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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 은 변화하는 지능 정보 사회에서 핵심 역량으로 두되고 있는 AI 리터러시와 련하여, 

국내 학도서 들의 이용자들 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의 황과 학도서 의 AI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과 당 성을 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해 AI 리터러시에 한 개념의 변화 

양상과 학도서  이용자인 학생들의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리터러시의 자가 인식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학도서 에서 AI 리터리시 교육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진행 시 수강 의향의 경우 

정 인 응답이 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는 학도서 의 AI 리터러시 교육의 학 필수 교육과정 

내 AI 리터러시 함양 기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AI literacy education 

for users of Korean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perception and justification of AI literacy 

education in university libraries in relation to AI literacy, which is emerging as a key 

capability in the changing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AI literacy and the self-awareness of AI literacy, including 

generative AI by students who are university library us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sitive responses were mainly confirmed in the case of willingness to take AI literacy 

education and generative AI literacy education in university libraries, and this study 

suggests that AI literacy education in university essential curriculum is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essential bas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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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서론

2022년 화형 인공지능 ChatGPT의 출

은 생성형 화 서비스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공함에 따라 그 활용과 응용에 한 주제 

역별 심과 연구가 폭발 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서비스가 제공된 지 약 5일 만에 100만명

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등 과거 인공지능 서비

스와 비교하여 사용자의 기 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ChatGPT

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문자가 원하

는 답변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며 강화학습 요소가 용되어 사용자의 피드백 

한 학습할 수 있는 특징 때문이다(변정호, 권

용주, 2023). ChatGPT 이외에도, 이미지 생성

형 AI인 NovelAI, Dall․E2 등과 같은 생성형 

AI의 도래는 지 까지의 우리들의 삶의 각종 다

양한 분야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향을 주었

다. 즉, AI는 데이터베이스에 선제 으로 입력

된 답을 질문에 맞춰서 이용자에게 달하는 챗

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질문에 한 답을 이용

자의 요구에 맞게 검색하고 결과를 조정  창

작해서 사용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개인 비서

의 수 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성

형 AI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응답하는 등 주어진 맥락에 맞지 않는 허  정

보를 제공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

각), AI 학습에 쓰인 데이터베이스의 작권 

침해와 같은 윤리 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는 단순한 검색 서비스

에서 벗어나, 코딩, 창작, 문헌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생성형 AI를 더욱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한 롬 트를 개발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생성형 AI의 기술  측면과 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Wu et al., 2023).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AI의 발달은 필연

으로 이를 이해하고, 주체 이고 올바른 방향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양으로서의 리터러시와 

련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이유미, 박

윤수, 2021). 이는, 기술에 해 올바르게 이해하

고, 비 이고 윤리 인 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없이는 빠르게 발 되는 사회에서 응하

고,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AI 리터러시와 련하여 등학교부터 

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정과 고등학교의 학습

자를 한 AI 리터러시에 한 연구와, 의무교

육과정 이후의 고등교육과정의 학습자인 학

생들을 한 AI 리터러시 교양 과목의 커리큘

럼의 학습 당 성을 강조하거나, 실제 인 학습 

과정을 염두에 둔 커리큘럼 개발 련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왔다(김양희, 2022). 

한, 이러한 정보 이용환경의 격한 변화

와 련하여 학도서 은 이용자들에게 변화

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이용자 교육과 연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당 성을 지니

고 있다(이지수, 2021). 더 나아가, 도서 과 사

서는 AI의 발달과 련하여 기술 심의 화

에서 인문주의  정신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

으며, 이용자들이 인간과 기술 사이의 계에 

해 비 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다는 주장 한 제기되었다(Gasparini & 

Kautonen, 2022). 그러나, 재 국내 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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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주

제로 한 활용교육과 커리큘럼 개발 등과 같은 

AI의 활용을 한 새로운 리터러시에 한 연

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리터러시 

교육의 에서, 재 학도서 은 이용자를 

상으로 다양한 정보활용교육을 제공하고 있

으나 이는 통 인 자료 검색을 한 이용자 

교육을 비롯하여 디지털 디바이스와 학술DB 

활용 등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hatGPT 등과 같은 생성

형 AI의 도래와 련하여 국내 학도서 의 

이용자 상 AI 리터러시 교육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개발에 앞서 황을 악하고, 

이와 련하여 학도서 의 반 인 AI 리터

러시 교육에 한 인식과 당 성을 도출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학도서 에서의 생성형 AI 리터

러시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질문

본 연구는 ChatGPT로 표될 수 있는 생성

형 AI의 등장 등 팬데믹으로 인한 속한 사회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주목하여,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보서비스 제공 기 인 국내 학도서

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과 사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 

지 까지 국내 학도서 에서 AI 리터러시와 

련하여 진행한 이용자 교육 로그램의 사례 

 생성형 AI와 련되어 학 차원에서 배포

된 가이드라인을 조사하 다. 둘째, 실제 학

도서  이용자인 Z세  학생들의 생성형 AI

를 포함한 반 인 AI 리터러시에 한 인식

과 이에 한 학도서 의 역할에 한 의견

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함께 고려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

음과 같다. 

∙RQ1.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AI 리터러시

에 한 개념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 요소

는 무엇인가?

∙RQ2. 국내 학의 가이드라인에서 나타

난 생성형 AI에 한 인식은 어떠하며, 

학도서 의 이용자 교육 로그램에서 AI 

리터러시는 어떻게 다 지는가?

∙RQ3. 학도서  이용자인 학생들의 생

성형 AI를 포함한 AI 리터러시의 자가 인

식과, 이에 한 학도서 의 역할은 어

떠한 양상으로 고려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AI 리터러시 

읽기, 쓰기, 셈하기로부터 시작된 개념인 리

터러시는, 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그 생 개념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리터러시 매체의 격한 변화에 따라 미디어 리

터러시, 정보 리터러시와 같은 다양한 리터러시 

련 개념이 지 까지 리터러시 이론의 발 과 

함께 제안되어 왔으며(이유미, 박윤수, 2021), 

이  AI 리터러시는 비교  최신에 도출된 개

념으로 그 성격상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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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하고 있다(조미 , 한옥 , 2022).

기본 으로 AI 리터러시는 AI 기술과 소통

하며 도구로 원만히 사용하는 과정에 더해, 비

인 인식과 평가가 가능한 역량을 수반한다(김

태령, 류미 , 한선 , 2020; Long & Magerko, 

2020). 이러한 AI 기술의 사용은 특정 분야에

서 한정된 것이 아닌, 업무를 포함한 모든 일상 

생활에서의 정보 탐색 활동에서 모두 가능하며 

AI 리터러시를 통해 개인은 AI와 효율 으로 

소통하고 력하여 목 에 맞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한, AI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로 AI와 련

된 비  인식과 결과 산출 능력에 더해 AI와 

련된 기본 인 개념과 원리에 한 이해를 제

안한 연구 한 확인할 수 있다(이철 , 2020).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

을 활용해 구 한 AI에 한 기술  이해는 각

종 학술 분야  기본 실생활의 역에서도 의

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용하는 과정에 있

어서 필수 인 역량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AI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로 AI가 

수반하는 문화 변동성  사회 변화에 한 비

 인식이 고려되기도 하 다(최숙 , 2022). 

한 더 나아가, AI에 한 인식에 더해 다언어

능력, 신성, 포용력, 다변화 이해력 등의 역량

이 AI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로 제안되었다(이

유미, 2021).

이 듯, AI 리터러시에 한 정의는 주로 인

공지능과의 효과 인 소통  업 능력과 AI

가 도출한 결론에 한 비  수용 능력이 강

조되었다. 한, AI 리터러시는 인지  차원, 정

서  차원, 사회 문화  차원으로 다차원 으로 

정의되기도 하 다(Kong, Cheung, & Zhang, 

2023). 인지  차원은 AI에 한 주요 개념을 의

미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AI 기술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향을 악할 수 있다. 정서  차원

은 의미 악(meaningfulness), 향(impact), 

창의  자아 효능감(creative self-efficacy), AI 

자아 효능감(AI self-efficacy)과 같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학습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AI 

리터러시 시기 범주 비고

3Rs
(Reading, Writing, 

Arithmetic)
5,000여 년 ~ 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 인 기능

텔 비  리터러시
(Television Literacy)

1950년  이후~ 시각 리터러시, 비  사고 비   처음 부각

정보 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1990년  이후~
정보의 필요성 인식, 정보원 탐색, 
비  사고

정보의 요성에 한 인식 추가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1990년  후반 이후~
정보 리터러시를 포함한 비디오  
문화 리터러시

인쇄․비인쇄 매체를 포함하는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2000년  이후~ 정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기술의 활용 능력 요구

AI 리터러시
(AI Literacy)

2015년 이후~
디지털 리터러시, AI 기술에 한 
이해, 비  수용능력 

인공지능과 효과 인 소통  
업 능력 

(출처: 노은희, 신호재, 이재진(2019, 34)의 <표 Ⅱ-1> 일부를 재구성하여 제시함)

<표 1> 리터러시의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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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  차원

은 AI의 윤리  사용과 련 있는 개념으로 학

습자의 윤리 인 AI 사용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각 AI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는 기본

으로 AI와 효율 으로 소통하고 력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AI로 인한 사회 문화  변화에 해 비 으

로 인식할 수 있는 역량 한 최근에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

구에서 도출된 AI 리터러시에 한 정의를 바

탕으로 하여, AI 리터러시를 ‘AI와 련된 기

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

으로 윤리 인 방법을 통해 목 에 맞는 데이

터를 획득하고, AI 도구와 소통하고 력해 결

과를 산출하고 이를 비 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역량’으로 정의하 다.

2.2 대학도서관과 생성형 AI 

(Generative AI)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사 에 학습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와 유사성을 지니지만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등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변정호, 

권용주, 2023). 특히 이러한 생성형 AI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OpenAI社의 화형 인공

지능 ChatGPT는 이 까지의 챗 과는 달리, 

사용자가 기존에 질문한 항목에 해 기억하고, 

해당 롬 트를 기 으로 지속 으로 화가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ChatGPT는 

세계 으로 사회경제  측면에서 결코 무시

하지 못할 효과를 보일 것으로 측되고 있

지만, 한편으로 교육 련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에세이 과제에 한 표  이슈 등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이윤희, 김창식, 안 철, 2023).

이러한 생성형 AI의 출 과 련하여, 국내 

학교 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제안하

는 등, 발 빠르게 처를 하고 있다. 2023년 3월 

15일 국내 사립 K 학교에서 국 학교  

최 로 ‘ChatGPT등 AI의 기본 활용 가이드라

인’을 제정한 이래, 여러 국내 학에서는 생성형 

AI 련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마련하 다. 

2023년 5월 8일 기 , 국내 학에서 ChatGPT

를 비롯한 생성형 AI와 련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하여 교수자  학습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표한 사례를 정리  분석한 결과

는 다음 <표 2>와 같다. 각 학들의 가이드라

인에는 공통 으로 생성형 AI의 개념과 학 

차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제안하는 생성

형 AI 활용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한 I 학

교와 C 학교의 경우, 생성형 AI의 사회 ․

윤리  문제 등 주의사항과 부정  측면을 함

께 명시하고 있었다. 문서 설립 주체의 경우, K 

학교와 C 학교를 제외한 3개 학이 교무

처 등 학의 교육 련 부서로 나타났으며, C 

학교 만이 유일하게 학도서 인 학술정보

원이 문서의 설립 주체로 나타났다. 

국내 학교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분석 결

과, 국내 학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서비

스 상자는 크게 교수와 학생으로 구분하여 

이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의 가이드라인이 

제작  배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이드

라인의 문서 설립 주체가 학도서 의 경우에도

(C 학 학술정보원) 주된 서비스 상자를 사서

보다 교수와 학생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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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련 문서 명 구성 내용 문서 제정일 문서 설립 주체

K 학교
ChatGPT등 AI의 기본 활용 가이
드라인

생성형 AI의 개념, 생성형 AI의 
기본 활용 방향, 교수자  학습자 
활용 가이드라인

2023년 3월 15일
K 학교 디지털정보처 
데이터Hub

P 학교
부산 학교 교수․학습 AI 활용 가
이드라인

AI 활용 원칙, AI 활용 원칙에 따
른 AI 활용 가이드라인 

2023년 4월 10일 P 학교 교육 신처

I 학교
INU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활용 학습 매뉴얼

생성형 AI 활용 교육 역, 생성형 
AI 략  활용 지침, 생성형 AI 
활용법과 연계 로그램 안내, 생
성형 AI의 사회 ․윤리  문제

2023년 4월 12일 I 학교 교육 신원

S 학교
세종 학교 생성형 AI 교수 학습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

생성형 AI의 개념, 생성형 AI의 
활용과 발 방향, 교수자  학습
자 공통․개별 생성형 AI 활용 권
고사항

2023년 4월 19일 S 학교 교무처

C 학교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생성형 AI의 개념과 정 ․부
정  측면, 생성형 AI 활용 옵션, 
교수자  학습자 공통․개별 가
이드라인

2023년 4월 20일 C 학교 학술정보원

<표 2> 국내 학 생성형 AI 련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사례

2.3 선행연구 

생성형 AI  AI 리터러시와 련된 선행연

구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 , AI 리터러

시의 개념을 설정하거나 AI 리터러시 교육의 

목 과 본질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유미(2021)는 리터러시 이론의 발  과정

을 바탕으로 AI 시 의 리터러시를 AI 리터러시

와 계 리터러시를 통해 특성을 분석해, 두 리터

러시의 에서 AI 시 에서 요구하는 리터러

시를 정의하 다. 이러한 통  리터러시와 사

회  리터러시, 기술 리터러시를 포함한 AI 시

의 리터러시 역량으로는 다언어능력, 신성, 포

용력, 다변화 이해력이 제시되었다. 

이수 (2020)은 AI 소양 교육(education about 

AI)을 AI 기술 자체에 한 교육, AI 시 에 

필요한 핵심 역량 교육, AI에 한 기본 개념 

련 교육으로 구분하 다. 이  AI 시 에 필

요한 핵심 역량 교육은 AI 시 의 사회 반에 

걸친 변화를 고려하여 AI 시 를 살아갈 재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AI 리터러시와 련된 연구는 주로 교

육 련 분야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설

계하거나, 이러한 AI 리터러시 교육과 련된 

교수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류

혜인, 조정원(2021)은 국내외 K-12 상 AI 교

육체계를 4단계의 수 별 그룹으로 정의 후, 그

 두 단계의 기 인 소양으로 AI 리터러시

를 제안하 다. 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AI 교육체계에서 AI 윤리를 모든 단계

별 교육의 공통 인 핵심개념으로 선정해, 인공

지능 기술이 사회와 학습자 개인의 삶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고 다양한 에서의 윤리  이

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 등 교육과정과 같은 의무교육 

과정 외의 학과 같은 고등교육기 의 교양 

교과목으로서의 AI 리터러시 교육을 다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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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미, 박윤수 

(2021)는 재 국내 교양교육에서 진행하는 SW 

교육과 AI 교육, 그리고 공교육을 분석하여 

융합 교양교육의 성격을 갖는 AI 리터러시 교양

교육을 설계하 다.

Kong, Cheung, Zhang(2023) 한, 다차원 

개념 임워크를 기반으로 학생을 한 AI 

리터러시 로그램을 설계하여 36명의 다양한 

공의 학생을 상으로 교육을 진행하 다. 

이러한 로그램에는 학생들의 기본 인 리터

러시 개념 구축과 로젝트 작업을 통한 응용 

로그램 개발, AI 학습 윤리 학습과 같은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 

생성형 AI 련 선행연구는 ChatGPT로 

표될 수 있는 생성형 AI에 한 다양한 분야에

서의 활용 방안을 고려한 연구가 수많은 학술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변정호와 권용주(2023)는 ChatGPT라는 새

로운 유형의 인공지능의 교육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

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략은 단계별로 진행될 

시 교육 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해서

는 학습자 스스로가 인공지능과 효과 으로 상

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하며, 학습의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한 윤리  

을 끊임없이 재인하고 유지하는 교수 학습 

략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

Lund, Wang(2023)은 생성형 AI를 비롯한 

AI가 정보검색, 참고정보서비스, 목록  분류, 

메타데이터 생성과 같은 도서 에서 주로 수행

되는 사서의 직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과, 

고려되어야 할 윤리 사항을 ChatGPT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제안하 다. 특히 참고정보서

비스의 경우, ChatGPT를 사용하여 지시형 질

문과 같은 일반 인 질문에 답변하거나 도서

이 소장하는 도서 자원에 한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자동화된 서비스가 가능함을 주장하

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AI 리터러시와 

련된 연구는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논의되었으

며,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AI 리터러시를 함양

하기 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련 연구 외에

도, 교수자의 AI 리터러시 인식에 해 조사하

는 연구가 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한 생

성형 AI와 련된 선행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서의 활용 방안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을 

제안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생성

형 AI의 이용을 도서 과 도서 의 정보서비스

와 목한 연구는 그 수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성형 AI의 표  시인 ChatGPT

가 도서 에 미칠 수 있는 향과 고려해야 할 

문제에 한 연구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도서

과 정보 문가인 사서가 실질 으로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인 이용자 교육의 

에서 생성형 AI를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 은, 학도서  이용자의 생성

형 AI에 한 리터러시를 포함한 반 인 AI 

리터러시에 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학도서 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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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진행한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학도서 에서 

AI 리터러시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이용자 

교육의 에서 인식하고 있는 황을 악하

기 해 국 학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 

조사를 진행하 다. 둘째, 국내 소재 학교  

학원에 재학 인 학도서  이용자를 상

으로 AI 리터러시 수   학도서 의 역할

과 련된 설문을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선제

으로 실제로 국내 학도서 에서 AI 리터

러시 이용자 교육  련 로그램의 실시 

황을 악하고자 하 다. 이에, 국내 소재 학

교 , 장서 보유  도서  산 황을 확인할 

수 있는 463 의 도서  , 재학생수 10,000명 

이상인 학 규모 A 그룹 소속 107 의 학도

서   학도서  포털 사이트에서 공지 사

항 등 이용자 교육 로그램과 련된 안내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는 104 의 홈페이지를 통해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리터러시 교육  련 

이용자 참여 로그램 황을 조사하 다. 조

사 상 학도서 의 명단은 교육부 학술정보

통계시스템 Rinfo에서 제공하는 국내 학도서

 명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을 활용하

으며 학도서  포털 웹사이트에서 검색 쿼

리로 ‘AI’, ‘인공지능’을 입력하여 검색 후 도출

된 검색 결과  AI와 련된 이용자 교육  

이용자 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만을 제공 

시로 표시하 다. 

3.2 설문지 개발과 분석 기준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24개 문항으

로 구성하 으며, 설문 항목의 개발은 국내외 

학습자의 AI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한 도구

를 개발하거나, 실제로 학습자의 AI 리터러시

를 측정한 선행연구의 설문 항목들을 참조하여 

진행하 다. ‘AI 리터러시 련' 항목은 김성원과 

이 (2022), Teng et al.(2022)의 연구를 참

조하 으며, ‘AI 기능 련' 항목은 김 우, 김

주혜, 안 기(2022), Teng et al.(2022), ‘AI 리

터러시 교육 로그램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 인식' 항목과 련해서는 Teng et 

al.(2022)의 연구를 참조해서 설문지를 구성하

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구성안은 다음 <표 4>와 

같이 구분하여 설계되었다. 먼 , 인구통계학  

특성으로 학의 학년과 성별, 공을 선택하

도록 하 고, AI 인식 련 문항을 통해 AI 정

의 가능 여부와 AI 발달에 한 의견, 스스로 

인식하는 AI 윤리 수  등을 물었다. 다음으로 

AI 기능 련 질문을 통해 답변자가 스스로 인

식하는 다양한 AI 기술 수 을 물었으며, 마지

막으로 AI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에 한 인식과 

련된 질문을 통해 학도서  이용자가 AI 리

터러시와 련하여 학도서 의 역할을 어떠

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 , AI 리터러시 교육과 생성형 AI 리터

러시 교육 련 설문 문항을 구분한 목 은 다

음과 같다.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은 재 해

외의 다양한 학에서 기존의 AI 리터러시 교

육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필요성이 언 되고 있

다. 를 들어, 홍콩과학기술 학(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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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에서는 학 차

원에서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별도

의 용어를 사용하여 련 교육을 개발할 정임

을 밝혔다(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23).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University College Dublin) 한 생성

형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AI 사용에 

한 끊임없는 화와 토론을 통해 학생  교직

원이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을 돕

겠다는 극 인 의사를 표 하 으며(University 

College Dublin, 2023), 이 외에도 다양한 학

에서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기존의 AI 리터러

시와 완 히 동일하지 않은 별도의 개념으로 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한 ChatGPT

와 같은 생성형 AI의 발달로 두되기 시작한 

개념인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기존의 ‘AI 리

터러시’와 구분하여 제시하 으며, 이에 따라 

리터러시 교육 한 별도의 설문 항목으로 구

성해 인식을 조사하 다. 

설문지 문항  ‘AI 리터러시 련’은 리커트 

10  척도로 구성하 으며, ‘AI 기능 련’과 

‘AI 리터러시 교육 련’  ‘ 학도서 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진행 시 수강 의향’ 항목의 경우 

리커트 5  척도로, 선행연구에서 각 문항에 

해 사용한 척도 수 을 별도의 변경 없이 차용

하여 구성하 다. 한 완성된 설문 문항 , 리

커트 척도로 구성한 19개의 항목에 해서 신

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총 19개의 항목 측정 

도구의 내  일 성 신뢰도인 Cronbach 알

계수가 0.770으로 나타나, 설문 항목의 신뢰도

를 확보함을 확인하 다. 이 게 구성된 설문 

문항은 통계분석 로그램 SPSS 25.0을 사용

해 분석을 진행하 다. 

본 연구는 학도서 의 이용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AI 리터러시의 수 과, 이를 함양하

기 한 AI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과 학

도서 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학도서 의 이용자인 국내 학교에 재학 

인 국의 학생과 학원생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해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 다. 

선행연구를 참조해서 개발된 설문지는 최종

으로 구  폼(Google Form)을 통해 작성되었

으며, 2023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6

일간 온라인을 통해 홍보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63명의 응답을 회신 받았다.

문항 구분 구성 내용 문항 수 

Ⅰ 인구통계학  특성 학년, 성별, 공 3

Ⅱ AI 인식 련 AI 정의, AI 발달에 한 의견, AI 윤리 수  8

Ⅲ AI 기능 련 AI 기능 련 7

Ⅳ
AI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 인식

AI 리터러시 교육 필수화 여부에 한 인식, AI 리터러시 교육 수강 의향, 

희망 AI 리터러시 교육 수  
3

Ⅴ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로그램 인식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필수화 여부에 한 인식,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수강 의향, 희망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수  
3

체 문항 수 24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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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4.1 국내 대학도서관의 AI 리터러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국내 학도서 의 AI 리터러시 교육 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소재 463 의 

학도서  , 재학생 수 10,000명 이상인 

학 규모 A 그룹 소속 107개 학의 학도서  

 학도서  차원에서 AI 리터러시 련 교

육을 진행한 기 은 약 1.87%인 2 으로 나타

났다. 즉, 이는 지 까지 거의 다수의 학도

서 은 AI 리터러시  생성형 AI 리터러시 

련 이용자 교육이나 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국내 학도서 에서 진행된 AI 련 이용

자 교육  참여 로그램의 종류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먼 ,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AI x Bookathon’은 국내 사립 A 학도서

에서 진행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쓰기를 통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처리 능력의 향상 

 머신러닝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구성

원 상 참여 로그램이다. 2019년 10월 제1

회 회가 개최된 후, 1년 뒤인 2020년 12월에 

제2회 회가 개최되었으며 로그램 진행과 

동시에 AI에 한 특강을 재학생을 상으로 

제공하여 학도서  이용자가 AI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 3회 회부터

는 참여 상을 해당 학구성원이 아닌, 국

의 학교 학부생으로 확 하 으며 AI에 

한 특강을 함께 지속 으로 진행하 다. 이러

한 A 학도서 의 ‘AI x Bookathon’ 로그

램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

내 AI 련 공 교수와 교외 AI 문가를 

빙하여 특강을 진행해 로그램 수강자들이 AI

와 련된 역량 즉 AI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지속 으로 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상을 A 학 재학

생에서 국 학교 재학생으로 확  운 하여, 

교육 제공의 폭을 증 시켰다. 

<그림 1> 제2회 AI x Bookathon 특강 

포스터

이와는 조 으로 국내 사립 B 학도서

의 경우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리터러시

와 련한 이용자 교육 로그램인 ‘AI 챗  활

용과 연구 윤리: ChatGPT를 심으로’를 2023

년 5월 12일에 진행하 다. 해당 로그램은 B 

학도서 의 공학 분야 주제 문사서가 주축

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AI에 한 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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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AI 언어 모델의 특징, ChatGPT 활용 방

법  실습,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

하 다. 이러한 B 학도서 의 ‘AI 챗  활용

과 연구 윤리: ChatGPT를 심으로’ 로그

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도서  주

제 문사서가 직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수강자인 학도서  이용자들의 높이

에 맞춘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 다. 둘째, 생성

형 AI에 한 기본 인 개념과 사용 방법, 올바

른 사용을 한 연구 윤리 등 생성형 AI 리터러

시의 반  내용을 학도서  이용자를 상

으로 교육하는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로

그램의 형식을 갖추었다. 

종합 으로, A 학도서 과 B 학도서

에서 진행한 AI 리터러시 교육은 각각 서로 다

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먼  로그램 수

강 상자는 A 학도서 의 경우 2023년 기

 국 학교 재학생으로 나타났지만, B 

학도서 의 경우 특정 학도서  이용자로 한

정하 다. 교육 로그램의 주체 한 A 학

도서 은 A 학 소속 교수, AI 분야 문가 

등을 빙하여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B 학도

서 은 해당 학도서  소속 주제 문사서가 

직  교육을 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A 학도

서 은 AI 리터러시 역량 증진과 련된 로

그램이라면, B 학도서 은 생성형 AI 리터

러시 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한 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4.2 설문 결과 분석 

4.2.1 데이터의 특성

본 연구에서 국 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데

이터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4>와 같이 나

구분 구성 내용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27 16.57

2학년 34 20.86

3학년 44 26.99

4학년 47 28.83

학원생 11 6.75

합계 163 100.00

성별

남성 56 34.36

여성 107 65.64

합계 163 100.00

공계열

인문계열 42 25.77

사회계열 41 25.15

교육계열 17 10.43

공학계열 36 22.09

자연계열 10 6.13

의약계열 11 6.75

체능계열 6 3.68

합계 163 100.00

<표 4>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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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설문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163명이며, 

이  4학년이 47명(28.83%)로 가장 높았다. 

성별의 경우, 남성(34.36%)보다 여성(65.64%)

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응답자의 

공 계열의 경우 인문계열(25.77%), 사회계열

(25.15%), 공학계열(22.09%) 순으로 도출되었

다. 가장 은 응답자가 속한 공계열은 체

능계열로 나타났으며, 이는 체의 약 3.68%만

을 차지하 다.

4.2.2 AI 인식  기능

학도서  이용자의 AI 인식  기능에 

한 주요 지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

었다. 먼 ,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응

답자에게 AI를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스스로가 AI에 해 정

의할 수 있는 답변은 46.63%에 불과하 으며, 

반 이상인 나머지 53.37%의 응답자는 ‘모름’

으로 답하거나, AI에 한 정의를 ‘인공지능’으

로 단순 해석하여 응답을 제출하 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응답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AI 인식  AI 기능 수  평

균 수는 다음과 같다. AI 인식의 경우, 체 

평균 수는 6.49 으로 분석되었으며, 평균보

다 높은 3개의 항목은 ‘인공지능이 자신의 경력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여기는 정도’, ‘인공지능 

기  교육의 필요성’, ‘AI의 리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가장 평균 수가 낮은 질문 항목은 

5.55 을 기록한, ‘나는 내 공 분야에 AI가 있

다는 것에 희망을 느낀다’로 분석되었으며, 질

문 항목  ‘나는 AI가 내 공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걱정된다’ 한, 5.83 으로 낮게 

나타났다. 두 항목의 표 편차 한, 각각 2.302

와 2.366으로 AI 인식 련 질문 항목  1, 2번

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공의 학도서  이용자들은 AI가 

자신의 공 분야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과 이

에 한 인식에 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체 으로 

학도서  이용자들은 AI가 세심한 리가 

필요한 기술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2> AI 정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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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번 구성 내용 평균 수

AI 인식

1
나는 공 분야에서 AI 발달(ChatGPT 등 생성형 AI 포함)을 

지지한다
6.28

2 나는 인공지능이 내 경력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6.68

3
나는 내 공 분야의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 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02

4 나는 내 분야에서 AI 사용의 윤리  의미를 이해한다 6.46

5 나는 내 공 분야에 AI가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낀다 5.55

6 나는 AI가 내 공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걱정된다 5.83

7 나는 AI가 세심한 리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7.58

평균 6.49

AI 기능

1 나는 기계번역 서비스를 사용하여 작을 할 수 있다 4.34

2 나는 챗 과 화할 수 있다 4.24

3 나는 통역기를 사용하여 외국어를 할 수 있다 4.20

4 나는 AI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다 3.95

5 나는 스크래치, 엔트리 등을 이용하여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다 2.67

6 나는 이썬을 이용하여 간단한 코딩을 할 수 있다 2.90

7
나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
3.88

평균 3.74

<표 5> AI 인식  기능 평균

AI 기능과 련하여 응답자들은 기계번역 

서비스 사용, 챗  사용과 같은 비교  단순한 

AI 련 기술에 한 스스로의 수 을 평균 

수인 3.74  보다 높게 평가하 으며, 스크래치, 

이썬 등의 코딩 련 항목의 경우, 평균 수

보다 낮게 스스로의 역량을 평가하 다. 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련 응답자가 스

스로 인식하는 AI 기능 수의 경우,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인 3.88 으로 평균 수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학도서  이용자들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기계번역, 챗 , 

AI 스피커와 같은 AI 기술보다 활용에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지만, 스크래치, 이썬 등 통

인 코딩 련 기술보다 용이한 활용이 가능

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3 AI 리터러시 교육

학도서  이용자의 AI 리터러시 교육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에 한 인식 련 주

요 지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먼 , 61.35%의 응답자는 AI 리터러시 교육이 

스스로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를 제외한 38.65%의 응답자는 AI 

리터러시 교육이 학도서 에서 진행하는 이

용자 학술 교육 등 응답자가 필수 으로 수강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교육과정의 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 SW 심 학에서 컴퓨터  AI 

비 공자를 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으로 소

트웨어․AI 기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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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볼 수 있다(조미 , 한옥 , 2022). 그러나, 

반 이상의 응답자가 AI 리터러시 교육을 자신

의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 음에도 학도서 에서의 AI 리터러시 교

육 진행 시 수강 의향을 ‘매우 그 다’와 ‘약간 그

다’로 답한 응답자 한 59.51%로 체 응답

자의 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도서 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진행 시 수강 의향에 해 부

정 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체의 15.34%에 불

과하 으며 응답자가 생각하는 AI 리터러시 교

육의  일정은 ‘다회차 코스 교육’이 42.23%

로 제일 크게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러한 AI 리터러시 교육 련 응답은, 생성

형 AI 리터러시 교육과 련하여서는 다소 다

르게 결과가 도출되었다.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이 스스로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학도서  이용자는 56.44%로 

나타났으며, 이는 AI 리터러시 련 교육이 필

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

율보다 4.91% 낮다. 한, 학도서 에서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련 이용자 교육 진행 시 

수강 의향 한 53.99%로 5.52% 낮게 도출되

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참석 시 

 일정 련 질문의 경우 앞선 질문 항목과 

동일하게, ‘다회차 코스 교육’이 41.79%로 가장 

빈번하게 도출되었다(<표 7> 참조).

5. 결론 및 제언

변화하는 지능 정보 사회에서 AI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에 이은 차

세  핵심 역량으로 두되고 있으며, 이는 인

공지능에 한 기술 인 측면에 한 이해 외에

도 디지털 련 법정신, 상호작용  의사소

통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

한 AI 리터러시와 련된 연구는 등학생부터 

학생까지 다양한 수 의 학습자가 학습하는 

교육과정  학습 기 에 을 맞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도서 과 사서는 AI 기술

구분 구성 내용 응답 빈도(명) 비율(%)

AI 리터러시 교육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수 교육과정 

포함 여부에 한 동의

100 61.35

아니오 63 38.65

학도서 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진행 시 수강 의향

매우 그 다 25 15.34

약간 그 다 72 44.17

보통이다 41 25.15

약간 그 지 않다 14 8.59

매우 그 지 않다 11 6.75

합계 163 100.00

AI 리터러시 교육 참석 시  일정

1일 코스 교육 54 26.21

다회차 코스 교육 87 42.23

1~2시간 교육 51 24.76

학원 수 의 문 교육 14 6.80

합계 206 100.00

<표 6> AI 리터러시 교육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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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내용 응답 빈도(명) 비율(%)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수 교

육과정 포함 여부에 한 동의

92 56.44

아니오 71 43.56

학도서 에서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진행 시 수강 의향

매우 그 다 28 17.18

약간 그 다 60 36.81

보통이다 48 29.45

약간 그 지 않다 14 8.59

매우 그 지 않다 13 7.97

합계 163 100.00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참석 시 

 일정

1일 코스 교육 52 25.87

다회차 코스 교육 84 41.79

1~2시간 교육 53 26.37

학원 수 의 문 교육 12 5.97

합계 201 100.00

<표 7>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련

의 활용 과정에서 인문주의  정신의 향유를 돕

고, 이용자들이 인간과 기술 사이의 계에 

해 비 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인 AI 리터

러시의 교육에 해 당 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에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정보활

용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

는 기 인 학도서 에서의 AI 리터러시 교

육에 한 당 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선행연구 분석  사례 조사

를 통해 국내 학도서 의 AI 리터러시  생

성형 AI 리터러시 련 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련된 요인으로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실제 학도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 시행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AI 리터러시에 

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주로 

인공지능과의 소통과 업 능력, 비  수용 

능력이 기본 AI 기술에 한 이해  활용능력

과 함께 제안되었다. 한, AI 리터러시를 인지

 차원, 정서  차원 등 다양한 차원으로 정의

하는 연구 한 진행되는 등, AI 리터러시는 학

습자의 다양한 기술  능력을 요구하는 역량

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내 학도서 의 이용자 교육 로

그램에서 AI 리터러시는 거의 다 지지 않고 

있었으나, 학도서 의 모기 인 학교의 경

우 최근에 두되기 시작한 생성형 AI와 련

하여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성형 AI 련 가이드

라인  지침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문서 설립 

주체는 각 학교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학도서 에서 주 하여 문서를 제정한 사례 

한 존재하 다.

셋째, 학도서 의 이용자인 학생들의 생성

형 AI를 포함한 AI 리터러시의 자가 인식을 확

인한 결과, AI 인식과 련하여 부분의 응답

자는 AI가 세심한 리가 필요한 기술임에 동

의하 다. 이를 통해 학생 상의 AI 기술의 

활용을 한 련 역량 성장 교육의 당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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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한 응답자의 공 분야에서

의 AI의 존재와 그 역할에 한 기 와 걱정에 

한 수 의 정도는 타 설문 항목보다 다양하

게 분포되어 있었다. 즉, 스스로의 공 분야에

서의 AI의 출 과 발달과 련해서 기 와 희

망을 답한 응답자와 걱정과 불안을 답한 응답

자가 함께 다양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넷째, 반 이상의 응답자는 AI 리터러시 교

육과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모두 자신의 필

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 SW 심 학에서 

컴퓨터  AI 비 공자를 상으로 디지털 리

터러시와 AI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필

수교육으로 소 트웨어․AI 기 교육을 제공

한 사례와 련지어 볼 수 있다(조미 , 한옥 , 

2022). 그러나, 학도서 에서 AI 리터리시 교

육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진행 시 수강 

의향의 경우 정 인 응답이 주로 분석되었으

며, 응답자는 교육 참석 시  일정으로 다회

차 코스 교육을 주로 선호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제안 은 다음과 같

다. 먼 , AI 리터러시의 요성과 생성형 AI

의 출 과 련하여 학교 차원에서, 보다 많

은 기 에서 생성형 AI 련 가이드라인  지

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학의 학습

자가 자신의 공 분야에서 AI 사용에 윤리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가 생성형 AI에 한 스

스로 인식하는 활용 능력 정도에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리터러시 련 교육

을 불가피하게 수강할 수 없는 학습자를 상

으로 AI 활용에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둘째, 학도서 의 AI 리터러시  생성형 

AI 리터러시 련 교육은 학 필수 교육과정 

내 AI 리터러시 함양 기  교육과 연계하여 진

행될 경우, 학습자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는, 반 이상

의 응답자가 AI 리터러시 교육과 생성형 AI 리

터러시 교육 모두 자신의 필수 교육과정에 포

함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나, 학도서  주최의 

AI 리터러시 교육에 한 선호도  수강 의향

이 높게 나타난 것에서 당 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용자에게 문 인 정보서비스

와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는 기 인 학도서

의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리터러시 함양과 

련된 역할을 확인하고자 국내 학의 AI 리터

러시 교육 황을 조사하 으며, 실질  이용

자인 학생과 학원생을 상으로 설문을 진

행하 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 등 의무교

육  학에서의 교양 과목으로써의 AI 리터

러시 교육은 다수 연구되었으나, 학도서 에

서 수행되는 이용자 교육으로써의 AI 리터러

시 교육에 한 연구는 부족함을 고려하 을 

때,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학도서 에서 AI 

리터러시 련 로그램을 운 하는 에 있어

서 제안 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도서  이

용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AI 리터러시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측정하여, 이용자의 실

제 리터러시 수 을 기 으로 학도서 의 교

육 당 성  필요성을 도출하지 못하 으며, 

학도서  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자인 사서

의 의견을 고려하지 못하 다는 한계를 지닌다. 

차후에는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실질 으로 

학도서 에서 사서가 주축이 되어 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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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AI 리터러시 로그램의 커리큘럼 모형

을 제안하거나, 학 필수 교육과정 내 AI 리터

러시 함양 기  교육과의 구체  연계 방안, 

학도서 의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는 사서의 역

할과 역량개발 방안에 해 논하는 후속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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