡지를 대상으로 소장여부를 조사

하 다 인용빈도가 높은 학술잡지 중에서 누.

적인용율이 이내에 속하는 학술잡지 표50% (<

참조 와 인용비율이 이내에 있는 잡지5> ) 1%

를 표 참조 대상으로 소장 조사를 하 다(< 4> ) .

표 은 주요 학술잡지의 소장상황을 나< 7>

타내는 표이다 소장 조사는 대학교 도서관. K

홈페이지에서 인쇄매체 학술잡지와 전자매체

학술잡지를 함께 검색하 다.

누적인용율 이내의 학술잡지의 소장율50%

은 인쇄매체 학술잡지의 경우 전자매78.6%,

체 학술잡지의 경우 를 나타내고 있다92.9% .

인용율이 이상인 학술잡지의 소장율은 인1%

쇄매체 학술잡지의 경우 전자매체 학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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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잡지
순위

인용율 누적인용율 잡지명
인용
회수

소장여부

인쇄
저널

전자
저널

1 7.64 7.64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232 소장 비소장

2 4.21 11.85 Tetrahedron letters 128 소장 소장

3 3.46 15.31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105 소장 소장

4 2.67 17.98 Journal of chemical physics. 81 소장 소장

5 2.50 20.48 Synthetic metals. 76 비소장 소장

6 2.30 22.79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 in Eng)
70 소장 소장

7 2.24 25.02 Applied physics letters. 68 소장 소장

8 2.11 27.13 Analytical chemistry. 64 소장 소장

9 1.94 29.07 Nature 59 소장 소장

10 1.88 30.95 Macromolecules 57 소장 소장

11 1.75 32.79 Science 53 소장 소장

12 1.61 34.31 Journal of applied physics 49 소장 소장

13 1.55 35.86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B. 47 소장 소장

14 1.35 37.21 Organic letters. 41 비소장 소장

15 1.22 38.43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37 소장 소장

16 1.15 39.58 Advanced Materials 35 비소장 소장

17 1.12 40.70 Chemistry of materials 34 비소장 소장

18 1.12 41.82 Chemical reviews. 34 소장 소장

19 0.99 42.81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30 소장 소장

20 0.99 43.79 Organometallics. 30 소장 소장

21 0.99 44.78 Physical review. B, 30 소장 소장

22 0.92 45.70 Chemical physics letters 28 비소장 소장

23 0.92 46.62 Tetrahedron. 28 소장 소장

24 0.89 47.51
Journal of Analytical Atomic

Spectrometry.
27 비소장 소장

25 0.86 48.37 Chemical communications 26 소장 소장

26 0.86 49.23 Macromole 26 소장 소장

27 0.86 50.08 Tetrahedron, asymmetry. 26 소장 소장

28 0.82 50.91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A. 25 소장 비소장

표 주요 학술잡지의 소장 상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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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잡지의 경우 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94.4% .

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학술잡지의 영향력지수5.5

(Journal Impact Factor)

은 다학JCR(Journal Citation Reports)

제적 학술잡지 평가도구이다 은 참고문헌. JCR

을 종합하여 학술잡지를 기준으로 연구의 향

력을 측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인용과 피인용

학술잡지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계량적.

통계데이터를 통해서 주제 분야 내에서 학술잡

지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적

이고 객관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사서 및 정보.

전문가들이 학술잡지 장서개발 및 학술잡지 관

리를 할 때 장서를 위해 저널을 선정하거나,

제외하는 업무의 지원이나 또는 보존 결정을

위한 판단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편의 인용문헌42

가운데 인용빈도수가 높은 주요학술잡지들에

대해 로부터 에디션 년도를 기JCR JCR 2006

준으로 잡지Journal Impact Factor(JIF;

향력지수 를 산출해보았다 수치는) . JIF 1.589

에서 까지 다양하 다30.028 .

표 은 주요학술잡지들에 대한< 8> Journal

를 나타낸 것이다 화학분야Impact Factor .

박사학위논문의 참고문헌 인용횟수가 많은 30

개 주요학술잡지들과 년 에디션 연JCR 2006

도의 와 비교해보았다 주요학술잡지들의JIF .

순위와 의 의 수치 값에 따른 순위가 반JCR IF

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부분도 있다.

주요 학술잡지 선정시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인용문헌의 인용빈도에 따른 학술잡지와 JCR

의 지수를 사용해서 학술잡지 선정할 수JIF

있다.

예를 들어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인용문헌

의 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잡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는 JCR

년 에디션 연도의 의 값을 보2006 JIF 7.696

이고 주요학술잡지들 중에 년 에디, JCR 2006

션 연도에서 가장 높은 값 을 보인(30.028)

“Science” 학술잡지는 인용빈도 순위가 위11

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번 잡지, 1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는 년간9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의 참고문헌 중 가장

많은 인용횟수를 나타낸 잡지이다.

년 에디션 연도 기준 지수는2006 JIF 2004

년과 년 년 동안2005 2 Journal of the Ame-

학술잡지에 실린 논rican Chemical Society

문 중에 년에 인용된 수치를 나타낸다2006 . 2

가지 수치의 산정의 배경은 다르나 년 기간9

동안의 인용빈도비율과 짧은 년 기간 동안의2

지수를 함께 사용하면 학술잡지 선정에 도JIF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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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잡지
순위

인용율 누적인용율 잡지명 인용회수
impact
factor

1 7.64 7.64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232 7.696

2 4.21 11.85 Tetrahedron letters 128 2.509

3 3.46 15.31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105 3.790

4 2.67 17.98 Journal of chemical physics. 81 3.166

5 2.50 20.48 Synthetic metals. 76 1.685

6 2.30 22.79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 in Eng) 70 10.232

7 2.24 25.02 Applied physics letters. 68 3.977

8 2.11 27.13 Analytical chemistry. 64 5.646

9 1.94 29.07 Nature 59 26.681

10 1.88 30.95 Macromolecules 57 4.277

11 1.75 32.79 Science 53 30.028

12 1.61 34.31 Journal of applied physics 49 2.316

13 1.55 35.86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B. 47 4.115

14 1.35 37.21 Organic letters. 41 4.659

16 1.15 39.58 Advanced Materials 35 7.896

17 1.12 40.70 Chemistry of materials 34 5.104

18 1.12 41.82 Chemical reviews. 34 26.054

19 0.99 42.81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30 2.387

20 0.99 43.79 Organometallics. 30 3.632

21 0.99 44.78 Physical review. B, 30 3.107

22 0.92 45.70 Chemical physics letters 28 2.462

23 0.92 46.62 Tetrahedron. 28 2.817

24 0.89 47.51 Journal of Analytical Atomic Spectrometry. 27 3.630

25 0.86 48.37 Chemical communications 26 4.521

27 0.86 50.08 Tetrahedron, asymmetry. 26 2.468

29 0.79 51.70 Analytical Sciences 24 1.589

30 0.79 52.49 Physical review letters. 24 7.072

표 인용빈도수에 따른 주요학술잡지들과< 8> Journal Impac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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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의 연령 분석5.6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편의 인용문헌이42

출판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용문헌의 반

감기와 경과시간별 인용문헌 건수를 조사하

다 출판이후 경과시간의 계산은 인용한 문헌.

의 출판연도와 인용된 문헌의 출판연도의 차

이를 나타내는 연도를 적용하 다.

인용문헌의 나이는 인용된 문헌이 출판 후

경과된 시간을 말한다 즉 출판된 후 어느 정.

도 경과된 시점에서 이용되었느냐를 분석해서

이용하는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어느 시점에

서 이용하느냐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다 즉.

인용되는 문헌의 출판 후 어느 정도 경과된 시

간 후에 인용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인용된 문헌의 출판 후 나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분야 문헌은 과.

학기술분야의 학문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

에 생산되는 문헌도 빠르고 문헌의 수명주기

인용연령 년( )
연령에 따른
인용문헌수 건( )

연령에 따른 인용문헌
누적수 건( )

총인용문헌대비율(%)
총인용문헌대비
누적비율(%)

0 14 14 0.47 0.47

1 87 101 2.94 3.41

2 167 268 5.64 9.05

3 181 449 6.11 15.16

4 237 686 8.00 23.17

5 241 927 8.14 31.31

6 213 1140 7.19 38.50

7 209 1349 7.06 45.56

8 205 1554 6.92 52.48

9 171 1725 5.78 58.26

10 144 1869 4.86 63.12

11-15 525 2394 17.73 80.85

16~20 250 2644 8.44 89.29

21~25 142 2786 4.80 94.09

26~30 75 2861 2.53 96.62

31~35 57 2918 0.96 98.55

36~ 43 2961 1.93 99.53

합 계 2961 100.0 100.00

표 인용연령 대비 인용문헌수와 인용문헌누적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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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빨라지고 있다.

표 는 인용연령 대비 인용문헌수와 인< 9>

용연령 대비 누적 인용문헌수를 각각 나타낸

표이다 표 는 인용연령을 기준으로 연령. < 9>

에 따른 인용문헌수 총인용문헌대비율 연령, ,

에 따른 인용문헌 누적수 총인용문헌대비 누,

적비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인용문헌.

누적비율상 반감기가 나타나는 연도 년 를(7.6 )

나타내기 위해서 년까지는 년 단위로 기록10 1

되어있으며 이후는 년 단위로 표시되어있, 5

다 인용문헌수가 건이 넘는 인용연령대가. 200

년에서 년까지에 걸쳐있다 인용문헌수가4 8 .

표 인용연령별 인용문헌 누적수< 11>

표 인용연령별 인용문헌수< 10>



정보관리연구, vol.39, no.2, 2008, pp.185-209

 

가장 많은 인용연령대이다.

표 은 인용연령 대비 인용문헌수의 내< 10>

용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총인용문헌 대비.

인용문헌 누적수를 비율로 나타낸 항목에서

대를 보고 산정하면 반감기는 약 년이50% 7.6

된다 총 인용문헌의 건의 에 해당. 2,961 50%

하는 건이 나타내는 수치가 년이1,480.5 7.6

된다 총 인용문헌 중 년 이내의 문헌이. 5 용율

이 년까지의 문헌이용율이31.3%, 10 63.1%

까지로 나타났다 화학분야 연구자들은 반감.

기 년 그리고 년 이내의 문헌을 많이 이7.6 10

용하고 있다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연구자.

들은 년 이내의 문헌을 많이 인용하는 것으10

로 나타났다.

표 은 인용연령 대비 누적 인용문헌수< 11>

의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결 론6.

오늘날 사회가 다양해지고 학문이 고도로

발전하고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이용자,

의 정보요구는 다양해지고 특히 정보의 전문

성과 최신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이에 따.

라 이용자의 정보요구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자료인 학술잡지의 가치는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서 박사학위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살펴보면서 이용에 있어서,

특성을 살펴보고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문헌 형태별 분석결과에서 화학,

분야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 분석에 의해

화학연구자가 가장 선호하는 문헌형태는 학술

잡지이며 단행본 연구보고서 특허 등 그 어, , ,

떤 형태의 자료보다 선호도가 높다 화학분야.

연구자들이 전체 인용문헌 건 중에 학술3,258

잡지 인용건수가 건 건으로 가장2,975 (91.3%)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행본으로 건 에 불과하221 (6.8%)

다 그 다음으로 연구보고서 회의록 특허자. , ,

료 학위논문 기타 자료 등의 형태에 대한 인, ,

용 비율은 이하를 보여주고 있다1% .

둘째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전체 권 중, 42

인용문헌의 기록언어를 문헌형태별로 살펴보

았다 한국 또는 일본에서 출판된 자국 내 잡.

지라도 사용된 언어가 어일 때에는 어에

포함시켰다 인용문헌에 사용된 기록언어는.

어 한국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 , ,

있었다 인용문헌의 대부분이 어 로 쓰. (99%)

여졌으며 어 이외의 언어로 쓰인 인용문헌,

은 미만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의 박사학위1% .

논문 연구자들은 참고문헌으로 서양자료 이외

의 것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으며 어자료의,

이용이 다른 자료보다 월등하게 많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술지의 평가나 학술.

연구의 평가를 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SCI

인용문헌의 이용에 있어서도 서양자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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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재율이 권위 있는 학술잡지 평가SCI

의 도구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는 이상에는

어로 출판되는 연구물의 비율은 계속 늘어

날 것이며 그에 따라 어로 쓰인 문헌의 의, ,

존율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셋째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편에서 인, 42

용된 학술잡지의 인용빈도를 조사 분석한 결,

과 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즉 가장 많이 인용한

학술잡지는 “Journal of American Chemical

Society”로 이 학술잡지 한 종의 인용횟수는

회 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학술잡232 (7.64%) .

지 인용횟수를순위대로살펴보면 “Tetrahedron

Letters”로 회128 (4.21%), “Journal of Or-

ganic Chemistry”는 회105 (3.46%), “Journal

of Chemical Physics” 회81 (2.67%), “Syn-

thetic Metals” 회76 (2.5%)의 순으로 인용되

고 있다 인용율이 이상 되는 잡지종수는. 1%

종에 불과하다18 .

넷째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연구자들이,

박사학위논문 작성 시 인용한 모든 인용문헌

가운데 누적인용율 를 차지하는 학술잡지50%

의 수는 종으로 나타났다 즉 박사학위논문27 .

작성 시 이용자들이 이용한 문헌 중 를 학50%

술잡지 권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27

났다 정보요구의 를 만족시키는 잡지의. 50%

수는 권으로 나타났다27 .

다섯째 조사대상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42편에서 인용된 학술잡지의 종수는 모두

종으로 나타났다 인용빈도가 회 미만539 . 10

인 학술잡지는 모두 종으로 전체의 를472 87%

차지하고 있고 회 이상 이용된 학술잡지도, 5

종 으로 밝혀졌다 회 이상 인용109 (20%) . 100

된 잡지가 종 으로 에도 미치지 못3 (0.06%) 1%

하고 있다 또한 단 회만 인용된 문헌도 모두. 1

종으로 전체의 를 나타내고 있다 박295 55% .

사학위논문 편의 인용문헌의 인용빈도가 불42

과 소수의 학술잡지에 집중되어있다.

여섯째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 편의 인, 42

용문헌 중에서 인용횟수가 많은 주요학술잡

지를 대상으로 소장여부를 조사하 다 인용.

빈도가 높은 학술잡지 중에서 누적인용율이

이내에 속하는 학술잡지와 인용비율이50%

이내에 있는 잡지를 대상으로 소장 조사를1%

하 다 소장 조사는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 K

지에서 인쇄매체 학술잡지와 전자매체 학술잡

지를 함께 검색하 다 누적인용율 이내. 50%

의 학술잡지의 소장율은 인쇄매체 학술잡지의

경우 전자매체 학술잡지의 경우78.6%, 92.9%

를 나타내고 있다 인용율이 이상인 학술. 1%

잡지의 소장율은 인쇄매체 학술잡지의 경우

전자매체 학술잡지의 경우 를77.8%, 94.4%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 학술잡지 평가도구인 의 저널, JCR

의 향력평가 는 사(Journal Impact Factor)

서와 정보전문가에게 학술잡지 장서개발에 좋

은 활용도구로 쓰인다 에디션 연도기준. JCR

년 산출지수는 부터 까2006 JIF 1.589 30.028

지 다양하 다.

여덟째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에 인용된,

문헌이 출판된 후 어느 정도 경과된 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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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인용된 문

헌의 출판 후 나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용연.

령이 년 이내와 년에서 년 사이에 인용연5 6 10

령인 문헌이 많이 인용되었으며 년 이내는5

총 인용문헌의 년 이내는 총 인용31.3%, 10

문헌의 로 인용문헌 중 년 이내에 인63.1% 10

용될 경우가 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60% .

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연구자들은 년 이내의10

문헌을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인용문헌 대비 인용문헌 누적수를 비율로

나타낸 항목에서 대를 보고 산정한 화학50%

분야 인용문헌 반감기는 약 년으로 밝혀7.6

졌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학술잡지 선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에 통제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성

문화된 공식적인 선정 및 취소 정책 없이 선정

담당자들이 기준으로 하는 규정에 의해서 선

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학분야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특정분야 특정 이용자 집단의 정보이용행태,

에 대해서 조사하 다 이 결과를 통해서 소장.

학술잡지의 과부족을 알 수 있고 장서의 균형,

을 맞출 수 있으며 이용자 요구 충족도를 파,

악하여 도서관의 목적과 이용자의 요구와 일

치하는 꾸준한 학술잡지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과학기술분.

야의 전문도서관 정보서비스와 대학도서관의

화학분야 연구자들에게 좋은 시사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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