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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과 인 구축과 활용을 해 국립 앙도서 을 심으로 한 국가 거데이터 구축 사업의 

황을 악하고, 국가 거의 국제표 식별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개선사항을 밝히고, 향후 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해 이 연구는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가입 기 을 상으로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는 거 련 황과 어려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식별자에 한 인식  활용, ISNI와의 연계에 한 

인식  활용,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활성화 요인에 한 요도  달성도, 반 인 만족도  개선 방향에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국가 거데이터 구축과 활용의 황  문제 을 

악하고, 국가 거데이터와 국제 표  식별 시스템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 으며, 요도-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의 

우선순 를 제시하 다. 분석의 결과, 향후 국가 거 구축의 발  방안으로는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성화를 해 

거 련 규칙과 지침 개발, 거데이터의 양  확보  품질 제고, 거 업무의 요성 인식 제고와 효율 인 업무 체계 

마련, 거 서비스의 다양화와 활용 모델 개발,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과 국제표  식별자의 연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필요성 공유 등이 제안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authority data 

construction project centered 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or the effective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It also aimed to reveal the possibility and improvement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dentification system, and suggesting future 

development plan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with members of the 

Korean National Authority Data Sharing System(KNASS). The survey consisted of items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and difficulties related to the authority, the use of the KNASS,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identifiers, th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the linkage with ISNI,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r activating the KNASS, and the overall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roposed to develop rule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authority works, to increas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authority data, to rais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and establish a efficient work system, 

to diversify the authority service and develop a utilization model, to link the KNASS with international 

identifiers, and to share the necessity of the KN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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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4차 산업 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가치는 데

이터의 상호운용성과 근성, 데이터 결합력 강

도에 의해 결정된다(Hoffman et al., 2021). 도

서 에서는 서지 개체를 식별하고 서지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한 기법으로 거를 사용한

다(김태수, 2008, 277). 거 작업은 서지 일에

서 거표목으로 사용하기 한 이름, 표제, 연속

간행물 표제, 주제어 등을 결정하는 차로, 거

일 내의 용어 간 참조, 다른 표목과의 계를 

설정하는 과정(한국도서 회 문헌정보학용어

사  편찬 원회, 2010)이다. 즉 거에서의 

계 설정은 련 데이터간 연계의 기반이 된다. 

국가서지작성기 은 국가명, 개인명  단체

명, 통일표제에 하여 거제어시스템을 유지․

리한다. 우리나라의 국립 앙도서  역시 국

가지식정보자원의 효율 인 근과 이용을 

해 2019년부터 국가 거데이터를 개방하 고, 

특히 국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개발․배포함으로써 국가 거에 한 효율 인 

근과 이용의 기반을 마련하 다. 이는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학도서

에 보 되었다. 

한편, 국립 앙도서 은 효율 인 거데이터 

공유 생태계 구축  활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

기 해 국가 거와 국제표 식별체계인 ISNI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의 

데이터 연계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

거․ISNI 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해 고품질 

거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내 도서  데이터 경

쟁력 강화, 자명 거데이터 기반의 효율

인 지식정보 근  학술 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과

인 구축과 활용을 한 우리나라 거데이터의 

구축 황과 활용 정도를 국가 거공동활용시

스템을 심으로 악하고, 국가 거와 국제표

식별체계의 연계 가능성  이러한 거 

련 업무에 한 장의 인식과 문제  등을 

악함으로써 향후 발 을 한 개선 방안을 제

안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황을 보 기 별 시스템 구축, 활용 황과 문

제   요구사항을 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 거․ISNI 데이터 연계 시스템

을 포함한 국가 거 구축  활용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의 

방법과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국내 활용 

황을 조사한다. 이를 해 국가 거공동활용

시스템 보  황을 악하고, 보 기 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조사 상은 2022년 7월 기 으로 국가 거

공동활용시스템이 보 된 기 이다. 

조사 내용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

기 의 기본 정보, 참여 이유, 참여의 이 , 활용 

방법  정도, 사용상의 어려움  요구사항, 식

별자와의 연계 등 개선사항 등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조사를 통해 보 기 별 구축  활용 

황과 문제   요구사항, 개선해야 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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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선순 를 악하고, 특히, 향후 발  방안

의 하나로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과 ISNI 데

이터 연계 시스템의 필요성  활용 가능성에 

해 분석하 다. 

셋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 거와 ISNI 

기반 데이터 연계를 포함한 국가 거공동활용시

스템의 활성화 방안  향후 발  방안을 제안하

다. 

1.3 선행연구

국가 거의 황을 분석하고 발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하는 이 연구와 련하여, 노지  외

(2021)는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발  운  

략을 수립하고자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가서

지 서비스의 반 인 황  국가서지 데이

터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발견되는 

문제 을 도출하 다. 연구의 결과, 재는 국

립 앙도서  실무진은 물론, 도서 계, 출 유

통산업계, 연구자, 일반 이용자 모두 국가서지

의 존재는 물론이고 가치와 필요성에 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따라서 

국가서지가 공공재의 생산과 그에 따른 잠재  

활용에 큰 가치를 두고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인

식되고 마련되어야 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 거는 국가서지 업무의 일환으로 

그 요성에 한 인식을 검하고 황을 악

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한 책 마련이 필요함

을 악할 수 있다. 

이성숙(2021)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실제 참여한 사서 10명을 상으로 국가 거데

이터 공동활용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 다. 국

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도입을 성공 으로 정

착시키고 운 하기 해서는 사서에게 거데

이터의 기 와 효과, 활용 방안, 최근 동향까지 

아우르는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과 련된 교

육을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거 업무에 한 

의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 그리고 

국가 수 의 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  연구

의 결과를 참고하여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가

입 기  체를 상으로 황을 악하고 분석

의 결과에 따라 우선순 를 두어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둘째, ISNI 연계에 한 것이다. 국가 거 구

축  ISNI 연계의 노력은 국가서지의 활용을 

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에서 국가 거

에 있어서 ISNI의 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미화(2014)는 거제어를 한 ISNI의 국

내 활용 방안에 한 연구에서 ISNI는 정보산

업 분야 체를 포 하는 연계식별자로서 요

하므로 도서 의 거제어에서 이의 활용 가능

성이 있다고 보았다. 도서  각 기 이 구축한 

거형 근 을 인정하고 상호운용하기 해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를 활용하고, 도서  이외의 여러 다양한 거

데이터를 활용하기 해 ISNI를 활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 연계식별자인 ISNI를 이용

하여 여러 식별자를 연계함으로써 링크드 데이

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 다. 

ISNI를 기반으로 작자 표 일 구축을 

해 범국가  력체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곽승진 외, 2018)에서는 국내 학술, 음악, 

미술, 방송, 문학/번역 분야의 기 들을 상으

로 ISNI에 한 인식과 활용을 조사했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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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참여기 들은 ISNI 활용에 한 기 와 장

애 요인에 한 조사 결과, 국내 ISNI 활성화를 

해 국립 앙도서 이 ISNI 컨소시엄과 로

젝트를 통해 수행해야 할 주요한 역할로 ISNI 

발 과 활용에 한 홍보, ISNI 컨소시엄 기

들과의 지속 이고 원활한 커뮤니 이션  기

들과의 력, ISNI 련 업무 간소화 추진, 분

야별 용 사례를 만들어 각 기 들과 력, 

향력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기 들과 력

하여 ISNI 발  추진, 분야별 기 의 특성을 고

려한 ISNI 활용에 안 제시 등을 제안하 다. 

IFLA(2022)에서도 국가서지기 이 서지 서

비스를 증진하기 해서 수행하는 여러 역할 

 하나로 표  식별자를 리하는 것을 들고 

있다. 여러 식별자  특히 ISNI는 통 인 도

서 을 넘어선 여러 역의 연결자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의 증진을 해 

잠재 인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 거 발  방안의 일환으

로 ISNI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

구의 내용과 련되어 있으면서 국가서지 련 

업무에 있어서 국가서지기 의 추 인 역할과 

리더십의 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국가 거 구축 황 

2.1 국립 앙도서  거 구축 황

2.1.1 구축 시스템 개요

2019년 국립 앙도서 은 국가 거․ISNI 보

  확산 사업을 진행하여, 학도서  자료

리시스템 거 연계 기능을 개발하 다. 2019년 

개발 시스템은 퓨쳐 리(TULIP 3.0, 5.0), 아

이네크(SOLARS 8)로 2개 시스템이다. 한, 

국립 앙도서 은 2019년 국가자료종합목록

(KOLIS-NET) 거 조회  다운로드 기능을 

개발하 다. 2020년 국립 앙도서 은 국가

거․ISNI 공동활용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미르테크의 SLIMA-NET, Liberty 2개 시스템

에 한 학도서  자료 리시스템 거 연계 

기능을 개발하 다. 2021년 국립 앙도서 은 인

포테크의 ODIS-U 시스템에 한 학도서  자

료 리시스템 거 연계 기능을 개발하 다. 

한, 국립 앙도서 은 2019년 고려 학교

(Tulip 3.0/퓨쳐 리), 성신여자 학교(Tulip 

5.0/퓨쳐 리), 부산 학교(Solars8/아이네크)의 

거 MARC 일  반입 로그램 개발  소  

서지에 한 거 일 구축을 진행하 다. 

2.1.2 거규칙(지침)  식별정보

국립 앙도서 의 거규칙(지침)은 ‘ 거데

이터 기술 지침-개인명(안)(2018)’과 ‘ 거데이

터 기술 지침-단체명(안)(2018)’이다. 국립 앙

도서 에서 사용하는 개체의 식별정보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식별을 해서는 이름의 완 형, 

지 , 생몰년, 활동 분야, 직업, 출생지, 련 단

체, 기정보 등을 기술한다. 개인의 속성  생

몰년, 활동 분야, 직업, 출생지는 개인의 식별을 

한 핵심 요소로서 해당 작과 다른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경우 반드시 기술한다. 핵심 요소 이

외의 속성은 자의 식별에 요하다고 단되

는 경우 기술한다. 단체명의 식별을 해서는 단

체와 련된 날짜, 단체의 유형, 련 장소, 언어, 

단체의 주소, 활동 분야, 역사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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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거 구축 상

국립 앙도서 의 거 구축 기본 제는 

거데이터와 서지데이터의 연결이 필수 이므

로, 국립 앙도서  소장자료를 상으로 국가

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11월 11일 기  언어별 자 거 구

축 황은 베트남어 2,494건, 아랍어 2,076건, 

태국어 1,056건, 히 리어 866건 등으로 조사되

어, 국립 앙도서 이 구축하고 있는 거 구축 

상  미국, 일본, 국 등 주요국 언어 외 

거데이터 구축이 미비한 상황이다. 국립 앙도

서 은 거형과 련하여 국어는 국음의 

한  표기로, 일본어는 일본음의 한  표기로 

표기하고 있다.

한, 국립 앙도서 의 거 구축 상은 

개인명, 단체명, 지명, 통일표제이며, 회의명은 

구축하지 않고 있다. 통일표제는 2022년 이후

로 오 라인 서지데이터 구축 시 생성되고 있

다. 재 번역서의 통일표제만 용 이며 

차 무 자 작, 합집, 법률, 음악 자료로 확

할 정이다. 

2.1.4 거 구축 자료유형 

거 구축 자료유형은 거데이터 구축 상 

자료는 오 라인 일반서, 아동서, 서양서, 비도서, 

기사, 연속간행물, 온라인자료 등의 245 필드에 

기술해 주는 책임표시이다. 한, 제외자료는 

수험서, 교과서, 학습서, 외국만화 등이다.

 

2.2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력체계 구축 

국립 앙도서 은 KERIS 종합목록을 통해 

국립 앙도서 의 국가 거데이터를 서지데이

터 소장정보와의 연결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거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

앙도서 은 2018년에 학도서  거․ISNI 

력 TF 운   총  리를 하 고, TF 정기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하 으며, 

국가 거  ISNI 시스템 연계 추진과 가이드

를 작성․배포하 고, 국가 거 공유를 한 

국립 앙도서  거 업무 로세스를 재정립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 다. 2021년에는 의체 

운   총  리, 정기회의  수시회의 개최

를 비롯하여 국가 거 공유를 한 국가 거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 을 지원하 다.

국립 앙도서 이 운 하는 ‘ 학도서  

거․ISNI 기  의체’에는 국립 앙도서 ,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학도서  등 7개 기  

장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다. 2018년 5월 구

성 시 학도서  종합목록 운 원회를 심

으로 실무 TF를 구성하고, 거 미보유 학도

서   향후 해당 학도서 에 국가 거 시범 

용 의향이 있는 학도서 으로 선정하여, 

재 고려 학교, 부산 학교, 성균 학교, 성신

여자 학교, 앙 학교 등 5개 학이 의체

에 참여하고 있다.

  3.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활용 
황 조사

3.1 조사 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상을 국가 거공동

활용시스템에 참여하는 기 으로 설정하고 설

문조사  면담 조사를 실시하 다. 국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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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시스템 참여기 은 모두 학도서

이며 2022년 7월 기 으로 137개 이 참여하

고 있다. 

사  설문지를 작성한 후, 2022년 8월에 국

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학

도서   2개 을 방문하여 거 담당자 3인

을 상으로 사  면담을 실시하고 리테스트

를 거쳐 최종 설문 문항을 확정하 다. 

작성된 설문지를 2022년 9월 1일~23일까지 

KSDC(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배포하고 공문  화, 자메일로 

설문에 한 참여를 요청하여 총 29개 기 으로

부터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 다. 설문 응답에 

의문 사항이 발생하 을 때는 화로 추가 면담

을 실시하 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도

출된 연구 결과에 하여 학계  장 문가 

2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3.2 조사 내용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기 을 상으

로 한 설문지의 문항은 거 련 황  어려

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식별자에 

한 인식  활용, ISNI  국가 거공동활용시

스템에 한 인식  활용, 국가 거공동활용

시스템 활성화 요인에 한 요도  만족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반 인 만

족도  발  방안에 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개발을 하여 국가 거공동활용시스

템의 활용에 해서는 이성숙(2021), ISNI와

의 연계에 련하여서는 강 민(2011), 김은정, 

노경란(2017), 이미화(2014), Armitage et al. 

(2020) 등을 참고하 고, 시스템의 요도  

만족도에 해서는 김선애, 이수상(2006), 민

윤경(2016), 이제환(2002), Badovinac(2021), 

Kleeck et al.(2016)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

다. 설문 내용을 구조화하면 <표 1>과 같다.

황  인식에 한 문항은 질문의 성격에 

따라 단일 는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문항의 결과 수치

는 4장에서 별표(*)로 표시하 다. ‘동일 이름

을 가진 서로 다른 개체의 식별정보로 합한 

정보’에 한 문항은 1~4순 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시스템의 요도  

만족도에 한 질문  국가 거공동활용시스

템 반 인 만족도와 재사용 의사에 한 질

문은 5  척도로 설계되었다. 

4. 분석 결과

4.1 보 률  시스템 황

2022년 7월 기 으로 국가 거공동활용시스

템 참여기 은 137개이지만 실제로 거데이터 

활용을 한 이력이 있는 기 은 33개이다. 즉, 시

스템 참여기  수에 비해 실제 거 이용 건수

가 있는 기 은 24.1%에 불과했다. 조사에 응답

한 기 이 29개 기 으로 그 인 수는 

지만, 실제 거 이용 건수가 1건이라도 있는 기

의 수가 33개 기 임을 감안할 때, 실질 인 

조사 상 비 응답 비율은 87.9%에 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거데이터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기  33개 

기  에서도 거데이터 활용 건수가 100개 

미만인 기 이 6개, 10개 미만인 기 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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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내용

거 련 황  

어려움

∙활용하는 도서  시스템

∙서지데이터  거데이터 구축과 련된 표 (목록규칙 / MARC 포맷)

구축 거데이터

∙ 거데이터 구축 상과 건수

∙ 거 구축시 책임사항의 범

∙ 거 구축시 상 자료유형

∙ 거형 기술시 언어 

∙해외 자  거형 선정시 어려운 언어

∙ 거데이터 기술시 거 MARC에서 사용하는 태그

∙1XX 거형에 기술하는 정보

∙ 거데이터에 기술하는 ISNI, VIAF, ORCID 등 외부식별자

∙ 거데이터를 이용자 검색에 활용하는 방법

∙검색 이외에 거데이터의 추가 인 활용 계획

∙ 거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기 의 거 업무 

∙자  거데이터의 링크드 데이터 변환 계획

∙자  거 업무 담당 직원 수

∙자  거 업무 지침 존재 여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활용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서 동일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개체의 식별 정보로 

합한 정보

∙국가 거데이터 공동 구축의 주  기 으로 합한 기

식별자에 한 인식  활용

∙ 거데이터 구축시 활용하는 기타 외부 이름 거데이터

∙외부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ISNI에 한 인식

ISNI  국가 거

공동활용시스템에 한 인식  활용

∙ISNI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성

∙ISNI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연계 방안

∙ISNI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연계를 한 선결 조건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활성화 요인에 한 

요도  만족도(달성도)

∙포 성, 식별 편리성, 정확성, 최신성, 일 성, 완 성 등

∙기능성, 안정성, 작업 환경 등

∙비 , 교육, 력체계, 소통, 지원 등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반 인 만족도  발  방안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품질, 기능, 운 체계 등에 한 반  만족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재사용에 한 의견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의 발  방향 혹은 모델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서비스 방안 

<표 1>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기  상 조사 내용

기 이고, 활용 건수가 1개에 불과한 기 도 4

개 기 이었다. 이러한 에서 33개 기   실

제 거데이터 업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단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데이터를 이용한 기

의 거 이용 건수는 165,237건이었다.

4.2 시스템  표  황

응답 기 에서 사용하는 도서  시스템  

표 은 다음과 같다.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에 참여하고 있는 기 에서는 도서  시스템으

로 미르테크(SLIMA-NET, Liberty), 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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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SOLARS 8), 퓨쳐 리(TULIP 3.0, 5.0), 

인포테크(ODIS-U)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KOLAS나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

우는 없었다.

서지데이터  거데이터 구축을 해 사용

하는 목록규칙은 <표 2>  <표 3>과 같다. 특히 

국내에서 거 련하여 목록규칙이 부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칙을 용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특히, 동양서에 AACR2를 용하기

도 하 다. 사용하는 MARC 포맷은 동양서는 

KORMARC(27개), MARC21(1개)이고, 서양

서는 MARC21(16개), KORMARC(10개)으

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4.3 구축된 거데이터 건수

거데이터의 종류는 개인명, 단체명, 회의

명, 통일표제, 주제명, 지명 에서 개인명, 단

체명, 회의명이 주로 구축되고 있다. 개인명은 

12개, 단체명은 8개, 회의명은 3개, 통일표제는 

2개, 주제명은 2개, 지명을 비롯한 기타는 3개 

기 에서 구축하고 있었다.

거데이터의 구축 건수는 기 별로 매우 상

이했다. 개인명의 경우 최소 3건에서부터 최  

103,699건까지로 다양했다. 사용하는 시스템에

서 표목 유형별로 검색이 불가능하여 거데이

터 유형별 구축 건수 악이 어렵다는 응답도 

2건 있었다. 단체명 한 1건에서부터 1,648건

까지로 구축 건수가 다양했다. 회의명과 통일표

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답한 기 이 2개 으나 

구축 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

실상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주제명 역시 구축 기 이 2개 으나, 

구축 건수는 10건에 불과하 다. 

이처럼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이 보 되어 

있더라도 개인명을 제외하고는 거 구축 건수

KCR4 AACR2 RDA 기타

동양서 92.86%  3.57% 0.00% 3.57%

서양서 19.23% 80.77% 0.00% 0.00%

<표 2> 서지데이터에 용하는 목록규칙

KCR2 AACR2 RDA
자체 

거 규칙

국립 앙도서  

거 규칙
기타

동양서 45.83%  4.17% 0.00% 8.33% 37.50% 4.17%

서양서 26.09% 30.43% 0.00% 8.70% 30.43% 4.35%

<표 3> 거데이터에 용하는 목록규칙

KORMARC MARC21 기타

동양서 96.43%  3.57% 25.00%

서양서 38.46% 61.54%  0.00%

<표 4> MARC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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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건 이하인 경우가 부분이었고, 개인명

도 3건에 불과한 사례가 있는 등, 사실상 구축

은 하지 않고 시스템에 가입하여 테스트해 본 

정도의 수 이라고 단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었고, 구축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기능  한계

로 인해 리가 어려운 사례도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4.4 거데이터의 기술 

거형에서 국내 자는 한국어(한자의 한  

음독)로 기술하지만, 그 이외 서양 자의 경우

는 다양한 방식의 언어로 기술하고 있다. 사  

면담 상 도서 의 담당자들은 국가 거의 효

율 인 활용을 해서는 표목이 제일 요한데, 

표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일일이 고쳐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므로 표목에 한 기 의 설

정이 시 하다고 하 다. 

거데이터에 기술하는 데이터 요소로 이름, 

한자, 생몰년, 역할어 등을 사용하며 기  내

부 식별자는 기술하지 않고 있었다(<표 5> 참조). 

거데이터에 기술하는 외부식별자로는 ISNI

를 사용한다는 기 이 8개 고 나머지 기 은 

외부식별자를 기술하지 않고 있었다(<표 6> 

참조).

거데이터 기술 요소 응답자수(비율)*

이름 23명(41.07%)

한자 14명(25.00%)

생몰년 14명(25.00%)

역할어  4명(7.14%)

기  내부 식별자  0명(0.00%)

기타  1명(1.79%)

<표 5> 거데이터 기술 요소

거데이터 기술 외부식별자 응답자수(비율)*

VIAF  0명(0.00%)

ISNI  8명(33.33%)

ORCID  0명(0.00%)

WIKI ID 

(WIKIpedia, WIKIdata)
 0명(0.00%)

기술하지 않음 16명(66.67%)

<표 6> 거데이터 기술 외부식별자

4.5 외부식별자 연계

사  면담 상자들은 재 구축된 국가 거

의 양이 으므로 합한 국가 거데이터가 없

는 경우 시스템에서 ISNI와 쉽게 연계가 된다

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설문 조사에서는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이

외에 사용하는 기타 외부이름 거데이터가 있는

지에 한 질문에 하여 ISNI(10명), VIAF(2

명), LCNAF(1명)라고 응답했으며, 기타 응답

에는 ‘한국연구자정보’를 사용한다, ‘잘 모르겠

다’는 응답이 있었다(<표 7> 참조). 외부 이름

거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검색이나 활용

이 용이함’ > ‘데이터 내용이 풍부함’ > ‘이름의 

수가 많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외부 이름 거데이터 응답자수(비율)*

ISNI 10명(66.67%)

VIAF  2명(13.33%)

LCNAF  1명(6.67%)

ORCID  0명(0.00%)

기타  2명(13.33%)

<표 7> 외부식별자 참조 활용 여부

ISNI에 해 알고 있는지에 한 질문에서 

ISNI를 알고 있는 응답은 20개(83.3%)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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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고, 4개(16.7%) 기 은 알지 못한다

고 응답하 다.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과 ISNI의 연계 방

식은 국가 거에서 검색되지 않을 때 연계하는 

방안과 두 시스템의 완  통합 순으로 선호가 

나타나 ISNI를 부차 , 보조 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한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완  

통합의 의미는 한 번의 검색으로 두 가지 모두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ISNI와의 연계

를 통해 거데이터 구축 시 편리하게 참조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필요시 통합 으로 

거데이터의 검색과 디스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과 ISNI의 연계를 

한 선결 조건으로는 <표 8>과 같이 ‘국가 거

데이터의 품질 고도화’  ‘국가 거데이터 구

축  활용의 활성화’를 가장 우선하 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정비와 활성화를 

우선으로 하고, ISNI와의 실질 인 연계 방안 

수립에 한 작업은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가지고 있는 

행 시스템을 제 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단계에 

올라섰을 때 외부식별자와의 연계에 한 실질

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의 인식

을 고려하여 연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SNI 연계의 선결 조건 응답자수(비율)

국가 거데이터의 품질 고도화 7명(33.33%)

국가 거데이터 시스템의 고도화 1명(4.76%)

국가 거데이터 구축  활용의 활성화 7명(33.33%)

자  거데이터의 양  충분성 확립 0명(0.00%)

ISNI 연계 상, 방식  차의 확립 6명(28.57%)

<표 8> ISNI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연계를 한 선결 조건

4.6 거데이터 활용

거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 은 7개, 활

용할 계획이 있는 기 은 6개,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할 계획이 없는 기 은 16개로 나타났다. 

거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  7개는 활용하는 

방법에 하여 ‘여러 이형으로 기술된 자료의 통

합 검색’ > ‘동명이인 구분 디스 이’ 순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표 9> 참조). 이

용자 화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디스 이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

었으며,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 검색에서 활용

하는 경우도 없었다. 

거 구축을 통한 

이용자 검색에서 지원
응답자수(비율)*

여러 이형으로 통합 검색 실 6명(66.67%)

이용자 화면에서 동명이인 구분
하여 개체별로 구분된 디스

이 제공

3명(33.33%)

이용자 검색시 라우징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디스 이 

지원

0명(0.00%)

기타 0명(0.00%)

해당 없음 0명(0.00%)

<표 9> 이용자 검색에서 지원

이상과 같이 16개 기 이 활용 계획조차 수

립하지 않고 있다는 은 거데이터에 한 

개별도서 의 인식이 낮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거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할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활용 계획을 수립할 

여건이 안됨’(15명), ‘활용 시스템의 미비’(6명) 

등의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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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데이터 활용하지 않거나 

계획 미수립 이유
응답자수(비율)*

구축된 데이터의 양 부족  1명(3.85%)

구축된 데이터의 질  부족  2명(7.69%)

활용 시스템의 미비  6명(23.08%)

활용 계획을 수립할 여건이 안됨 15명(57.69%)

기타  2명(7.69%)

<표 10> 거데이터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 

사  면담 응답자들은 당장 거데이터를 활

용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는 구축된 양이 무 

으며, 앞으로 가시 으로 거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이 제시되어야 국가 거공동활용시

스템에 참여하는 기 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응답자 1: “서비스에 직  활용이 되지 않

는 재 상태에서 거 업무는 그냥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다.”

∙응답자 2: “ 재는 일단 시간이 날 때마다 

조 씩 거를 구축하는 것일 뿐 활용에 

한 아이디어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 제

로 거 작업을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몇 건 하지 못하므로 연구를 해가면서 

거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을 어떤 업무에 활

용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 거데이터 구축’ 

(17개), ‘데이터 확인 등 참조’(15개)용으로 활

용하는 경우가 압도 으로 많았다. 연구자 

리나 기타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

으로 악되었다.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서 동일 이름을 가

진 서로 다른 개체의 식별 정보로 합하다고 생

각하는 정보의 순서 1~4순 에 한 응답은 1

순 로는 생몰년, 한자명과 ISNI와 같은 식별기

호의 순, 2순 는 한자명, 활동분야의 순, 3순

는 작정보, 활동분야의 순, 4순 는 ISNI와 같

은 식별기호, 작정보, 소속 정보 순으로 나타

났다.

   5.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요도-성과 분석

5.1 조사 개요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성화 요인에 

한 요도와 만족도(달성도)를 단하기 해

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질, 시스템 기능, 운

체계와 련하여 각각 요도와 만족도를 조사

하 다. 이 게 조사된 응답자들의 조사 부문

별 요도와 성과 인식을 기반으로 요도 - 성

과 분석(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하 다. 

IPA 분석은 요도는 높으나 성과가 낮은 품

질 요인에 집 하고, 요도는 낮으나 성과(만

족도, 달성도)는 높은 자원 과잉 역은 축소하

는 등의 략 인 의사결정에 한 방향을 제시

해 주는 분석 도구이다(민윤경, 2016, 32). 이를 

통해 조사 부문별로 ‘유지’, ‘집 ’, ‘ 순 ’, ‘과

잉’ 역으로 분류하여 서비스 개선의 우선순

를 악하고자 했다. 

5.2 조사 결과 

IPA 결과,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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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한 데이터 품질, 시스템 기능, 운 체

계 3개 부문의 요도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5.2.1 데이터 품질

데이터 품질의 요도  만족도는 14개 항

목에 해 조사했다(<표 11> 참조). 첫째, 요

도의 측면에서 14개 체 질문에 해 ‘ 요하

다’, ‘매우 요하다’라는 답변이 높은 비율로 

나왔다. 특히 국내 자에 한 식별 편리성, 정

확성, 최신성에 해서는 ‘매우 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의 비 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다

른 항목에 비해 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완

성과 상호 연계의 요성에 해서는 ‘보통’

이라는 응답이 다른 항목보다 좀 더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

둘째, 만족도 측면의 결과는 부분 ‘보통이

다’, ‘만족한다’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자(개

인명, 단체명) 거데이터의 정보 표기에 있어 

일정한지의 일 성’에 해 ‘매우 만족’하는 답

변의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정 인 답변이 고르게 나왔다. 

제공되는 데이터 품질에 한 IPA 분석 결

과, 역별 분포  그에 따른 과잉, 유지, 집 , 

순  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림 1>  

<표 11>과 같다. 이를 통해 특히 4번과 7번 항목

에 한 우선 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2.2 시스템 기능

시스템 기능의 요도와 만족도는 10개 항목

에 해 조사했다(<표 12> 참조). 첫째, 요도

의 측면에서 체 질문에 해 체로 ‘ 요하

다’, ‘매우 요하다’로 응답이 나왔다. ‘ 거데

이터  필요한 필드만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림 1> 데이터 품질의 요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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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질문 IPA 결과

1 국내 자(개인명, 단체명)에 한 포 성(양의 충분성) 과잉

2 국내 자(개인명, 단체명)에서 동일 이름을 가진 다른 개체에 한 식별 편리성( 복성) 유지

3 국내 자(개인명, 단체명) 거데이터의 내용이 실제 값과 동일한 정확성 유지

4 국내 최신 자(개인명, 단체명) 거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최신성 집

5 국내 자(개인명, 단체명) 거데이터의 정보 표기에 있어 일정한지의 일 성 유지

6 국내 자(개인명, 단체명) 거데이터의 내용에 있어 값이 락 없는 완 성 유지

7 국외 자(개인명, 단체명)에 한 포 성(양의 충분성) 집

8 국외 자(개인명, 단체명)에서 동일 이름을 가진 다른 개체에 한 식별 편리성( 복성) 과잉

9 국외 자(개인명, 단체명) 거데이터의 내용이 실제 값과 동일한 정확성 유지

10 국외 최신 자(개인명, 단체명)에 한 거데이터를 사용가능한 최신성 순

11 국외 자(개인명, 단체명) 거데이터의 정보 표기에 있어 일정한지의 일 성 과잉

12 국외 자(개인명, 단체명) 거데이터의 내용에 있어 값이 락없는 완 성 과잉

13
① 거형과 이형을 유지 ② 동일한 개체에 한 다양한 거형을 인정 ③ 거형 미채택 

등 개별도서 의 거 행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순

14 거데이터가 ISNI와 같은 식별기호로 상호 연계 순

<표 11> 제공되는 데이터 품질의 IPA 분석 결과 

‘개별도서 이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업로드도 

가능한 양방향 작업 환경’은 다른 항목에 비해 

요도에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구축한 거를 활용한 활용시스템 구축’이 가

장 요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둘째, 만족도는 체 질문에 해 크게 쏠림 

없이 ‘보통이다’, ‘ 요하다’에 한 응답이 나

와 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다만, ‘국가 거서

비스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실시간 처

리’의 만족도에 한 항목에 해서만 ‘만족하

지 않는다’에서 ‘매우 만족한다’까지 비교  고

른 응답이 나와 상 으로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 ‘구축한 거를 활용한 활

용시스템 구축’의 만족도에 한 부정 인 인

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시스템 기능에 한 IPA 분석 결과, 역별 

분포  그에 따른 과잉, 유지, 집 , 순  

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림 2>  <표 12>와 

같다. 이를 통해 특히 7번과 10번 항목에 한 

우선 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2.3 운 체계

운 체계의 요도와 만족도는 18개 항목에 

해 조사했다(<표 13> 참조). 첫째, 운 체계

의 요도는 체 질문에 해 체로 ‘ 요하

다’, ‘매우 요하다’로 응답이 나왔다. 특히 ‘공

동활용시스템 도입비와 유지비 지원, 거일

반입지원 등 산 지원’은 다른 항목에 비해 

요도에 ‘매우 요’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서 개

별도서 에서는 거 업무를 한 산 문제에 

한 실  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

을 악할 수 있다. 

둘째, 만족도는 체 질문에 해 체로 ‘만

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로 응답이 나왔다. 특

히 ‘공동활용시스템 도입비와 유지비 지원, 

거일 반입지원 등 산 지원’은 다른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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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기능의 요도  만족도 

항목 세부질문 IPA 결과

1 거데이터의 자  다운로드 기능 과잉

2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안정성 유지

3 ISNI 복 체크 기능 집

4 거데이터  필요한 필드만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 순

5 개별도서 이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업로드도 가능한 양방향 작업 환경 순

6 국가 거서비스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실시간 처리 유지

7 소 서지에 해 거를 연결하는 자동 소 변환 집

8 거데이터 오류 수정 요청 기능 순

9 복 장 체크 기능 유지

10 구축한 거를 활용한 활용시스템 구축 집

<표 12> 시스템 기능의 IPA 분석 결과 

비해 ‘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서 요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도서

에서는 거 업무를 한 산 문제에 해 

실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악

할 수 있다.

운 체계에 한 IPA 분석 결과, 역별 분

포  그에 따른 과잉, 유지, 집 , 순  역

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림 3>  <표 13>과 같

다. 따라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역은 2번  

12~16번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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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운 체계의 요도  만족도 

항목 세부질문 IPA 결과

1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비 (방향성) 유지

2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교육 집

3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안내 사이트 유지 유지

4 문제와 의견 개진을 한 응 체계  소통 채  마련 유지

5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개선을 한 실무자 그룹 마련 순

6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주  기 의 기능 강화( 거DB의 운 과 조정, 리의 책임) 과잉

7 도서 과 련기 의 력체계 구축 순

8 거데이터를 입력, 검증, 다운할 수 있는 도서  그룹을 구분하여 운 과잉

9 거데이터 구축 기 에 한 유형, 무형의 보상 순

10 력 도서 의 공동 거규칙, 매뉴얼(지침) 마련 유지

11 개별도서  거규칙, 매뉴얼(지침) 마련 순

12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정리사서의 이해 집

13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개별도서 의 이해 집

14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경 자(혹은 본부)의 이해 집

15 거 련 인력 충원 집

16 공동활용시스템 도입비와 유지비 지원, 거일 반입지원 등 산 지원 집

17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사업의 지속성 유지

18 구축 데이터 공개와 련된 작권 문제 해결 유지

<표 13> 운 체계의 IP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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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우선 개선 상

데이터 품질
국내 최신 자(개인명, 단체명) 거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신성

국외 자(개인명, 단체명)에 한 포 성(양의 충분성)

시스템 기능

ISNI 복 체크 기능

소 서지에 해 거를 연결하는 자동 소 변환

구축한 거를 활용한 활용시스템 구축

운 체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교육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정리 사서의 이해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개별도서 의 이해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경 자(혹은 본부)의 이해

거 련 인력 충원

공동활용시스템 도입비와 유지비 지원, 거일 반입지원 등 산 지원

<표 14> 역별 우선 개선 상

이상을 종합하여 세 개 역별 우선 개선 

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14> 참조). 데

이터의 최신성, 양  충분성, 기능  편리성, 활

용성, 거 업무의 요성에 한 공감  형성

과 실질  지원 등이 최우선 해결 과제인 것을 

악할 수 있다. 

5.3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반  만족도 

 개선 방향 

5.3.1 반  만족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만족의 정

도를 묻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에 하여 

5  리커트 척도로 응답을 받았다. 모든 문항에 

해 3  이상의 평균 만족도를 보 으므로 

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 체계에 

한 평균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시스템 기능’

에 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보통’ 보다 ‘불

만족’ 응답의 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 특히 

운 체계  시스템 기능 측면의 개선 요구가 

큰 것으로 악되었다(<표 15> 참조). 

5.3.2 재사용 의사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재사용 의사를 묻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에 하여 5  리

커트 척도로 응답을 받았고, 모든 문항에 해 

3.5  이상의 정 인 답변이 나왔다(<표 16> 

참조). 주변에 권하거나 정 으로 말하는 것

에 비해, 스스로는 지속 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4 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들의 

자발 인 홍보를 기 하기보다는, 주도하는 기

이 정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이 

정 인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 으로 주

변에 사용을 권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비약

인 기능 개선과 인식 환을 이루어낼 수 있

는 근본 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5.3.3 개선 방향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개선 방향

에 하여 재 시스템 고도화에 한 요구가 

압도 으로 높았다. 즉, 재 사용하고 있는 종

합목록체계에서 편리한 입력방식을 갖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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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반  만족도 3.37 0.0% 16.7% 37.5% 37.5% 8.3%

거데이터 품질에 한 만족도 3.65 0.0%  4.3% 34.8% 52.2% 8.7%

시스템 기능에 한 만족도 3.34 0.0% 21.8% 30.4% 39.1% 8.7%

운 체계에 한 만족도 3.22 0.0% 18.2% 50.0% 22.7% 9.1%

<표 15>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한 만족도

질문 평균 매우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있음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사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할 의사
3.5 0.0% 12.5% 41.6% 29.2% 16.7%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해 정

으로 말할 의사
3.78 0.0% 0.0% 39.1% 43.5% 17.4%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을 지속 으

로 사용할 의사
4 0.0% 4.2% 20.8% 45.8% 29.2%

<표 16> 재사용 의사

개선 방향 응답자수(비율)

재 시스템 고도화 - 종합목록체계에서 편리한 입력방식으로 변화 14개(58.3%)

방향  공동 구축 모델로 고도화  5개(20.8%)

다양한 국내외 거데이터 통합 구축 시스템  3개(12.5%)

링크드 데이터 변환  1개(4.2%)

기타  1개(4.2%)

<표 17> 발  방향

에 한 요구가 과반수 이상이었고, 그 다음으

로 ‘ 방향  공동 구축 모델로 고도화’ > ‘다양

한 국내외 거데이터 통합 구축 시스템’ > ‘링

크드 데이터 변환’의 순이었다(<표 17> 참조). 

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한 요구가 

가장 높고, 구축 모델의 고도화나 통합 구축 시

스템에 한 요구는 상 으로 낮은 에서 볼 

때, 개별 기 들이 효율 으로 작업할 수 있도

록 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도화하는 데 우선

순 를 두어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악할 수 있다. 

   6.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발  방안 

본 연구의 황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거

데이터의 개념과 필요성에 한 개별도서 의 

심과 이해가 부족했고, 거데이터 구축  

활용 계획을 수립할 시스템  환경  여건 자

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장의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 로 국가 거구축시스템의 

활성화  활용성 강화를 한 발  방안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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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거구축시스템 안정화  고도화 

가장 기본 인 발  방안은 시스템 개선에 

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속이 자주 끊기

거나 로딩 시간이 길어 작업이 지체되고, 기

한 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에 

한 불만이 다수 있었다. 거를 구축하고 있으

나 시스템의 기능  한계로 인해 하게 

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시

스템의 기본 인 기능 개선에 한 요구가 가

장 시 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사용하는 ILS(Integrated Library System)

에서 효율 으로 거 구축이 가능하도록 시스

템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한, 사용하는 도서

 시스템  표 의 에서 같은 시스템

이라도 버 에 따라 기능상에 차이가 있어 

거 업무의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능 차이는 거 업무를 시간 소모 이고 복

잡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실에서 개별 

기 의 거데이터 구축 업무에 있어서 효율의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기능  혜택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

스템의 버 을 최신으로 업그 이드하거나, 요

구되는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과 연계

된 도서  시스템에서 거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양방향 구축, 기 의 로세스에 

맞는 거 구축  업로드, 종합목록체계에서 

텍스트 편집 스타일을 지양하고 편리한 입력방

식으로 변화시키는 등 거 업무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 인 인터페이스와 작업 

흐름을 반 한 시스템  기능 개발이 필요하다.

6.2 거 련 규칙과 지침 개발

국내의 거 련 규칙 부재로 다양한 거데

이터 구축 규칙이 사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응

답 기 의 68.0%가 기 의 거 지침 없이 업

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기 의 거 구축 목

과 활용 방식에 따라 기 별 세부 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거규칙을 설정하여 표

인 기 을 마련하고, 기 에 따라 거 구축의 

범 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 구축에 한 이해와 용이 쉬운 표 , 

통합 규칙과 지침 개발을 통해 거데이터 작

성 시 손쉽게 이해하고 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개 존재하는 규칙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이 

없어야 한다. 거규칙 간의 비교를 통해 표  

규칙과 용 지침을 개발하여 거 작업과 활

용을 어렵지 않은 일상  업무로 인식하고, 각 

기 이 거 업무에 극 으로 임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6.3 거데이터의 양  확보  품질 제고

거데이터의 규모를 늘리기 한 노력이 선

행되어야 한다. 거를 구축하는 기 의 참여가 

늘어야 서비스가 가능한 수 의 데이터 양이 확

보되고, 데이터 양이 확보되어야 의미 있는 서

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거데이터의 양을 늘

리는 노력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한, 국가 거의 품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링크가 잘못 걸려있거나 데이터가 잘못된 사례

들을 수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  수정한 

경우 그 결과를 다시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 의 복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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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나가

면서 다양한 기 별 거형의 표 화가 이루어

지고 공통되고 표 인 지침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4 거 업무의 요성 인식 제고와 업무 체계 

마련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주  운  기

인 국립 앙도서 의 공문으로 조를 받아 

황 조사를 진행하 음에도 불구하고 기 응답

률이 높지 않았다. 공문 발송 이후에도 세 번에 

걸친 개별 연락과 2번의 조사 기간 연장을 통하

여 137개 기   29개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37개의 도서 에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이 보 되어 있다는 사실

과 별개로, 거 업무의 요성과 시 성에 

한 장의 인식과 평가가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국가 거공동활용시

스템의 발  방안으로 교육과 홍보에 한 필

요성이 가장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거에 

한 인식의 환을 해 거에 한 이해와 활

용에 한 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직무훈

련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거데이터를 서지데이터의 활용을 

한 부차 인 데이터로 여기는 사고를 환하여 

거 업무가 필수 인 것으로 인식되게끔 기존

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를 

들어, 종합목록의 서지데이터 다운로드 시 처

음부터 거데이터가 함께 반입되도록 하는 연

계 기능을 설정하여 거데이터를 별개의 것으

로 여기지 않고 처음부터 서지데이터와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는 국가 서지  개별도서 의 서지 활용

에 있어서 거데이터가 필수 인 데이터로 여

겨질 수 있도록 공감  형성 노력과 업무 로

세스 설계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5 거 서비스의 다양화와 활용 모델 개발 

거데이터를 활용한 효과 인 서비스 모델

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거 구축 참여를 유

도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응답 기   55% 이상의 기 이 재 

거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향후 

활용 계획조차 없다고 응답하 다. 따라서 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기 의 거 작성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재 거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 의 활

용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 거공동활용시

스템 활용 기 에서도 쉽게 용할 수 있는 표

 모델을 개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직

까지 본격 인 거데이터 구축과 활용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도서 에 하여 성공 인 거

데이터의 구축  활용의 모범 사례를 제시함

으로써 거데이터 구축 활성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6.6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과 외부식별자와 

연계

응답 기 들은 ISNI, VIAF, LCNAF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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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별자를 검색이나 활용의 용이성, 풍부한 

데이터 내용, 거 코드의 양  풍부함 등의 이

유로 활용하고 있다. 외부식별자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구축과 데이터 연계를 해 유용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외부식별자를 참조하기 편하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장 많은 기 이 사용하고 있는 식별

자인 ISNI의 개념에 한 기본 설명을 해당 설

문 문항 내에 직 으로 제공하 는데도 불구

하고 ISNI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17%

가량 있었다. 이는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가입된 기 의 거 담당자라 하더라도 국제

인 거 동향에 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을 드러낸 것으로 단되었다. 반면, 

ISNI를 안다고 답한 경우는 모두 국가 거공동

활용시스템과 ISNI와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하

고 있었으므로 연계 사업 추진에 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연계 

작업을 추진함에 앞서, 보다 근본 으로 거

와 ISNI 등 기본 인 정보와 동향 습득의 기회

를 제공하고 국제표  활용의 필요에 한 이

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6.7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필요성 공유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가입은 했으나 실

제 거 구축은 하고 있지 않은 사례, 구축은 하

고 있으나 실질 인 활용이 없거나 활용 계획도 

없는 사례가 지 않다는 은 국가 거공동활

용시스템의 향후 발   활성화 방안 마련에 

근본 인 시사 을 다. 국가 거공동활용시

스템의 주  기 인 국립 앙도서 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과 국제 표  식별자와의 연

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도서  장의 

거에 한 인식  업무 수 은 이러한 앙 

기 의 기 와 인식과 비교할 때 큰 괴리가 있

었다. 

따라서 137개 가입 기   실질 으로 거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기 들  모범 사

례를 선정하여 모범 실무를 개발, 보 함으로써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실질 인 운 과 활

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

에서는 당장 거 업무를 담당할 인력 문제가 

존재하겠으나,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이 활성

화된다면 궁극 으로는 거 구축  리 인력 

부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에 한 공감 를 형성함으로써, 각  도서 이 

더욱 극 으로 거 구축에 참여하도록 유도

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본 연구는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실질

인 운 을 담보하기 해서는 거에 한 

근본 인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

야 하며, 시스템의 측면에서 기본 인 기능 개

선과 거 업무를 간편하고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 개발, 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

요함을 밝혔다. ISNI 연계나 링크드 데이터로

의 변환 등과 같은 계획은 이러한 거데이터 

구축에 한 최소한의 인식과 공통의 이해, 구

축 시스템의 구축이 안정화된 후 참여기 들의 

공감 를 얻어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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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우선순 를 도출하기 하여 요도-성과 

분석을 수행하 다. 이 분석 결과의 해석과 

용에 있어 주의할 것은 데이터 품질, 시스템 기

능, 운 체계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순  

역이나 과잉 역에 치한 항목은 다른 항목

과의 상 인 비교에 의한 결과일 뿐, 결코 그 

업무의 인 요도가 낮다거나 인 

성과가 과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다. 

거 구축과 활용과 련된 모든 역이 아직

까지 매우 낮은 수 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처

럼 과잉이나 순  역으로 평가된 내용들도 

다른 항목과의 상 인 비교에 의한 결과일 

뿐, 거 업무에 련된 모든 역이 동반 개선

되어야 함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국립 앙도서 은 국가 거 업무를 추

진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요도와 달성도에 

한 상호 평가를 통해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활성화를 해 각 역별로 효율 인 자원 배분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 거와 

외부식별자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

하여 국제표 에 부합하는 거데이터를 구축하

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립 앙도서 이 국가 

표 지식 허 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연구는 국가 거 공동활용에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황을 설문 조사하고 발  방안을 제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

를 보완하기 해 후속 연구에서는 첫째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는 집단에 한 

보다 심층 인 면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

째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참가 집단 외 국가

거 공동활용에 심있는 다양한 집단의 인식

과 의견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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