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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국내 의학사서 역량 강화를 한 KMLA의 지원 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하여 문직 회의 역할 조사 후, 공통된 역할 추출  이를 5개 역으로 범주화한 후 MLA와 KMLA의 지원 

로그램을 비교․분석하 다. 결과 KMLA의 지원 로그램 개선 방안으로 여섯 가지를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의학사서를 

공식 ․지속 으로 지원하기 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계속)교육  훈련 로그램 역에서 의학 분야에서 

필요한 문 인 역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IRB 원회 역할을 한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연구  출  지원에 

있어서 연구비  연수 로그램에 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네트워크  력 지원에 있어서 멘토링, 리더십․펠로

우십 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외 트 십에 한 개선과 다양한 수상 지원도 계획도 필요하다. 다섯째, 문자격증 

 각종 인증서 제도에 있어서 련 분야의 학  취득 지원, 다양한 강좌 지원을 통한 인증서 발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부  유치를 한 KMLA의 극 인 내외  홍보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ways to improve KMLA’s support program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domestic medical librarians. To this end, after investigating the roles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common roles were extracted and categorized into five areas, and then the 

support programs of MLA and KMLA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six suggestions can be 

made as ways to improve KMLA’s support program. First, policy development is needed to officially and 

continuously support medical librarians. Second, in the area of (continu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educational support in professional areas required in the medical field is needed, as well as education 

for the role of the IRB committee. Third, in terms of research and publication support, various support 

for research funds and training programs is required. Fourth, in terms of network and cooperation support, 

mentoring, leadership, and fellowship programs are needed, and improvement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support for various awards should also be planned. Fifth, in terms of professional 

certification and various certificate syste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for obtaining degrees in 

related fields and to issue certificates through support for various courses. Sixth, KMLA’s active internal 

and external promotion and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to attract do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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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문직은 해당 문분야와 회원의 권익을 향

상하고 발 을 한 회를 구성하고 회원은 

문직 회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다.

사서직 역시 문직의 특성과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서 회  종별 특성에 맞는 

회가 있다. 의학 분야에는 의학도서   구성

원의 권익 향상과 발 을 목 으로 ‘의학도서

회’를 구성하여 교육 로그램 운 , 각종 

력을 한 네트워크 형성 등의 다양한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문직 사서들

은 개인의 역량과 문성을 강화하며, 외연을 

확장할 수 있어 직업에 한 자 심과 기 에 

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회 발 으

로 이어지게 된다.

의학도서 의 문단체로 국내에는 한국의학

도서 회(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이하 KMLA)가 있으며 국외의 표  사례로는 

미국의학도서 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이하 MLA)가 있다. 두 나라의 의학사서 역량 

개발을 한 역할은 ‘의학사서의 자부심 고취 

 사기 진작’에서부터 ‘이용자 서비스를 한 

역량 개발’, ‘연구와 경험을 통한 본인의 능력 

발휘’, ‘조직 내 원활한 업무 활동  의사소통’, 

‘ 트 십․리더십․펠로우십 계를 통한 친

목․리더로서의 자질 향상’, ‘국내외 인 네트

워크 형성’ 등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결국 의학사서 뿐만 아니라 회의 발

에도 기여하게 된다. 즉 회는 회원의 정신

인 부분은 물론 실질 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도서 을 우

회한 정보요구 해결, 의학 분야 연구와 교육 융․

복합 증가 등 변하는 의학 분야 환경에서 의

학사서들의 역할 변화와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학 분야 내외의 환경

변화에 응한 국내 의학사서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하여, 보다 다양하고 발 된 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학도서 회 의학사

서 역량 강화 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의학사서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한 기 자료

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하 다. 

 

1.2 연구내용  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한국과 미

국의 의학도서 회가 의학사서의 역량 강화

를 하여 수행하고 있는 로그램 내용을 조

사․분석하 다. 이를 하여 로그램 역을 

5가지 역으로 선정하 으며, 그 결과를 기반

으로 KMLA 로그램 운  개선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내용과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을 통해 문직 회의 구성원에 

한 지원을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직 회는 도서  심으로 조사하 으며 타 

분야 문직 회도 일부 그 상으로 하 다. 

그 이유는 문직 회의 종류와 상 없이 공통

인 역할이 있을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 로 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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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LA 지원 로그램을 비교하기 한 항

목을 추출하 다.

셋째, 비교 항목을 5개 역으로 구분하여 

MLA와 KMLA의 지원 로그램을 비교  

분석하 으며 이를 토 로 KMLA의 지원 

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언하 다. 

본 연구의 비교 분석 상으로 MLA를 선

정한 이유는, MLA는 미국의 의학도서   

의학사서를 표하며, 재 400개 이상의 기

과 3,000명의 건강정보 분야 문가로 구성된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023a) 미국을 

넘어선 국제 인 문기 으로 그 규모와 의학

사서를 지원하는 역에 있어 범 하면서 다

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 이기 때문에 KMLA

의 의학사서 역량 강화를 해 용할 들이 

많다고 단하여 비교․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조사 기간  방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10

월 15일 기간 동안 MLA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로그램 항목과 내용을 조사하 으며, KMLA

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해당 기  정기

간행물  특집 출 도서 ｢한국의학도서 회 

50년사｣(한국의학도서 회, 2018)의 내용을 

병행하여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학사서’라는 용

어에 한 정리가 필요하다. 의학사서(medical 

librarians)는 건강(보건)정보 문가(health infor- 

mation specialists), 건강(보건)과학사서(health 

sciences librarians), 정보가(informaticists) 등

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노동조 외, 2008, 

44), 미국에서는 주로 ‘건강(보건)정보 문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Medical Library 

Association, 2023a). 본 연구는 KMLA의 지

원 개선에 목 을 두고 있는 바, 한국에서 사용

하고 있는 ‘의학사서’라는 용어를(한국의학도서

회, 2011) 사용하 다. 

2. 문직 회의 역할 

문직 회의 역할이라 함은 회원을 한 지

원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련 선행연

구를 통해 조사한 문직 회의 역할은 [부록 

1]과 같다. 문직 회로서 기본 이면서 일반

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타 분야의 문직

회도 동일할 것이라는 단으로 본 연구에서의 

문직 회는 도서 을 주 상으로 하면서 타 

분야 문직 회도 일부 조사하 다. 

[부록 1]에서 ‘공통성을 지닌 항목’은 문직

회 역할에서 유사한 성질의 역할들을 모두 나

열한 것이다. 이를 토 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

면서 다른 용어로 쓰인 항목은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 으며 항목을 표할 수 있는 역을 5

개로 범주화하 다. 5개 역명과 각 역에 해

당하는 항목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부록 1]에 제시한 문직 회 역할  ‘직

원개발계획’, ‘제도  지원’ 그리고 ‘공동체 의

식성장’은 본 연구의 조사를 한 항목에서 제

외하 다. 직장 내 사교  인 계 시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직원개발계획’은 멘토링 로

그램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단되

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

았다. Havener와 Stolt(1994)가 제시한 ‘제도

 지원’은 그 범 가 범 하다. <표 1>에 제

시한 5개 역이 모두 제도  지원에 포함될 수 

있는 역으로 단되어 역시 별도의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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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정책개발
윤리강령, 옹호, 비 , 핵심 가치, 신념, 사명, 목   목표, 각종 기   표  제정(도서  

 정보서비스, 역량), 연구정책선언문

(계속)교육  훈련 로그램 문 (CE)교육 로그램 개발  운 ( 문성 개발), IRB 교육 지원

연구  출  지원
연구 결과 출   정기간행물( , 회 발간지) 발행, 연구비 지원, 연구 로젝트 

공모, 연구논문작성 지원, 해외연수( 로그램․지원 )

네트워크  력 지원

멘토링 로그램,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 트 십, 채용정보, 수상, 공식 활동 

 행사 홍보, 자자원 컨소시엄 참여, CE 강사 지원, 젠테이션 기회 제공, 회의, 

워크  등

자격증  각종 인증서 제도 문자격증(의학사서자격증, AHIP 제도), (학 )인증서 제도

<표 1> 문직 회 역할의 5개 역  항목

제시하지 않았다. ‘공동체 의식성장’은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악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추

상 이며 감정 인 것으로 본 조사 항목으로는 

합하지 않다고 단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이외의 역할들은 다수 선행연구에 공통 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은 그만큼 요하다

는 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조사 항목에 모두 

포함하 다.

<표 1>에 제시한 역  항목들에 한 설

명은 다음과 같다. 

2.1 정책개발 

어떠한 회, 조직, 단체(이하 회)이든 

문직 집단의 윤리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

의 책임과 의무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회로

써 공식 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국의 

에서 도서   정보과학 직업 그리고 교육 

 의료 직업과의 비교를 통한 로페셔 리즘

(professionalism)의 본질을 검토한 연구에서 

Cannon(2017)은 구성원 내에서 로페셔 리

즘의 활성화를 한 문직 회의 요한 역할

로 윤리강령(Codes of Ethics)을 제공하는 것

임을 강조하 다.  세계 문도서 회의 윤

리강령에는 사서  기타 정보 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고 향상함으로써 문분

야에서 질 인 우수성을 해 노력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데(IFLA, 2012) 이로써 의학

사서는 그들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

며 직업의 문성과 정 인 평 을 진할 

수 있다.

‘옹호(advocacy)’란 ‘어떤 상을 두둔하고 편

들어 보호하다.’라는 의미이다(다음백과, 2023).1) 

문직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직무 향상, 지 의 보호  권리 주장에 하여 

구성원을 표하여 문직 회가 옹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지 를 확고히 할 수 있

으며 직무 향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IFLA에서는 문직

회는 구성원의 직무를 향상하기 해 지속 인 

문성 개발을 제공해야 하는 옹호자라고 하

으며 이를 한 정책과 규정을 통해 구성원을 

 1)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88468&supid=kku00023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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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해야 한다고 하 다(Varlejs et al., 2017) 

Epstein(2017)은 MLA 구성원의 문성 개

발을 한 이니셔티 를 설명하면서 MLA의 

비 을 언 하 으며 Homan(2002)은 MLA

의 핵심 가치와 신념이 비 에 명시되어 있다

고 하 다. 이것은 그만큼 문직 회가 정책

이나 이니셔티 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 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핵심 가치와 신념의 확고

한 유지를 해서는 비  제시 한 요한 역

할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도서 회는 의학

사서의 문성으로 다른 분야에서 학 를 취득

했거나 련 기술  지식을 리하는 데 있어 

이 분야에 입문한 새로운 세 의 문가들에게 

의학사서의 핵심 가치를 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Neal, 2006). 

Fenske와 Dalrymple(1992), Garrison & 

Cramer(2021), Koehler(2005), Pionke et al. 

(2022) 그리고 Thomas, Satpathi, & Satpathi 

(2010) 등 다수의 문헌에서 도서 회  의

학도서 회의 사명을 언 하 다. Fenske와 

Dalrymple(1992)는 MLA 사명 선언문이 의

학사서의 활발한 연구 활동의 동력이 될 수 있

음을, ‘의학도서   의학사서를 한 최  규

모의 문직 회인 MLA의 사명 선언문지지’ 

 ‘MLA가 사명과 비 을 다시 활성화하여...’

라는 표 (Pionke et al., 2022), ‘사서에게 

문 인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을 

한 지속 인 평생학습을 진하는 것이 그 사

명에 필수 ’이라는 표 (Thomas, Satpathi, & 

Satpathi, 2010), 문직 회는 사명 선언문  

윤리강령을 규정해야 한다는 (Koehler, 2005) 

그리고 도서 의 로그램, 회의 등은 회의 

사명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Garrison & 

Cramer, 2021) 등을 통해 사명(선언문 제정) 

역시 문직 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임을 알 수 

있다. 

문직 회의 도서   정보서비스 표  제

정 역할에 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CHLA 

(Canadian Health Libraries Association) 표  

개발 사례 제시(Frati, Kleinberg, & Oja, 2021), 

아일랜드 도서 회에서 발행한 아일랜드 의

학도서   정보서비스 표   발행, MLA의 

병원도서  표 , ALIA(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의 건강도서  

성과 평가 지침, 스코틀랜드의 이용자 도서  서

비스 표 (Harrison, Creaser, & Greenwood, 

2011) 그리고 Murphy(2021)는 문직 회가 

정보서비스 표 을 발행해야 한다고 하 으며, 

McCarthy(2021)는 문직 회는 의학사서 역

량  표 을 제정하고 그 역량을 개발할 기회

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 다. 이를 통해 표

  역량 제정도 문직 회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이지연(2009), McCarthy(2021)와 Xie와 

Zhang(2018)의 연구에는 연구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연구정책선언문 제정도 문직

회의 역할임을 제시하 다. 

2.2 (계속)교육  훈련 로그램 

‘ 문가’는 개인이 필수 교육  훈련을 완료

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자로 인증을 받고 선택

한 직업에 특정한 가치를 내면화한 후에만 가

능하다(Abbott, 1998; Wilensky, 1964). 이러

한 에서 술도서 회의 역할 연구에서 

회는 교육  문성 개발을 운 ․권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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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French, 2003), 의학도서 회에서도 기

교육과 평생교육, 실무교육 등을 통해 의학사

서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변화

하는 상황에 응하고 그들의 역량 강화를 한 

문성 개발이 필요함(Homan, 2002; Murphy, 

2021; Perry, 2013)을 언 하 다. 이를 해 

문직 회는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고 련 기 과의 로그램도 공유해야 한다고 

하 다(McCarthy, 2021; Ritchie, 2008; Roper, 

2006). IFLA에서는 문성 개발 지침을 발표

하면서 구성원을 한 양질의 계속 교육 책임은 

역시 회에 있으며 회는 문성 개발의 요

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 다(Varlejs et al., 

2017).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LA(Public Library Association), CILIP(

국도서 정보 문가 회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에서

도 CE 교육을 통한 사서의 문성 개발이 필요함

을 강조하 다(Thomas, Satpathi, & Satpathi, 

2010). 

IRB 교육 지원은 의학사서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원회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IRB 역

할에 한 교육도 문성 개발의 역으로 회

에서의 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한 연구도 있

다(Robinson & Gehle, 2005; Sullo & Gomes, 

2016). 

2.3 연구  출  지원

연구에 한 사서의 인식을 확장하고 연구 

활동을 장려할 목 으로 1988년  MCMLA 

(Midcontinental Chapter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와이오 , 유타, 사우스다

코타, 콜로라도, 네 래스카, 미주리, 캔자스 등 

포함)는 회원들에게 연구 활동, 연구 수행 시 

경험한 제약, 문 기 이 연구를 지원할 수 있

는 방법에 해 질문한 결과, 회원들은 연구  

출  련 정보 제공에 한 문 조직의 지원

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련하여 MLA에서

는 The Strategic Pla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에서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

한 세 가지 목표와 략을 제시하면서 연구 능력 

개발과 련된 교육의 재정  지원과 로젝트 

보조 을 통한 지속 인 연구 지원 제공이 필요

함을 밝혔다(Burdick et al., 1990). 문직 회

의 활동 가치에 한 포커스 그룹 조사 결과, 역

시 연구  출  기회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rank, 1997), Davidson과 

Middleton(2006), Garrison과 Cramer(2021)

도 Frank(1997)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문직

회의 연구  출  지원에 한 요성을 언

하 다. 이지연(2009)은 의학도서 과 의학

사서 상의 해외 로그램 정보  지원 에 

하여 조사하 으며 총9개의 지원 로그램 

 지원 을 소개하 다. 조사를 통해 의학도

서 과 의학사서에 한 국가 차원의 심과 

실제 인 지원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해서는 문 의회  표 기 의 역할이 

요하다고 하 다. 국내에서도 정부  련 

부처에서는 의학 역의 연구발 을 하여 연

구 활동에 있어서 기 와 기반이 되는 의학도

서 과 의학사서의 역량 강화를 한 다양한 

기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

외 McCarthy(2021)와 Xie와 Zhang(201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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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에 한 문직 회의 자  지원

의 필요성과 요성을 언 하 다. IFLA에서는 

문직 회가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출 물 발

행  이에 한 지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하 으며(Varlejs et al., 2017) French(2003)

와 Lessick et al.(2016) 등도 문직 회의 출

물   발행( 회지, 뉴스 터 등)의 역

할을 제시하 다. 諏訪部 直子(2005)는 문

직 회의 해외연수장학  기회 제공 등의 역할

을 강조했으며 JMLA(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도 이의 일환으로 연수회를 개최하

다(長谷川 昭子, 2007). Epstein(2017), Xie

와 Zhang(2018)은 의학사서의 연구 로젝트 

수행, 이를 한 연구논문작성 지원 등을 의학

도서 회의 역할로 제시하 다. 

2.4 네트워크  력 지원

Garrison과 Cramer(2021)는 건 한 조직은 

회원들에게 경험, 통찰력,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회원들의 친목 도모 기회를 제

공해야 하는데 이를 해 네트워크를 강조하

다. 공공도서  사서를 상으로 한 설문조

사에서 사서들이 문직 회에 가입하는 이

유 의 하나로 네트워킹 기회를 응답하 으

며(Kamm, 1997), 과학  공학사서들 상의 

설문조사에서도 문직 회의 활동  가장 배

울 것이 많은 활동으로 네트워크를 선정하 다

(Davidson & Middleton, 2006). 의학사서 역

시 상사가 아닌 멘토, 동료로부터 솔직하고 건

설 인 비 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기

회로 네트워크 형성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

다(Lipscomb, Martin, & Peay, 2009). 이러한 

네트워크를 표할 수 있는 로그램 으로 멘

토링 로그램(mentoring program)과 리더

십․펠로우십 로그램(Leadership․Fellowship 

program)이 있다.

멘토링 로그램은 도서  조직의 공통 기능으

로 여러 문직 회에서 제공하고 있다(Aronoff, 

Healy, & Glenn, 2022). MLA에서는 2003년

부터 연례회의에서 Colleague Connection이라

는 면 멘토링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Hines, 2007), 호주도서 정보 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이하 

ALIA)(ALIA, 2022), CILIP(2021), 연구도서

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이하 

ARL)(ARL, 2021), ALA(2021) 그리고 캐나

다 건강 도서  회(Canadian Health Libraries 

Association 는 Association des bibliothèques 

de la santé du Canada 이하 CHLA/ABSC)

에서도 역시 멘토링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CHLA/ABSC, 2021). 한 학술보건과학도

서 회(Association of Academic Health 

Sciences Libraries 이하 AAHSL)는 미국국립

의학도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이

하 NLM)과 함께 NLM/AAHSL Leadership 

Fellows Program을 제공하고 있으며(AAHSL, 

2021) NLM 자체에서도 멘토링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Hartzell & Burda, 2016). 이  

ARL와 CHLA/ABSC, NLM/AAHSL의 멘

토링 로그램은 도서  리더 개발에 을 

맞추어 Leadership Fellows Program을 제공

하고 있다. 한 MLA에는 주제  지리  

치별 멘토링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를 통

해 회원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특정한 업

무에 해 학습하고 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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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Zabel, 2008).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으로는 ARL 학술

도서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ARL Office 

of Leadership and Management Services, 

2004)이 있으며 이지연(2009)은 MLA와 ARL

의 공동 리더십 개발 로그램으로 연구도서  

역의 간경력자 사서들에게 리더십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MLA/ARL 리더십  경력

개발 로그램(MLA/ARL Leadership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소개하 다. 

수상에 있어 건강과학도서  유럽 회(European 

Association for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이하 EAHIL)에서는 공로상을 수상하고 있으

며(Ceccarini et al., 2006), Jenkins(2015)는 

문직 회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상제도를 

시행할 필요를 언 하 다. 문직 회의 수상

제도는 수상인 선정을 해 련 기 과의 네

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문직 회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

기도 한다. 

트 십도 네트워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

다. Bullington과 Boylston(2001)은 ACRL 신

입 회원 멘토링 로그램을 문직 회와 개인 

간의 트 십으로 보고 있으며 의학사서가 건

강문해 로그램  지역사회 트 십에 여

되어 있는데(Lindberg & Humphreys, 2005) 

이는 의학도서 회가 지역사회와도 트 십 

계를 맺어야 함을 의미한다. Seo et al.(2008)

은 의학사서가 국제  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써 기존 국내 력 활동  트 십을 확 하

여 국제 인 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

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ALA에서는 도서   도서  문가가 제공

하는 정보의 가치, 향  서비스에 한 

의 인식을 높이기 한 ‘Libraries Transform’이

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ALA, 2020), 이

는 MLA가 ALA와 력하여 의학도서   의

학사서의 요성에 한 인지도를 높이기 한 

캠페인을 수행한 것이다(Pionke et al., 2022). 

의학사서 역량 강화를 한 교육  지원에 있

어서도 미국 NNLM(Network of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RML(Regional Medical 

Libraries. 이하 RML)에서는 해당 지역의 다른 

도서   건강 련 조직과 력하여( 트

십) 의료 문가, 지역사회조직, 공공․병원․

학술사서에게 다양한 면  온라인 교육을 제

공하고 있다(Epstein, 2017). Homan(2002)과 

Perry(2013)도 의학사서의 교육에 있어 학과 

타기 과의 력( 트 십)  학제간 교육을 

강조하 다. 

이외 네트워크 항목으로 문직 회의 채용

공고, 공식 활동  행사 홍보, 컨소시엄 참가 

지원  CE 강사 지원, 젠테이션 기회 제공, 

회의․워크  등을 들 수 있다. LIRT(Library 

Instruction Round Table)에서는 뉴스 터를 통

해 사서 채용을 공고하고 있으며(Zabel, 2008), 

비즈니스 사서 상의 설문조사에서 성공 인 

문직 회의 항목  하나로 채용공고가 선정되

기도 하 다(Garrison & Cramer, 2021). 한 공

식 인 활동  행사 홍보(Garrison & Cramer, 

2021), 자  구독을 한 의학사서의 자

자원 컨소시엄 참가 지원(Seo et al., 2008; Xie 

& Zhang, 2018) 그리고 계속교육 로그램을 

한 숙련되고 유능한 강사 지원을 MLA가 보

장해야 한다(Homan, 2002; Perry, 2013). 사서

에게 젠테이션 기회를 제공하고(Camp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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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jer & Goulding, 2021; Garrison & Cramer, 

2021) 회의․워크 ․세미나․컨퍼런스 등을 개

최하는 것도 회의 역할로 보고 있다(諏訪部 

直子, 2005; Jenkins, 2015; McCarthy, 2021). 

이 두 가지를 통해 사서의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으며 연구 는 업무 측면에서 서로 력

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문직 회가 다른 기   

문가와 여러 다양한 형태로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제시한 바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역량 향상 

지원을 한 문직 회의 요한 역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5 자격증  각종 인증서 제도

문직 회에서 구성원을 한 자격증  각

종 인증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필수 인 역

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격증  인증은 구성

원에 한 교육과 평가가 입증된 역량을 의미

하며(Homan, 2002) 가장 집 이면서 시간

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다(Murray, 2014). 사

서의 문성 개발을 한 IFLA지침에서는 이

와 련된 인정 시스템, 인증․자격 로세스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Varlejs et al., 2017). 이

에 공신력이 있고 권 성을 지니고 있는 문

직 회에서 문자격증을 수여하거나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국 의학도서

회에서는 사서의 문 역량을 평가하기 한 학

인증시스템을 구축․시도하고 있으며(Xie & 

Zhang, 2018), ALA에서는 하나 이상의 인증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PLA에서는 도서  

리자 인증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Thomas, 

Satpathi, & Satpathi, 2010). 한 CILIP에서

는 문등록등 제의 도입으로 정보 문가가 

도서 ․정보․지식 련 업무에서 지식과 기

술에 한 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Cannon, 2017). MLA에서는 1949년 의

학사서 훈련  인증을 한 규정을 채택한 이

후로 본 규정의 정기 인 검토와 수정 이후 

Academy of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 

(AHIP)이라는 인증 로그램을 개발하 다

(Bell, 1996; Homan, 2002). 이는 소비자건

강정보서비스에 한 5개의 지속 인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CE 로그램을 제공

한다. 

일본에서도 MLA의 AHIP를 모델로 JMLA

에서 2004년부터 헬스사이언스 정보 문원 인

정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 ․

․상  3종류의 자격이 있으며 JMLA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  하나인 ‘ 문직 향상  지

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諏訪部 直子, 2005; 

長谷川 昭子, 2007; Sakai, 2010). 

KMLA에서도 역시 의학사서의 문성을 강

화하기 한 일환으로 2006년부터 한국의학사서

자격증을 수여하기 시작했으며(Seo et al., 2008), 

2010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자격으

로 운 하고 있다(한국의학도서 회, 2011).2) 

자격증  각종 인증서는 사회 으로 문직

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문직

회의 지원 하에 구성원의 인식을 향상할 수 있

는 가장 요한 제도로 볼 수 있다.

 2) https://www.kml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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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LA  KMLA 의학사서 역량 
강화 지원 로그램 조사․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술한 문직 회 역할의 5개 

역  항목을 토 로 MLA와 KMLA 지원 

로그램을 조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문직 회 역할의 5개 역은 의학사서의 사기

를 진작하고 회에 한 자부심․소속감을 가

짐으로써 각자의 개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문직 회의 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5개 역  ‘정책개발’ 

역에는 ‘기타’ 역을 추가하 다.

<표 2>는 문직 회의 역할을 토 로 5개 

역  항목으로 구성하여 MLA와 KMLA 

지원 로그램을 조사한 것이다. 각 역별 세

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 항목
제공
여부

MLA
제공
여부

KMLA

정책개발

비 , 핵심 가치, 윤리강령, 
사명, 역량, 옹호

(신념, 목   목표)
○

∙비 , 핵심 가치, 윤리강령, 사명, 
역량, 옹호

× -

연구정책선언문 × - × -

기타 ○
∙조직
∙MLA행동선언문
∙MLA at 125

○
∙조직
∙로고 마크 설명
∙KMLA의 사업목 (7가지)

(계속)교육  
훈련 로그램

(계속)교육  훈련 로
그램

○
∙MEDLIB-ED 온라인 로그램 
∙ 문화 교육 과정 
∙MLA 연구훈련기 (RTI)

○
∙의학용어 강좌
∙MeSH 강좌

IRB 교육 지원 × - × -

연구  출  지원

출  지원 ○ ∙간행물, 도서 등의 출  지원 ○ ∙ 회발간자료

연구비  연수 로그램 
지원

○ ∙보조 , 장학   펠로우십

○ ∙연구비

△
∙해외연수 로그램
∙국외 의학도서  탐방

연구 로젝트 공모 × - ○ ∙연구 로젝트 공모 

연구논문작성 지원 ○
∙MLA 연구훈련기 (RTI)에서 
지원 

× -

네트워크  
력 지원

멘토링 로그램 ○
∙멘토 검색․지원
∙Colleague Connection Mentoring 

Program
× -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

○ ∙Rising Star Leadership × -

국내․외 트 십 ○

국제 트 십: 소외된 개인의 정보 요구 
지원/연합회의를 통한 국제 트 십 
구축

○

∙국제 교류: 일본의학도서
회/ 국, 미국, 필리핀  국제학
회 참석(미국 국립의학도서  
MeSH 워크 /국제의학사서회
의(ICML)

∙국내 교류: 질병 리 본부/국립
의과학지식센터/한국과학학술
지편집인 의회/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국내 트 십: ARL, NLM, NIH

커뮤니티

<표 2> MLA와 KMLA의 의학사서 역량 강화 지원 로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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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책개발

본 역은 의학사서의 사회  입장과 치

(position)를 공식 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역

을 공식화․문서화함으로써 다른 역들에 선

행되는 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한 정책개

발에는 회원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리․의무에 한 내용도 필요하다. 

MLA에서는 본 역에 해당하는 비 , 핵심 

가치, 윤리강령, 사명, 역량, 옹호 등을 지원하

고 있다. 

3.1.1 비   핵심 가치

MLA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로세스로 평

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형평성(Equity), 인종, 민

족, 성 정체성, 정치  신념, 국 , 연령 등의 차이

를 인정하는 다양성(Diversity), 회원이 공정하

고 정 한 우를 받음으로써 소속감을 느껴 

회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성(Inclusion)이

라는 EDI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의학도서  

 의학사서의 리더십 개발을 그 비 으로 삼

고 있다. 본 핵심 가치만으로도 회가 회원을 

지지․지원하는 정도를 단할 수 있다. 이러

한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개방 ․포용 ․

력  환경을 조성하여 이해 계자와의 네트워

킹  력을 가능  하고 의학사서가 리더십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MLA에서는 본 항목을 지원하지 않는다.

3.1.2 윤리강령  사명

MLA에서는 의학사서는 사회, 이용자, 기

에 사해야 한다는 , ‘의학사서’라는 직업을 

표하는 책임감 그리고 ‘의학사서’로서 본인 

스스로 지녀야 할 책임감에 한 5가지 윤리강

역 항목
제공
여부

MLA
제공
여부

KMLA

채용정보 ○ ∙커리어 센터(Career Center) ○ ∙채용공고

수상 ○ ∙수상  (다양한 상) ○ ∙의학도서 상

공식 활동  행사 홍보 ○

∙회의
∙2023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소개

∙MLA at 125

○
∙정기총회  워크
∙학술 회

자자원 컨소시엄지원 × - ○ ∙KMLA 의학 자정보 컨소시엄

CE 강사 지원 ○
∙교육 로그램에 강사에 한 소개 
제공

○
∙교육 로그램에 강사에 한 
소개 제공

젠테이션 기회 제공 ○ ∙연례회의 ○ ∙워크샵, 학술 회에서의 발표 

자격증  
각종 인증서 제도

문자격증 ○
∙AHIP(Academy of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자격증
○ ∙의학사서자격증

(학 )인증서 제도 ○

∙CE 로그램인 MEDLIB-ED 
온라인 로그램 

∙ 문화 교육 과정
∙MLA 연구훈련기 (RTI)

○
∙의학용어 강좌
∙MeSH 강좌

기타 ○

∙MLA vConnections 일반 정보
∙MLA로의 기부  정보
∙ 고  후원
∙MLA 가입 정보

○

∙ 회운
∙회원도서  황 
∙가입안내
∙회원마당

※ ○: 지원하는 항목, △: 비정기 인 지원 항목, ×: 지원 정보를  찾을 수 없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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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선포하 다. 

MLA가 지니고 있는 임무, 즉 사명을 5가지

로 제시하 는데 이를 통해 MLA의 의학사서 

역량 강화 지원을 한 핵심 인 역할을 악

할 수 있다. 첫째는 문 인 도서  인력을 확

보하여 의학사서로의 지원  육성을 한 멘

토링  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채용, 회원 

 리더십 개발이다. 둘째, 평생학습으로 최고

의 교육  정보 문가가 되도록 의학사서 교

육을 한 커리큘럼 확 , 교육 역  교육 

서비스에 한 근성 확 , 자격증 제공 그리

고 이러한 지원을 한 다른 조직과의 트

십 구축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셋째는, 의학정

보의 가치  의학사서의 역할  필요성을 사

회 으로 입증하기 하여 MLA가 선도 인 

옹호자가 되는 것이다. 넷째, 의학 연구를 한 

지식 기반 개발  리, 데이터 수집  이용 

그리고 의학정보 공유를 한 회원의 첨단 정

보 기술 사용  지원을 목표로 하는 지식 창출 

 커뮤니 이션이다. 마지막은 트 십으로 

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한 지역․국제 트

십 개발을 모색하는 것이다. 

KMLA에서는 본 항목을 지원하지 않는다.

3.1.3 사명  역량

사명이라는 것은 구성원의 역량 개발에 동기

부여가 되며 특히 회가 구성원을 하여 옹

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구성원으로 하여  

회를 신뢰하고 회의 발 에 기여하며 결과

으로 구성원은 그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MLA에서는 의학사서가 정보 문가로 발 하

기 한 역량을 제시하 는데 이는 의학사서의 

역량 개발을 한 다양한 로그램 개발  제

공의 근거가 되고 있다.

역량에는 정보서비스․정보 리․교육  설

계․리더십  리․증거기반 실습  연구․

건강정보 문성 등으로 의학사서가 정보 문가, 

교육자, 리자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

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한 MLA의 지원은 

필수이다.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의학사서, 역

량 개발을 지원해야 하는 MLA에 한 행동 권

장사항(Recommendations For Action)도 제시

되어 있다. 

KMLA의 경우, 창립경 와 창립취지문에서 

KMLA의 설립 취지와 7가지 사업목 을 통해 

그 사명을 유추할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사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7가지 사업목 은 의학도서

 상호간의 친목․기  증진․ 계 기 과의 

동, 의학도서  리․운 ․기술에 한 조

사연구, 문헌의 교환․보충․상호 차․복사이

용 등의 연결, 의학사서의 육성  자질향상, 연

구회․강습회․ 시회 등의 개최, 해외 계 단

체와의 력 등이 있는데 이것을 KMLA의 사명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1.4 옹호

옹호는 공공정책센터, 의학정보 문성, 의학

사서를 지원  옹호하는 방법 그리고 의학사

서 옹호 리소스 제공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

공정책센터에서는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LM 자  지원에서부터 정보

근에 따른 작권, 지  재산권 정보까지 의학

사서라는 직업에 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  

최신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정보 문성에

서는 의학정보 문직의 정의, 의학도서  통계, 

NLM 소개, 의학사서의 역할, MLA 소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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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연합도서 (Allied Library) 소개  MLA 

회장이 본 연합의 표로 활동한다는 , 정보 

 표 기구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 의학사서를 한 문역량 제공, 21세기 도

을 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도 을 한 과제에서는 의학사서의 

잠재력, 문성 있는 인재의 채용, 의학사서의 

필요와 가치 입증을 통해 의학사서에 한 옹

호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있다. NLM  연합도

서 을 소개하고 련 기구와의 네트워크를 유

지하고 있음을 통해 MLA의 활발한 활동 역

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의학사서를 옹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됨도 알 수 있다. 

의학사서를 지원하고 옹호하는 방법을 2가

지로 소개하 는데 첫째는, Essential Partners 

in Healthcare Excellence 캠페인으로 병원 

 의료 리자에게 병원․의학도서 , 의학

사서  도서  직원을 한 자  지원 옹호를 

구하는 MLA 성명서이다. 둘째, Advocating 

for Authorship: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as Authors on Evidence 

Synthesis Publications 캠페인으로 의학사서를 

증거기반 출 물의 자로 인정한다는 작권 

옹호에 한 MLA 자 성명서이다. 국내에서는 

의학사서의 자 인정에 한 사항이 활발하지 

않지만 국외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실행하는 사

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offel, 2015).3) 

의학사서의 자 인정은 의학사서의 역량 개발

에 따른 문성 강화  이용자의 의학사서에 

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의학사서 본

인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요한 옹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KMLA에서는 본 항목을 지원하지 않는다.

3.1.5 연구정책선언문

MLA에서 연구정책선언문에 한 항목은 

특별히 제시하지 않지만 MLA 연구훈련기

(RTI)을 통한 연구 련의 교육  지원과 연구 

펠로우십 지원 기 (Donald A. B. Lindberg 

Research Fellowship) 그리고 JMLA로의 아

티클 투고 정보 제공이 연구정책선언문에 한 

내용을 일부 신한다고 단된다. 그러나 조

사한 바에 따르면 연구정책선언문 자체가 존재

하지는 않는다. 

KMLA 역시 연구정책선언문에 한 자세

한 내용을 기술한 선언문은 없지만 동료심사의 

｢의학정보 리｣, 연구 로젝트 공모  연구

비 지원으로 보아 MLA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원이 연구정책선언문에 한 내용을 일부 

신한다고 단된다. 그러나 역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구정책선언문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

는다.

3.1.6 기타 

MLA 행동선언문(MLA Statement of 

Appropriate Conduct)은 MLA 활동과 련

된 회원, 비회원, 청 연사, 진행자, 강사, 직원 

 MLA 활동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

람들이 취해야 할 한 행동을 제시하 으며 

이를 반할 경우 신고  조사 과정을 거쳐 그 

 3) Koffel의 연구에 따르면, 체계  문헌 고찰 서비스(증거기반과 동일한 맥락)에 의학사서의 기여를 공개 으로 

알린 경우는 체의 64%로, 공 자로 기재 26%, 본문 내 참조표기 8%, 사사표기 33% 그리고 나머지 36%는 

비공식  력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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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해결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 다. 

이는 의학사서가 갖추어야 할 윤리강령과도 같

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2월이 MLA 설립 125주년으로 이를 

기념하기 한 MLA 역사, 업 ․활동, 축하행

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 MLA 설립 150주

년을 기념하기 하여 ‘비 2048’에 한 의학

도서 의 미래 구상 주제  진행 방식을 간단

히 소개하고 있다. 본 항목은 미래구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책개발에, 업 ․활동  축하행

사 소개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력 지원 

역에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회원이 속한 회

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도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본 역에서의 핵심은 비 , 핵심 가치, 윤리

강령, 사명, 역량, 옹호, 연구정책선언문 등인데 

MLA에서는 연구정책선언문 이외에는 명확한 

지원을, KMLA에서는 모든 항목을 지원하지 

않는다. 문직 회가 사회 으로 인정받고 발

의 토 로 삼을 수 있는 역이면서 구성원을 

한 모든 지원의 근거가 되는 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한 의학사서가 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동기 그리고 의학사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한 역인 만

큼 KMLA에서도 정책개발이 시 하다. 더불어 

명확한 연구정책선언문의 작성․배포가 필요하

다. 단지 ‘논문을 투고․게재해야 한다.’는 내용

보다는 이를 해 회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 

의학사서의 의무 등을 공식화함으로써 회와 

의학사서가 서로 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계속)교육  훈련 로그램

3.2.1 MEDLIB-ED 온라인 로그램

 세계 모든 의학사서를 한 통합 도구  

리소스를 갖춘 온라인 로그램으로 실시간  

녹화 웨비나(webinar)과정, 자율학습과정, 강사

주도 혼합과정, 토론그룹 로그램, 독립  독서 

로그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NNLM과 

력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다. 

MEDLIB-ED 각 로그램은 MLA에서 제시

한 의학사서 문역량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으

며 수강 후에는 CE(Continuing Education) 학

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3.2.2 문화 교육 과정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체계

 문헌 고찰 서비스와 련한 교육으로 역시 수

강 후에는 CE 학 을 이수한다. 문화 교육 과

정인 만큼 과정이 벨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

이라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있다. 이 한 NNLM

과의 력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의학사

서로서는 벨별 과정을 통해  수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 유효기간으로 인

해 이를 갱신하기 하여 꾸 히 지속 으로 

문화 교육을 받음으로써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2.3 MLA 연구훈련기 (RTI. Research 

Training Institute)

의학사서  LIS 학원생을 상으로 연구

로젝트를 성공 으로 설계, 수행  발표할 

수 있도록 고  연구방법 교육  집 인 멘

토링과 지원을 제공하는 1년 과정의 온라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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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 로그램이다. 인증서와 다양한 장학

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의학사서의 연

구논문작성 지원으로도 볼 수 있다. 

3.2.4 IRB 교육 지원 

의학사서가 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는 의학사서의 IRB 참여이며 

이를 한 MLA  KMLA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 회 모두 IRB 교육 지원

은 없다. 의학 분야에서는 IRB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연구가 많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정보 

수집․검색 등을 진행․확인할 수 있는 역할

은 의학사서의 역할이다. 

KMLA에서의 ‘(계속)교육  훈련 로그

램’ 역에서는 ‘의학용어 강좌’와 ‘MeSH 강좌’

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로그램 모두 필수 이

수 시간과 이수 수를 부여하고 있다. MeSH 

강좌는 ․ ․고 의 벨별 교육 과정을 지

원하고 있으며 통역 없이 외국인 강사가 어

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도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MLA에서는 MEDLIB-ED 온라인 로그

램을 통한 4개의 과정을, 문화 교육 과정을 

통한 3개의 과정을 그리고 RTI를 통한 성공

인 연구 로젝트 수행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자 2개의 로그램은 회에서 개발한 의학사서

의 역량별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 KMLA에

서는 의학용어 강좌와 MeSH 강좌로 ‘의학용어’

에 을 둔 용어 이해와 색인 작성 등에 한 

교육 지원이다. 용어 교육만을 지원하는데 있어

서는 국내 의학사서의 교육 내용을 일반 도서

  정보과학 로그램만 가능하고 이외의 

문교육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 혜 , 2007)

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 내용 확장을 

해서는 의학사서 교육 내용 련 규정이 제정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으로는 제한된 범  내

에서라도 내용 확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MLA의 문화 교육 과정인 소

비자건강정보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체계  문

헌 고찰 서비스는 재 KMLA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일회성 발표나 

특강이 아닌 지속 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의학도서 이 소비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본 서비스를 해 의학사서

가 건강 박람회나 지역사회 모임에 직  방문하

여 본 서비스 팸 릿을 제공하기도 한다(Cooper 

& Crum, 2013). 의학사서가 소비자건강정보

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 다양한 홍보 활동, 소비

자를 한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RTI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학사서의 

연구 로젝트 수행 교육은 사서 본인 는 연

구자와 체계  문헌 고찰에 참여․ 력하여 연

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지원이 된다. 

의학사서가 체계  문헌 고찰 서비스에 참여․

력한 사례는 국내․외 으로 연구된 바가 있

기 때문에(신은자, 2020) 사서 본인의 역량 개

발을 해 그리고 이용자의 연구 서비스 지원

을 해서도 필요하다. 

IRB 교육 지원은 MLA와 KMLA 모두 지

원하지 않는다. IRB 원회로서 의학사서는 

연구자의 정보검색 서비스, 연구자의 컨설턴트

로서 원회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obinson & Gehle, 2005). 

의학사서가 IRB 원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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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son & Gehle, 2005; Sullo & Gomes, 

2016) 이에 한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 

3.3 연구  출  지원

3.3.1 출  지원

MLA에서는 간행물, 도서 등의 출  지원

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오 라인으로

의 출 과 온라인상에서의 게시․공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MLA 인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도서, 용어집, 

윤리강령, 환자․소비자를 한 고품질 건강정

보 웹사이트 안내  리소스 등을 지원하고 있

다. JMLA의 소개와 함께 온라인 시스템으로 

아티클을 투고할 수 있도록 JMLA 사이트로의 

링크가 가능하다.

다른 출  지원인 MLAConnect는 데이터 

큐 이션  디지털 자원 리와 같은 사회  

 기술  변화를 반 하는 주제의 기사, 기술, 

연구, 인증  문화, 옹호에 한 기사 업데이

트를 포함하여 모든 회 활동에 한 요한 

정보 리소스 역할을 하는 주간 온라인 뉴스 터

이다. MLA 구술 역사(MLA Oral Histories) 

출  지원은 의학사서  MLA의 역사 조명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를 수행하고 보존하는 로

젝트로 MLA 련 주요 인물들과의 75개 이상

의 구술 역사 인터뷰를 출 하 다. 마지막으

로 MLA Professional Practice Library 출  

지원은 의학도서   의학사서 련의 문

인 질문에 한 답변을 제공한다. 간단한 답변

이 제공되는 것이 아닌 건강 정보 찾기, 의학사

서로서 이해해야 할 의학용어, 건강  암 정보 

추천 사이트와 련 도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KMLA에서도 회발간자료 출 을 지원하

고 있다. 회발간자료로는 의학사서의 연구 논

문을 수록하여 이들의 자질 향상과 교육을 목

으로 하는 ｢의학정보 리｣, 회의 운 과 회원

기 의 소식을 담아내는 회 소식지인 ｢Medical 

Librarian｣, 회에서 출 ․ 매하는 각종 출

물 그리고 정기총회, 학술 회, KMLA 의학

자정보 컨소시엄, 실무 워크  등의 행사자

료집 등이다. ｢의학정보 리｣지의 투고 논문은 

의학도서  련 자유로운 주제로-그러나 실제 

장 용 가능한 연구 주제에 우선권 부여- 동

료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 

 해외 컨퍼런스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러나 ｢의학정보 리｣지에 한 자세한 소개, 온

라인 시스템을 통한 투고 과정을 찾아볼 수 없

었다. 

 

3.3.2 연구비  연수 로그램 지원

MLA에서는 보조 , 장학   펠로우십으

로 지원하고 있으며 LIS 학원생과 의학사서

의 문성 개발을 한 다양한 지원 을 제공

하고 있다. 지원 의 종류에는 고  교육비, 

문성개발비, 연례회의 보조 , 연구 련비, 국

제 컨퍼런스 지원비, 국제 로젝트 지원  등

이 있으며 이들  일부는 외부로부터 기부

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 에 따라 연수

로그램이 함께 지원되기도 한다. 5개 정도의 

장학 을 지원하고 있으며 MLA와 NLM이 

력하여 의학사서 리자에게 지원하는 장학

, NLM에서 단독으로 지원하는 연구 보조

도 있다. 이들 지원  상은 MLA 회원(미국 

 캐나다 의학사서 상 는 미국  캐나다 

이외 의학사서 상), MLA-ICC(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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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Caucus) 회원 는 MLA 회원이 

아닌 의학사서로까지 확  지원하고 있다. 이러

한 지원 상 확 는 이들에게 MLA의 지원을 

홍보함으로써 MLA의 상을 국제 으로 높일 

수 있으며 MLA 회원으로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KMLA에서는 연구 로젝트 공모를 통한 연

구비를, ｢의학정보 리｣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한

하여 해외 컨퍼런스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

외연수 로그램, 의학도서  탐방 등은 KMLA

에서 비정기 으로 지원하는 로그램으로 참

여할 경우 지원 을 제공한다.

3.3.3 연구 로젝트 공모  연구논문작성 

지원

MLA에서는 RIT를 통한 연구 련의 교육

 지원을 통해서 연구논문작성을 지원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로젝트 공모에 한 지

원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KMLA에서는 의학도서  장에 근무하는 

의학사서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의학도

서  서비스를 함양하고자 2012년도부터 연구

로젝트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7가지 공모 주

제  한 가지를 선정하여 개인 는 공동연구

로 공모가 가능하며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공모에서 선정된 최종 연구결과물은 추계 학술

회 발표  회발간자료인 ｢의학정보 리｣에 

게재한다. 의학사서의 연구논문작성은 지원하

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도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출  지원은 문직 회의 기본 인 지원 항

목으로 두 회 모두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두 회 모두 연구 논문을 수록하는 회  

 소식지와 회에서 출 ․ 매하는 도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회의 다양한 자

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차이 으로는 MLA에

서는 의학사서에게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교육

을 지원하는 만큼 출 에 있어서도 환자․소비

자를 한 고품질 건강정보 웹사이트 안내  

리소스를 출 하고 있다. 한 MLA에서는 논

문 투고  소개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비  연수 로그램 지원에서는 MLA

와 KMLA 비교 시 KMLA가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MLA에서는 보조 , 장학   펠

로우십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지원 에 따라 연수 로그램이 

지원되기도 한다. MLA와 NLM이 력하여 

의학사서 리자에게 지원하는 장학 도 있다. 

이러한 보조 ․장학 ․연구비 등은 이미 수

년 동안 고정화되어 지속 으로 지원하고 있다. 

KMLA에서는 회 발간지인 ｢의학정보 리｣

지의 동료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  해외 컨퍼런스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로젝트 공모를 통해 연구비를 지

원하고 있다. 해외연수 로그램, 의학도서  

탐방 등은 KMLA에서 비정기 으로 제공하는 

로그램으로, 참여할 경우 지원 을 제공한다. 

KMLA에서는 MLA와 마찬가지로 지원 의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 기 과의 

력을 통한 지원  개발을 해 그리고 지속

인 해외연수 로그램과 해외 의학도서  탐

방 등을 해서 KMLA의 극 인 외부 력 

활동이 필요하다. 

연구 로젝트 공모, 연구논문작성 지원 각각

에 하여 MLA에서는 RTI의 연구 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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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통해서 연구논문작성은 지원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로젝트 공모에 한 지

원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KMLA의 경우, 

연구 로젝트 공모는 지원하고 있으며 의학사

서의 연구논문작성 교육은 지원하지 않는다. 

 

3.4 네트워크  력 지원

3.4.1 멘토링 로그램

MLA의 멘토링 로그램 항목에는 두 가지

가 있다. 의학사서가 멘토링 주제  문분야 

디 토리에서 심 있는 분야를 검색․선택하

면 멘토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주제  문분야에는 리․ 회․교육․공

공서비스․연구․ 문사서직․기술서비스 등 

다양하다. 이는 Zabel(2008)이 언 한 바와 같

이 회원들 간에 멘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특

정한 업무에 해 학습하고 문 지식을 공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Colleague Connection 

Mentoring Program’으로 2003년부터 연례회

의에서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신입회원과 경

험이 풍부한 회원 는 동료를 연결하면서 

문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가상 로그램으로 진행되면서 최소

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면으로 만나는 것을 권

장하고 있다. 

KMLA에서는 멘토링 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다.

3.4.2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

MLA의 Rising Star Leadership 로그램

은 1년간의 리더십 로그램으로 회원들에게 

MLA의 리더가 되기 해 필요한 기술, 지식 

 개인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 커리큘럼을 통해 각 Rising Star를 멘토와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 기술한 

간경력자 사서들에게 리더십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MLA/ARL 공동 리더십  경력개발 

로그램(MLA/ARL Leadership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이지연, 2009)은 MLA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KMLA에서는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

을 지원하지 않는다. 

3.4.3 국내․외 트 십

MLA의 국제 로그램은 국제 트 십을 

구축하고 소외된 개인의 정보 요구를 지원함으

로써  세계에 향을 미치고자 4가지 략을 

가지고 력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 으로는 

국제 력간부회의(International Cooperation 

Caucus. ICC), MLA/ICC 국제 방문 건강정보

문가 로그램(MLA/ICC International Visiting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 Program), 

국경 없는 사서 로그램(Librarians without 

Borders® Program) 등이 있다.

국경 없는 사서 로그램은 국경 없는 사서

회(Librarians Without Borders®)에서 자

도서  교육 이니셔티 를 통해 정보검색  

도서  정보 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소외된 국

가에서 건강정보에 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개

선하기 한 국제 력 로그램이다. 이 로

그램은 국민의 건강 개선  양질의 의학정보

에 근하기 해서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의

학사서가 필요하며 국가 으로 이들에 한 지

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

고 있다. 한 MLA는  세계 10개 의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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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정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KMLA

도 포함되어 있다. 연합회의(Joint Meetings)

를 진행하면서도 로벌 트 십을 맺었는데 

2016 캐나다 보건 도서  회(CHLA/ABSC) 

 국제 임상 사서 회의(International Clinical 

Librarian Conference. ICLC), 2014년 미국 보

스턴에서의 ICML(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ibrarianship), ICAHIS(International 

Conference of Animal Health Information 

Specialists), ICLC 개최 그리고 2000년 캐나다 밴

쿠버에서 CHLA/ABSC와 함께한 Demystifying 

the Dragon 2000 등이 있다. 

국내 트 십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상․

교육․옹호 등에 있어서 ARL, NLM, NNLM, 

NIH 등과 력을 맺어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티 ‘Be Well MLA Community’는 MLA 

회원들이 매월 수요일에 웰빙 시리즈에 참여하

여 웰빙 주제의 교훈․ 략․ 을 공유하는 네

트워크이다. 공식 인 회의․컨퍼런스 등이 아

닌 좀 더 자유로운 분 기의 네트워크로 건강에 

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다.

KMLA에서는 국내․외 트 십에서 국제 

교류로 일본의학도서 회(JMLA)와의 정기

인 교류가 있다. JMLA 정기총회에 KMLA 

측에서 참여를 하고 국내 추계 학술 회에 일

본이 참가하는 식으로 양국에서 이사 1명, 특강 

발표자 1명을 선발하여 교류를 진행하 다. 그

러나 COVID-19로 재 단된 상태이며 앞으

로의 교류에 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한

다.4) 국, 미국, 필리핀  국제학회  ICML 

회의 참석은 KMLA 소속의 의학사서 참석 시 

KMLA에서 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교

류로는 의학사서의 교육을 한 력 정도로 

비정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4.4 채용정보  수상

MLA에서는 커리어 센터 지원으로 의학사

서가 이직을 원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련 직으로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상 항목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상

(awards)을 지원하고 있다. 의학사서  의학

정보 분야에서 요한 업 을 이루고 의학도서

에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학사서직

의 목 을 발 시킨 개인과 조직을 인정하는 

상으로 MLA 회원  ALA가 인증한 LIS 

학원생  의료정보학 인턴십 연수생을 상으

로 하기도 한다. ALA  MLA의 력, MLA 

 NLM과의 력으로 이루어지는 수상도 있

다. 올해의 소비자건강정보상, 리더십을 발휘한 

간 리자상, 의학장서개발상, 교육․커리큘

럼 개발․멘토링․연구․리더십  하나 이상

의 역에서 그 능력을 입증한 의학사서에게 수

여하는 교육 우수상, 국제 으로 의학정보의 품

질을 향상시킨 국제 사상 등이 있다. 

KMLA에서의 수상에는 의학도서 상이 있

다. 여기에는 공로상, 감사패가 있는데 모두 

회 발 에 공로가 있어야 하며 상은 공로

패는 회장, 이사장, 이사이며(모두 의학사

서), 감사패는 외부인 는 단체에게 수상하

고 있다. 

 4) KMLA에서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학사서를 통해 메일로 확인한 내용임(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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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공식 활동  행사 홍보

MLA에서는 연례회의, 지부회의 그리고 InSight 

Initiative to Advance Thinking을 지원하고 

있다. 연례회의(Annual Meetings, Annual 

Conferences)는 1,400명 이상의 의학사서  

련 문가들이 참가하고(의학․보건학․간

호학 분야의 학자, 문가, 실무자 등) 이들  

다수가 강연이나 포스터를 통해 자신의 연구․

보고서 발표  최신 이슈에 한 토론을 진행

하며 출 사, , 도서  시스템 업체와의 상

호작용, 네트워킹 등이 국제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인 회의이다. 의학정보 련

의 다양한 주제가 세션별로 제공되며 이러한 

세션 로그램에서 CE 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부회의(Chapter Meetings)는 MLA

의 13개 지부가 해당 지역에서 연례회의를 개

최하는 것이다. 지부회의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네트워킹 기회, 유명 연사, 계속교육 과정  

포스터 젠테이션을 제공하며 일부 회의에

서는 최신 도서  제품  자료를 시하는 

시실도 제공하고 있다. InSight Initiative to 

Advance Thinking은 MLA 리더와 참여 조

직이 의학사서에게 향을 미치는 공통 심사

에 해 수  높은 화․토론을 진행하는 포

럼이다. 

MLA at 125는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MLA의 업 ․활동, 축하행사 소개 등으로 본 

항목에도 해당된다.

KMLA의 공식 활동  행사 홍보에는 정기

총회  워크 과 학술 회 등이 있다. 정기총

회와 워크 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워크 은 

의학도서  련 문가, 업체 등의 특강과 

종별 도서 -특히 학도서 -사서의 발표가 

있다. 워크  참가에는 교육 수가 부여되며 

이는 의학사서자격증 취득 수와도 련이 있

다. 학술 회는 워크 보다 의학사서의 발표가 

주를 이루며 역시 교육 수가 부여된다.

3.4.6 자자원 컨소시엄, CE 강사 지원  

젠테이션 기회 제공

자자원 컨소시엄은 련 연구에서 명확한 

내용 제시 없이 문직 회에서 지원해야 한다

는 언 만 있기 때문에 본 연구조사에서는 컨소

시엄에 한 체 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컨소시엄 추진과정․ 황 등의 제공여부만을 

조사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MLA

에서는 자자원 컨소시엄을 지원하지 않는다. 

CE 강사 지원은 련 연구에서 ‘숙련되고 유

능한 강사 지원’이라고 기술되어 있다(Homan, 

2002; Perry, 2013). MLA에서의 로그램은 

MLA 는 유 기 과의 력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숙련되고 유능한 강사를 지원할 것으로 

단되며 이는 로그램에 강사 약력을 소개함

으로써 의학사서도 이에 한 지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사서에게 젠테이션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

만 연례회의에서 의학사서의 발표5) 그리고 RTI

에서 연구 로젝트에 한 발표 교육을 지원하

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젠테이션 기회를 지

원한다고 볼 수 있다. 

KMLA에서의 자자원 컨소시엄 지원은 컨

소시엄 추진 차, 추진 일정, 추진 황 등이 

 5) 연례회의 자료를 보면 의학사서의 발표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음(Medical Library Association, 2023b) 

https://www.mlanet.org/p/cm/ld/fi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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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며 자유 게시 에 이에 한 문의 사항 

등이 게시되어 있다. 문의 사항에는 자자원 

컨소시엄에 한 반 인 이해가 부족한 내용

들도 있으므로 의학사서 상의 교육이 필요할 

듯하다. CE 강사 지원은 로그램 소개에 함께 

제시되어 있고 KMLA가 주 이 되어 지원하

는 것으로 숙련되고 역량 있는 강사를 지원할 

것으로 단된다. 젠테이션 기회 제공은 워

크샵과 학술 회 그리고 JMLA 총회 참석 시 

의학사서가 발표하는 것으로 보아 KMLA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도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멘토링 로그램은 MLA에서는 두 가지 방

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KMLA에서는 멘토

링에 한 어떠한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멘토

링 로그램은 새로운 리더를 개발․양성할 

수 있고 신입 회원을 유지하고 회원에게 활력

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Zabel, 2008), 경력

이나 직장 내에서의 계 향상에 필요하다는 

연구(Kwasik & Fulda, 2006)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직 회에서 필요한 지

원이다.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은 MLA에서는 

1년간의 과정으로, 회원들에게 MLA의 리더가 

되기 해 필요한 기술, 지식  개인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 Rising Star

를 멘토와 연결시켜주고 있다. KMLA에서는 

이러한 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다. MLA에

서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을 지원하는 이

유  하나는 회원들이 MLA의 리더가 될 

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KMLA에서도 회원들

이 KMLA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본 

로그램은 회원이 리더가 되었을 때 회 발

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로써 스스

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

다.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을 본격 으로 

지원하기 에 명사를 청하여 련 특강을 

진행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외 트 십에서 MLA에서는 명확

한 목 과 략을 가지고 ICC, MLA/ICC, 국

경 없는 사서 로그램 그리고  세계 10개 의

학도서 회와의 정  연합회의를 통한 

로벌 트 십을 맺고 있다. MLA의 국내 트

십은 수상․교육․옹호 등에 있어서 ARL, 

NLM, NNLM, NIH 등과 력을 맺어 지원하

고 있다. 한 ‘Be Well MLA Community’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트 십은 회원의 활동 역을 확장

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회원이 회를 신뢰하

고 인정할 수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 KMLA

에서는 정기 으로 JMLA와 국제 교류를 맺고 

있으나(이 교류도 COVID-19 이후 앞으로의 

교류에 해 정해진 바가 없음) 다양한 국제 학

회, 회의 등에는 비정기 으로 참여하여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는 교육  지원을 해 

련 기 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KMLA의 

7가지 사업목  에는 해외 계 단체와의 

력이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한  국제 트

십은 MLA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면이 있다. 

JMLA와의 기존 교류도 다시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비정기 으로 참여하는 국제 학회․회

의 등에도 지속 으로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교

류를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교류를 한 활동도 

시작해야 한다. KMLA는 MLA와 정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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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만큼 의학사서가 MLA를 통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역을 확장함으로써 의학사서의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채용정보, 수상, 공식 활동  행사 홍보는 

두 회 모두 지원하고 있다. 단지 수상에 있어 

MLA에서는 의학사서의 업 상, 소비자건강

정보상, 교육 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을 지원하

고 있으며 ALA, NLM과의 력을 통한 수상

도 지원한다. 반면 KMLA에서는 공로패, 감사

패라는 의학도서 상만을 지원하고 있다. 수상

이라는 것은 회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결과물을 남겨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회의 발 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

의 수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식 활동  행사 홍보에 있어서도 MLA에

서는 과거를 통한 미래의 구상을 해 ‘MLA 

at 125’라는 활동  행사 홍보를 제공하고 있

다. KMLA도 과거를 통한 미래의 구상 로드맵

을 제공하는 것도 회를 홍보하고 회원의 지

지를 얻는데 필요할 것이다. 자자원 컨소시

엄 지원은 KMLA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지원

하고 있다. 단지 이에 한 이해가 부족한 회원

도 있기 때문에 체 회원 상의 자컨소시

엄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 젠테이션 기회 

제공과 CE 강사 지원은 두 회에서 모두 지원

하고 있다. 

 

3.5 자격증  각종 인증서 제도

3.5.1 문자격증

MLA의 건강정보 문가아카데미(AHIP; 

Academy of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

는 동료 평가를 거친 성취도․포트폴리오 기반 

인증으로 의학사서를 한 경력개발 로그램

이다. 본 로그램에 한 자격증은 의학사서

가 문 교육, 경험  성취 기 을 충족했음을 

동료로부터 인증 받았음을 의미하며 한 의학

사서가 경력개발에 념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고 볼 수 있다. 본 로그램은 모든 국가의 의학

사서, MLA 회원  비회원 모두에게 개방되

어 있지만 본 과정에 가입하려면 건강정보 분

야에 고용되어 있거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ALA 공인 로그램의 석사학 와 건강정보 

분야의 석사학 이다. MLA 회원  비회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도 이러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AHIP 자격증이 공신력 

있는 자격증임을 알 수 있다.

KMLA의 문자격증은 ‘의학사서자격증’으

로 2010년부터 민간자격으로 운 하고 있으며 

5년 동안의 이수 수를 합산한 수로 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고 이수 수가 미달일 경우 구

제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수 

수는 5년 동안의 수 합산이기 때문에 5년 

후 갱신 차에 따라 심사 후 갱신을 받을 수 

있다. 본 자격증 취득을 한 이수 수 항목에

는 교육, 실무경험, 학․ 회 활동, 출 사항 등

이다. 교육에는 KMLA에서 지원하는 의학용

어 강좌, MeSH 강좌, 워크 , 추계 학술 회와 

도서  련 단체의 교육, 학 (석사, 박사) 등

이 포함되며, 실무경험에는 의학도서  자격증

(정사서, 사서)과 일반도서  자격증(정사

서, 사서)이 해당한다. 학․ 회 활동에서는 

KMLA 활동으로 이사장, 이사, 감사, 원회 

활동, 정기총회 참석, 주제 발표, 포상 등이 해당

하며, 기타 학․ 회 활동에는 국내․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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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등이 있다. 그리고 출 사항에는 학회지 

논문투고, 회 출 물, 단독 서  집필 등이 있

다. 각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수를 부여하고 

있다.

3.5.2 인증서 제도

MLA에서는 MEDLIB-ED 온라인 로그

램  문화 교육 과정 그리고 RTI에서의 학

 인증서 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  인증

서 제도는 모두 교육 기간, 이수 수강에 한 

학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 교육 

과정에서는 벨별 제공을 통해 인증서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KMLA의 인증서 제도는 의학용어 강좌와 

MeSH 강좌로 각각 이수 시간  학 을 통한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도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두 회 모두 AHIP, 의학사서자격증이라는 

문자격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증이 부여

된다는 것은 회원에게는 가장 큰 지원이 될 수 

있다. 단지 MLA에서는 AHIP 과정 수강을 

해서는 별도의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

야 하는(2개의 석사학 ) 반면에 KMLA에서

는 석․박사학 가 수를 획득하기 한 하나

의 요건이 되기는 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다. 

자격증 취득 수와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의학

사서로서 이용자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학 를 취득하는 것에 해 KMLA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증서 제도의 경우, MLA에서는 MEDLIB- 

ED 온라인 로그램, 문화 교육 과정, RTI

를 통한 교육 지원이 그리고 KMLA에서는 의

학용어 강좌, MeSH 강좌에서 이를 지원한다. 

(계속) 교육  훈련 로그램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KMLA에서는 좀 더 다양한 강좌를 통한 

인증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우선 으로 소

비자건강정보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체계  문

헌 고찰 서비스 련의 교육은  상황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한 

학  인증서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3.6 기타

3.6.1 MLA vConnections 일반 정보

다양한 주제의 녹화내용에 근하여 정보(

회의 회의 내용, RTI 젠테이션, 최신 입법, 

청 연사 등)를 공유하는 것이다. MLA로의 

기부  정보는 회원들의 연례회의 참석․지속

인 교육  문성 개발과 AHIP를 지원하

고, 기타 요한 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 을 제공함으로써 MLA 회원의 

우수성, 다양성  포용성을 장려하고자 함이다. 

상   보조 , 지원 에 한 기부 을 늘리는 

것은 MLA가 매년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수 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부

으로 지원되는 지원   기부 방법, 기부  

유형 등이 기술되어 있다. 기부 에는 MLA 재

난 구호 기 도 있는데 이는 자연재해  인재 

후 재건되는  세계 의학도서 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 MLA의 이러한 활동은 의학도서

  의학사서를 지원․옹호하기 한 MLA

의 핵심 가치․사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다. MLA에 기부하는 개인․기 이 많다는 것

은 사회 으로 MLA를 신뢰하고 의학사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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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옹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의학사서는 교육․연구․

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

원 을 혜택 받을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6.2 고  후원

의학도서  련 업체를 홍보하고 채용공고

를 행 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학사서의 

도서  업무와 이직을 지원해  수 있는 정보

이다. 

KMLA 기타 항목  회원도서  황에는 

도서  면 , 자격증에 따른 사서 보유 수, 장서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의학사서가 타 

의학도서 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 은 기부 에 한 것

으로 MLA에서는 기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국내에서는 기부에 한 인식이 국외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회의 노력으로 기부 을 

유치하여 이를 의학사서 지원을 한 다양한 

방안으로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 

 

4.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의학사서의 역량 개발을 

하여 문직 회인 MLA와 KMLA의 지원 

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KMLA 지원에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한 것이다. 연구 

수행과정을 통해 나타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MLA가 문직 회로서의 기틀을 마

련하고 사회 으로 확실한 인식을 제시하며 의

학사서가 소속감․자부심을 가지고 회 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학사서를 공식 ․지속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정책개발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둘째, (계속)교육  훈련 로그램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재 지원하고 있는 용어 강좌 

이외의 다양한 교육 내용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 

내용 확장을 해서는 이에 한 규정이 제정되

어야 하겠지만 우선 으로  상황에서라도 교

육 내용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LA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체계  문헌 고찰 서비스는 국외의 사

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의학사서의 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회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

다. 특히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에 있어서는 의

학사서가 소비자건강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

유, 다양한 홍보 활동, 소비자를 한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

구 로젝트 수행 교육 지원도 필요한데 이는 의

학사서 개인의 연구를 해서도 그리고 체계  

문헌 고찰 서비스를 해서도 필요한 교육이다. 

한 의학사서의 IRB 원회 역할 교육도 지원

함으로써 의학사서의 역할과 문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은 의학사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의학사

서가 IRB 원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무규

정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한 KMLA의 

내외 인 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구  출  지원에 있어서는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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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로그램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KMLA에서는 ｢의학정보 리｣지를 통한 소정

의 원고료  해외 컨퍼런스 참가비, 연구 로

젝트 공모 연구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수 

로그램 한 지속 이며 정기 이 아닌 비정

기 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지원

  연구비가 필요하며 역시 다양하고 정기

․지속 인 해외연수 로그램 지원이 필요하

다. KMLA는 지원 (연구비)  해외연수 로

그램 지원을 한 타기 과의 활발한 력이 필

요할 것이다. 의학사서의 연구를 한 KMLA의 

지원 내용, 의학사서의 연구 의무조항 등의 내

용을 포함한 연구정책선언문이 필요하며 연구

논문작성 지원은 (계속)교육  훈련 로그램

에서 기술한 연구 로젝트 수행 교육과 병행하

여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학사

서의 연구가 의무화된다면 연구논문작성 지원

에 한 의학사서의 요구도 많아질 것이다. 

넷째, 네트워크  력 지원에 있어서 KMLA

에서는 멘토링,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 지

원이 필요하다. 멘토링 로그램은 동료  선

배와의 계를 통해 도서  업무, 친화, 인  네

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리더

십․펠로우십 로그램은 의학사서 스스로 리

더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과정

을 제공하여 KMLA의 리더 양성․지원을 그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멘토링 로그램 한 

새로운 리더를 개발․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Zabel, 2008) 리더십․펠로우

십 로그램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며 MLA

를 벤치마킹하여 - 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의

학사서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의 멘토를 연결하

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MLA가 연례회

의에서 멘토링 로그램을 지원하듯이 KMLA

에서도 워크 , 학술 회에서 공식 인 온․오

라인 로그램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그

리고 리더십․펠로우십 로그램은 본격 으로 

지원하기 에 명사를 청하여 련 특강을 진

행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역에서 국내․외 트 십에 한 

개선도 필요하다. COVID-19로 인해 잠시 

단되었던 JMLA와의 교류도 다시 재개할 필요

가 있으며 국제학회․회의 등에도 지속 ․정

기 으로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국제 교류를 맺

어야 할 것이다. 한 MLA와 정을 맺고 있

는 만큼 MLA를 통한 국외 의학도서  탐방, 

연수 로그램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KMLA

의 극 인 활동이 필요하다. 국내 트 십

은 일반 으로 교육 지원을 한 단기 인 교

류를 맺고 있는데 특히 국가 문의학도서 인 

국립의과학지식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의학사

서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역의 수상, 공식 활동  행사 홍

보, 자자원 컨소시엄 지원에 해서는, 재 

KMLA에서는 공로패와 감사패를 포함한 의학

도서 상만을 수상하고 있는데 의학사서의 다

양한 능력을 인정하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

는 다양한 수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

기 과의 력을 통한 수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MLA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

래를 구상할 수 있는 KMLA의 로드맵은 의학

사서의 지지를 얻고 의학사서의 지원을 큰 맥

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개

발 역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자원 컨소시엄 지원은 체 회원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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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지원하여 이에 한 의학사서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격증  각종 인증서 제도 역에 

있어서 MLA에서는 AHIP 과정 수강을 해 

2개의 련 분야 석사학  취득 요건을 제시하

고 있다. 국내에서 의학사서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련 학 가 필수는 아니더라도 의학사서가 

이용자 서비스를 해 역량을 개발하고 문성

을 발휘할 수 있도록 련 분야로의 학  취득

을 KMLA에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필요가 

있다. 학  인증서 제도는 용어 강좌 이외의 다

양한 강좌가 필요하며 이는 (계속)교육  훈련 

로그램에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의학사

서 교육 과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으로 

MLA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소비자건강

정보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체계  문헌 고찰 

서비스 교육을 학  인증서 제도와 연계한 지

원이 국내에서도 필요하다. 추가 으로 의학사

서의 의견 조사를 통해 교육 내용을 확 하여 

이들  학  인증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강좌

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KMLA에서 기부 을 유치할 수 있

는 방법은 KMLA의 이사회, 회원들을 통한 

KMLA 발   의학사서 지원을 한 모 활동

을 시작으로 차 기부 으로 확 하고 KMLA

의 정책(사명, 비 , 핵심 가치, 옹호 등)을 유

기 에 극 홍보하여 기부 을 유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기 해서는 KMLA

의 명확한 정책개발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결국 KMLA

의 극 인 ․내외 활동이 의학사서의 지원 

역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로써 KMLA도 발

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학사서의 역량 강화를 한 

KMLA의 지원 역할 개선․개발에 참고가 될 

것이며 이로써 KMLA의 문직 회로써의 

상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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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직 회 역할  의학도서 회 역할 

선행연구 문직 회 역할 공통성을 지닌 항목

∙Burdick et al.(1990)
∙Frank(1997)
∙Lessick et al.(2016)

연구  출 지원
∘의학사서 윤리 강령  각종 기  제정, 
윤리강령, 옹호, 도서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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