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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록�

기록관리에서 메타데이터는 기록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기록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록관리 업무에서 메타데이터 
요소들의 자동 부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전문가가 메타데이터 값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인 챗GPT를 활용하여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의 추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챗GP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파이썬 프로그램과 랭체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PDF 문서를 제시하고 질문을 
통해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해보았고, 챗GPT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여러 건의 
PDF 문서를 첨부하여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해보았다. 그 결과 챗GPT-3.5 
turbo를 사용한 랭체인에서는 보안상으로는 안전한 추출 방법이긴 하나 메타데이터의 
정확한 요소를 얻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고, 챗GPT-4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보안상 
중요 문서를 첨부할 수 없지만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에서
의 메타데이터 추출을 위한 챗GPT 기술 활용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고, 챗GPT 
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결과 추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챗GPT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기록관에서 기록 및 메타데이터의 관리적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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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data is a crucial component of record management, playing a vital role in properly 
managing and understanding the record. In cases where automatic metadata assignment 
is not feasible, manual input by records professionals becomes necessary. This study 
aims to alleviat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manual entry by proposing a method 
that harnesses ChatGPT technology for extracting records management metadata 
elements. To employ ChatGPT technology, a Python program utilizing the LangChain 
library was developed. This program was designed to analyze PDF documents and extract 
metadata from records through questions, both with a locally installed instance of ChatGPT 
and the ChatGPT online service. Multiple PDF documents were subjected to this proces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metadata extrac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while using 
LangChain with ChatGPT-3.5 turbo provided a secure environment, it exhibited some 
limitations in accurately retrieving metadata elements. Conversely, the ChatGPT-4 
online service yielded relatively accurate results despite being unable to handle sensitive 
documents for security reasons. This exploration underscores the potential of utilizing 
ChatGPT technology to extract metadata in records management. With advancements 
in ChatGPT-related technologies, safer and more accurate results are expected to be 
achieved. Leveraging these advantages can significantly enhanc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asks associated with managing records and metadata in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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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정의하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는 기록물의 맥락, 내용, 구조 및 장기간에 걸친 
관리사항을 기술하며,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접근·보존·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정보 또는 반구조화된 
정보이다. 이는 기록물과 기록물을 생산·관리·유지·이용하는 사람, 과정과 시스템, 그리고 기록물을 관장하는 정책 
등을 확인하고 그러한 활동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3). NAK 
8:2022). 이러한 이유로 기록관리에서는 검색 및 보존을 위해 메타데이터 요소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의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메타데이터 요소의 입력 시, 자동 입력 또는 직접 입력
을 통해 작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소들의 자동 부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전문가가 메타데이터 
값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에 의해 초기값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몇몇 하위·세부 요소는 초기값의 변화 
시 선택값에서 데이터를 선택하여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 외 시스템에 의한 자동 입력이 되지 않는 기본적인 
필수 요소들은 기록전문가가 일일이 기록물을 파악한 후 메타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3). NAK 8:2022).

기록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인 메타데이터 입력 업무에 대한 불편한 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기술 및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에는 특별한 기술을 활용하기보다는 기록전문가가 기록을 살펴보고 
직접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작성하였고, 기록관리 분야에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의 자동 추출을 시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무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등장한 
챗GPT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가능한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며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주어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가 급속
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챗GPT(ChatGPT)’라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가 등장하여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챗GPT는 기존 챗봇과는 달리, 인간 수준 이상의 다양한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 모델이다. 이는 인터넷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세트를 학습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함은 물론 인간과의 대화, 에세이 또는 이메일 작성, 텍스트 요약, 언어 번역, 코딩 생성 및 리뷰 등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김수민, 백선환, 2023).

현재 챗GPT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챗GPT의 개인 API key를 파이썬이나 자바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여 챗GPT가 가진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랭체인 기술을 이용해 챗GPT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파이썬 환경에서 PDF 문서를 학습시켜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웹 
검색이 가능한 코드를 작성해 웹에서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
게 보호할 수 있다(후루카와 히데카즈, 2023).

본 연구에서는 챗GPT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성능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이썬 코드 및 랭체인을 연결하여 구현함으로써 기록전문가의 기록관리 업무를 개선해보고
자 하였다. 먼저, 글자가 포함되어 있고 OCR 기술이 적용된 PDF/A 형식의 문서를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챗GPT에 입력한 후, 학습한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 및 답변 등의 작업을 실행하여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챗GPT를 활용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추출 사례연구  91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2.089

추출해보았다. 최근 업그레이드되어 유료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챗GPT-4를 활용하여 기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 기록의 경우, 문서에 포함된 기밀 또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오픈AI로부터 직접 챗GPT의 API key를 발급받아 파이썬을 활용하는 랭체인을 통해 기록의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보안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기록관리에서 메타데이터 추출에 챗GPT를 활용함
으로써 기록전문가의 기록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메타데이터 추출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내용 요약의 기술
에의 활용, 이미지 인식 등 다양한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챗GPT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메타데이터의 획득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가 없기에 기록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및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
였다. 또한 챗GPT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연구가 많이 없어 발간된 단행본 및 학술 논문 등을 참고하여 
연구하였다.

최상미, 이상용(2007)은 국내 및 호주, 영국의 국가 메타데이터 표준과 우리나라 공공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여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용전자기록물 단계에서 획득되는 
19가지 요소 추출 및 미국의 메타데이터 참고모델에서 제시한 설계 내용 중 생산과 관리를 돕기 위한 필수 요소 
7가지, 선택 요소 10가지를 추출하였다. 현재의 기록물등록대장과 기록물철등록부에서 메타데이터 요소가 생산되
지만 생산 이유, 첨부문서 존재 여부 및 내용, 기록의 변경 및 접근 시도 등의 내용 파악이 불가능하며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거나 필수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추출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논문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한 결과, 현재 전자기록물 생산 환경에서 거의 모든 메타데
이터 요소들의 생성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 생산 과정에서 자동 생성의 기반을 마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관리에서의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최주호, 이재영(2012)은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는 전자기록물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항목별로 
분류한 후 이관되는 메타데이터 항목과 이를 비교 및 검증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여 다양한 메타데이터 
추출 도구 및 도구별 추출 데이터 등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수 전자기록물의 원문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문서의 데이터 항목에 저장된 기존 메타데이터와 추출 메타데이터 간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를 통해 기록관리에서 메타데이터 검증 자동화 프로
세스 및 메타데이터 추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용우(2013)는 메타데이터 추출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디지털 컴포
넌트의 메타데이터 추출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출 도구를 위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표준운영절차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 추출 절차에 추가할 부분을 확인하였고 국가기록
원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분석하여 자동 추출 정보와 메타데이터 항목의 매핑 여부를 살펴보았다. 직접 디지털 
컴포넌트의 비트스트림 정보를 확인하여 자주 사용하는 디지털 컴포넌트의 속성정보를 분석하였으며 메타데이터 
추출 도구를 위한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은 물론 다양한 포맷으
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전자기록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인아, 강영선, 이규철(2020)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진 기록물의 표준 메타데이터 부재와 
사진 정보 미활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진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설계 및 기계학습 기반 자동 인덱싱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OCR 기반 지자체 사진 기록물에 포함된 텍스트 및 개체를 자동 추출하고, 
추출한 내용과 기본 정보를 해당 논문에서 설계한 사진 기록물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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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한 메타데이터를 저장 및 인덱싱하여 기록물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록관리에서 전자기록의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 기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진 기록 유형과 같은 포맷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방안의 부재를 인식하여 앞으로 기술의 발달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서지인, 노지현(2022)은 디지털화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안)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메타데이터의 설계 방향을 원천 기록과 디지털화 기록의 관계 정립, 자원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자동 추출 메타데이터 요소 확대, 업무과정 및 프로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성으로 정리하였다. 
디지털화 기록에서 자동으로 획득 가능한 요소와 메타데이터 작성자가 직접 입력해야 할 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함
으로써 시스템으로부터 자동으로 획득되어야 하는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Lund & Wang(2023)은 챗GPT가 학계와 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접관의 질문에 챗GPT가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챗GPT는 학계에서 연구 및 학업 개선을 위한 챗GPT 사용법, 교육 환경에서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에서 자연어 처리를 위한 챗GPT 사용 의미, 학술 도서관에서 챗GPT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챗GPT가 불안하지만 학계와 도서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 함께 업무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도서관뿐
만 아니라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챗GP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검색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강윤아, 오효정(2023)은 대체로 1인 기록관 체제인 국내 기록관리 기관의 전자기록물 관리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 분야의 활용 방안으로 전자기록
관리 업무지원에서는 기록물 제목·메타데이터·요약문·기록물 생산현황 통보파일 자동 생성, 업무용 대화형 챗봇을 
제시하였다. 기록정보서비스에서는 서비스용 대화형 챗봇 및 음성봇, 전시 콘텐츠 자동 생성, 지능형 큐레이션 
로봇을 제안하여 각 업무 분야에 맞는 활용 방안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챗GPT가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추출뿐
만 아니라 기록관리의 여러 업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1.3� 연구범위�및�방법

본 연구는 챗GPT 기술을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레임워크 등과 결합하여 기록전문가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수월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인 「NAK 8:2022(v2.3)」에서 제시하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정의 및 중요성과 필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챗GPT 구현에 사용하기 위해 표준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메타데이터 요소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챗GPT 및 랭체인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등을 살펴보았다. 최신 동향 및 활용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출판된 단행본 및 학술 논문을 참고하
였다.

둘째, 기록 계층 중 기록물의 최소 단위인 기록건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기록원에서 문서보존포맷으로 제시한 
PDF/A 포맷을 선정하여 구현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챗GPT 학습 대상 기록건은 공개된 결재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PDF/A 포맷 형태의 문서를 사용하였다. 챗GPT가 다양한 
내용 구조의 결재문서로부터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관광, 행정·기타 분야의 
기록물 시리즈에서 각 5건씩 저장하여 총 10건의 문서를 파이썬 환경에서 챗GPT-3.5 터보를 활용한 질문 랭체인, 
챗GPT-4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구현 및 버전별 결과 비교분석에 사용하였다.



 챗GPT를 활용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추출 사례연구  93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2.089

셋째, 챗GPT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과 프레임워크인 랭체인을 결합하여 다양하
게 구현하였다. OpenAI로부터 개인 API Key를 발급받은 후, 챗GPT를 연결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 및 랭체인으로 
OCR 기술이 적용된 PDF 문서를 불러와 학습을 진행하였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Visual Studio Code)에서 실행하였다. 국가기록원의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제시한 필수 요
소들을 챗GPT가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챗GPT-3.5 터보와 챗GPT-4 버전을 사용하였다. 
파이썬 환경에서는 챗GPT-3.5 터보 버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챗GPT-3.5의 기능보다 발전하여 기존 모델에 
비해 더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업의 보안 문서 등을 사용할 경우 기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서 도출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료 버전인 챗GPT-4를 사용하였다.

2.� 이론적�배경

2.1� 기록관리�메타데이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3)」은 장기간에 걸쳐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록물에 대한 맥락과 내용, 구조 및 기록생애주기 동안 
기록물 관리 기관이 관리할 사항을 기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정보객체가 아날로그이건 디지털이건 간에 
기록물의 진본성‧신뢰성‧이용가능성‧무결성을 보장하며, 기록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결재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위주의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청각기록물, 웹 기록물,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과 같은 기록물의 공통 항목에 대해서도 이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표준에 수록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는 23개 상위 요소, 66개 하위 요소, 58개 세부 요소의 3계층으로 구성되
며, 하위 요소 중 세트로 작성되어야 할 요소들은 컨테이너로 묶어 하위 요소 - 세부 요소로 계층화하여 정의한다. 
상위 요소 중 필수 요소는 총 12개로 생산자, 기록계층, 기록식별자, 기록물명, 전자기록물 여부, 유형, 크기, 분류, 
일시, 보존기간, 보존장소, 권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소 설명은 정의, 적용기록계층, 컨테이너 여부, 필수 여부, 
반복 여부, 선택값, 작성 방법, 초기값 순으로 기술되어 있고 적용기록계층, 선택값, 초기값은 요소의 계층에 따라 
필요시 기술된다.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이 생산 혹은 획득되는 시점에서 생산
자, 기록식별자, 기록물명, 일시, 생산이력 요소는 한 번 등록된 후 변경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래 <표 1>은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표에서 메타데이터 작성 시 필수로 추출해야 
하는 값들이다.

상위 요소 하위 요소 세부 요소
1 생산자 1.1 생산자 유형

1.2 기관명
2 기록계층

3 기록식별자
3.1 기본식별자

3.2.1 시스템식별자 유형
3.2.2 시스템식별자
3.3.1 보조식별자 유형
3.3.2 보조식별자

4 기록물명 4.1 제목
4.2.1 기타제목 유형

<표 1>「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3)」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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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기타제목명
5 기술 5.1 기술 유형

5.2 기술 내용
6 주제 6.1 주제 유형

6.2 주제명
7 전자기록물 여부
8 유형 8.1 기록 유형

8.4 컴포넌트 유형
9 포맷 9.1 포맷명
10 매체
11 크기 11.1 용량

11.2 단위
12 분류 12.1 분류체계 유형

12.2 분류값 12.2.2 분류명
13 일시 13.1 생산일시

13.2 종료일시

14 생산이력

14.2.1 기관명
14.2.3 부서명
14.4.1 비치사유
14.4.2 비치기간
14.6.1 생산자
14.6.5 처리상태
14.6.7 처리순번

15 보존기간 15.1 보존기간
16 보존장소

17 권한
17.1.1 비밀분류
17.1.2 비밀분류 근거
17.1.3 보호기간

17.3 공개 17.3.1 공개구분
17.4.1 공공저작물여부

18 위치 18.1 소장처
18.2 소장위치

19 관리이력

19.1 관리 유형
19.3 관리일시
19.4 관리행위자 19.4.1 기관명

19.4.5 개인명
19.5.1 변경요소명
19.5.2 변경이전값

20 이용이력
20.1 이용 유형
20.3 이용일시
20.4 이용자 20.4.3 부서명

20.4.5 개인명
21 보존이력

21.1 보존처리 유형
21.3 보존처리일시
21.4 보존행위자 21.4.1 기관명

22 관계 22.1 관계 유형
22.2 관계대상식별자

23 무결성체크 23.1 무결성체크법
23.2 무결성체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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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챗GPT(ChatGPT)의� 현황

챗GPT(Chat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 기업인 오픈AI(OpenAI)가 개발한 대화 생성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줄임말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미리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질문을 이해하여 답변을 생성하고 대화의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답을 변환하여 응답하는 시스템이다(안종배, 
2023). 챗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언어 모델의 
정확도나 활용도를 높아지도록 한다. LLM은 방대한 양의 문장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풍부한 지식을 획득한 딥러닝 모델이다. 임의의 문장 뒤에 오는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능력과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학습하고 있으나, 수학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조합하는 데에는 서투르다(후루카와 히데카즈, 
2023). 또한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며 대화 내용 및 맥락을 기억하여 처리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최적의 답안을 대응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사람들은 챗GPT를 활용하
여 인공지능과의 대화, 글쓰기 창작 활동, 자료 검색, 엑셀 함수 활용,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2023년 3월, 오픈AI는 챗GPT 모델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웹 API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API를 
통해 기업에서 자연어 처리 작업에 대한 입력을 전송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결과를 받아올 수 있으며 여기에는 
GPT-3.5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GPT-3.5 터보(GPT-3.5-Turbo)라는 모델이 적용되었다(최은석, 2023). 
GPT-3.5 터보 모델은 기존의 GPT-3.5에 비해 업그레이드되어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며 기존 모델보다 대화가 
자연스럽고 답변 속도가 빠르며 토큰을 적게 사용한다(이성용, 2023). 또한 챗GPT 온라인 서비스에 입력한 데이
터가 오픈AI로 전송되어 기업 내부의 입력 내용 및 자료, 정보 등의 유출 우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PI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최은석, 2023).

이어 오픈AI에서 GPT-3.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4를 공개하였으며 학습 데이터 기간은 GPT-3.5와 
달리 2023년 4월까지로 비교적 최신 정보를 갖고 있다. 기존의 GPT-3.5 모델이 한 번에 3,000개의 단어를 만들 
수 있었다면, GPT-4에서는 약 25,000개로 늘어났다(앤미디어, 2023). 매개변수의 양 또한 5,000억 개로 기존의 
챗GPT보다 약 5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GPT-4는 기존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모델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확보하여 GPT-3.5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후루카와 히데
카즈, 2023).
2.3� 랭체인(LangChain)의� 개념

랭체인(LangChain)이란 GPT-4, GPT-3.5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며 LLM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이다. 기업에서 
개인정보나 기밀이 포함된 문서에 대한 작업을 할 때, 챗GPT의 API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랭체인을 함께 사용하면 여러 가지 기술을 연결하여 챗GPT API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며 사용자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다양한 모듈을 조합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대개 학습을 기반으로 대화하는 LLM에 책이나 프로그램을 
전달하여 외부의 지식이나 계산 능력을 활용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후루카와 히데카즈, 2023).

또한, ‘에이전트’ 모듈을 통해 사용자의 입력으로부터 답변으로 요구되는 것을 추론하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
여 실행함으로써 최적의 답변을 도출한다. 에이전트는 내부적으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추론과 행동을 
반복하여 복잡한 작업을 높은 정확도로 구현 가능하다. 랭체인을 통해 개인 또는 회사의 자체 데이터를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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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반한 질문에 답변하는 기능, 웹 서비스 연결 및 질문에 대한 답변 기능,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자연어로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식으로 쿼리하는 기능, 프로그래밍 실행 환경과 연결하여 명령어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후루카와 히데카즈, 2023). 이러한 기능들은 파이썬 환경에서 챗
GPT 모델을 불러와 랭체인에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즉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에 입력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는 챗GPT를 직접 활용하는 대신, 기관의 고유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추출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챗GPT를�활용한�기록관리�메타데이터�추출�구현�및� 결과�분석

3.1� 「기록관리�메타데이터�표준(v2.3)」의� 필수�요소�추출�준비�과정

3.1.1� PDF/A� 포맷�구현�대상�문서�준비

본 연구에서 실제 기록물을 대상으로 챗GPT를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자동 추출을 위한 학습 대상 포맷으로 PDF 문서를 선정하였고, 챗GPT에 여러 개의 PDF 
문서를 학습시켜 해당 문서의 내용을 추출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PDF를 학습 대상 포맷으로 선정한 이유는 
국가기록원에서 문서보존포맷은 문서의 내용 정보를 영구보존하기 위한 포맷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을 PDF/A
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디지털 기록을 PDF 문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PDF는 온라인 챗GPT 서비스 환경뿐만 아니라 파이썬 환경에서 GPT 모델을 불러와 랭체인으로 문서를 
학습시킬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챗GPT는 문서에 포함된 이미지는 읽을 수 없고, OCR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OCR 기능이 수행된 PDF/A 포맷의 문서를 학습에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추후 
딥러닝 기반의 AI-OCR(인공지능 광학식 문자 판독) 기술을 통해 인식률이 낮았던 인쇄체, 필기체(손글씨), 타자
글씨, 사진, 팩스, 스캔문서 등 저품질·저화질 문서로부터 문서 추출이 가능해지고, 이를 PDF/A 포맷 문서에 적용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안세진, 황현호, 임진희, 2022).

본 연구에서 구현에 사용한 PDF 문서는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결재문서로 대부분이 PDF/A 
포맷이며 공개된 상태로 이용 가능하여 학습 예시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자 결재문서이므
로 대부분 스캔문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생산 및 결재되었고, 문서에 첨부된 이미지를 제외한 내용의 대부분이 
타자글씨로 작성되어 문자 인식이 가능한 문서이므로 챗GPT의 문서 내용 인식 및 학습에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구현에 사용한 문서는 서울정보소통광장의 결재문서 중 문화·관광, 행정·기타 분야의 기록물 시리즈
에서 각 5건씩 선택하여 저장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학습 편의상 폴더 내 결재문서의 제목을 수정하였다.

3.1.2� 질문� 대상� 요소� 선정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3)」에서는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서울정
보소통광장의 문서들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표 2>로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질문에 사용할 필수 요소들은 <표 2>와 같이 회색 배경 셀의 ‘생산자, 기관명, 기록식별자, 기록물명(제목), 기술 
내용, 생산일시’로 정하였다. 생산자, 기관명, 기록물명(제목), 생산일시와 같이 문서에 작성되어 있어 챗GPT가 
인식하여 추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기록식별자 역시 문서의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이므로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 기준으로 정하였다. 다만 상위 요소 중 5 기술은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위하여 
기울임과 밑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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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파이썬�코드�준비

파이썬으로 구현하기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여 파이썬 파일을 생성한 후 <그림 2>와 같이 챗
GPT를 활용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였다. <그림 3>의 코드는 <그림 2>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그러나 간혹 윈도우 및 파이썬 버전 등의 환경에 따라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본 구현 과정에서는 윈도우 환경에서 터미널을 관리자 모드로 열어 파이썬 패키지의 설치를 실행하였다.

PDF 문서를 불러와 질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그림 4>와 <그림 5>에서 작성한 경로에 있는 PDF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3)」필수 상위 요소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3)」필수 하위 요소
1 생산자 1.2 기관명
2 기록계층
3 기록식별자
4 기록물명 4.1 제목
5 기술 5.2 기술 내용
7 전자기록물 여부
8 유형
11 크기 11.1 용량
12 분류
13 일시 13.1 생산일시
14 생산이력
15 보존기간
16 보존장소
17 권한

<표 2>「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3)」필수 상·하위 요소

<그림 2> 비주얼 스튜디오 파이썬 패키지 설치 코드

<그림 3> 명령 프롬프트 파이썬 패키지 설치

<그림 1>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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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파이썬으로 불러온다. <그림 4>는 OpenAI에서 발급받은 개인 키를 사용하기 위해 openai 모듈을 가져오
고, PyPDF2와 Langchain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클래스를 불러와 사용하기 위한 코드이다. 여기서 
‘OPENAI_API_KEY’ 코드의 뒷부분인 “”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개인 키(Key)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개인별
로 부여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림 4>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공백으로 표시하였다. 다음으
로 PDF 문서를 불러오는 작업을 하기 위해 <그림 5>에서 작성한 경로에 있는 PDF 문서를 파이썬으로 불러온다. 
여러 개의 PDF 문서를 한 번에 불러오기 위한 코드로 한 폴더 내에 문서를 저장하여 해당 폴더를 경로로 설정하였
고, 이 경로에서 PDF 파일을 찾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폴더 내의 PDF 파일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위한 반복문을 <그림 6>과 같이 설정한다. ‘for’로 시작하는 코드는 
반복문을 나타내며 주어진 조건을 여러 번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반복문의 형식은 ‘for 변수 in 반복을 
지원하는 자료구조 : 변수를 사용하는 코드 문장’ 구조이다(조용주, 임좌상, 2023). 이 코드는 반복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드래그하여 한 번에 실행해야 한다. 이후 ‘print(len(texts))’ 또는 ‘print(len(PDF_files))’코드를 사
용하여 texts 리스트에 저장된 PDF 파일의 개수를 출력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후 불러온 랭체인 코드를 이용하여 <그림 7>과 같이 더 세세하게 질의응답 코드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 API Key 및 랭체인 패키지 설치 코드

<그림 5> 구현 대상 PDF 문서의 폴더 경로 및 리스트 설정

<그림 6> 각 PDF 파일의 텍스트 추출 반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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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3.5 터보를 활용하므로 gpt-3.5-turbo 모델을 구현에 사용하였다.

구현을 위한 문서의 선택 및 랭체인 활용을 위해 <그림 8>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였다. 먼저 서울정보소통광장 
폴더에서 문서를 하나하나 선택하는 코드를 작성하였다. 파이썬에서 첫 번째 위치가 부여받는 숫자는 1이 아닌 
0이다. 따라서 0번째 인덱스는 폴더의 목록상 첫 번째 문서인 문화관광1 문서이다. 이어서 선택한 문서의 질의응답
을 실행하기 위해 앞서 지정한 ‘생산자, 기관명, 기록식별자, 기록물명(제목), 기술 내용, 생산일시’에 대해 질문하
는 코드를 작성하였다.

3.2� 파이썬�환경에서�랭체인을�활용한� 「기록관리�메타데이터�표준(v2.3)」의�필수�요소�추출

먼저 파이썬에서 랭체인을 이용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보안상 안전하여 본 연구에서는 챗
GPT-3.5 터보 모델을 불러와 메타데이터 추출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분야별로 각 5건
씩 저장한 문화·관광, 행정·기타 분야의 문서를 순서대로 구현함으로써 결과를 확인하였다.

문서 내용과 실행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첨부한 문서 사진은 편의상 추출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부분만 캡처하
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의 문서 2건의 결과는 <그림 9>, <그림 11>과 같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의 문서들에 
대해, 챗GPT-3.5 터보로 질문한 결과, 문화관광3 문서는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제외한 4건에 대한 
결과만 제공하였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그림 9>와 같이 문화관광1에 대해서는 기록물명, 기술 내용만 정확
히 뽑아내었다. 기록물명은 제목이므로 그대로 추출하였고, 기술 내용은 결재문서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의 문장들
만 뽑아내어 문서의 기술 내용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반면, 생산자는 수신자로, 기관명은 수신자의 기관명으로, 
기록식별자는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일부로, 생산일시는 관련 문서의 생산일시를 찾아 답으로 제공하여 틀린 메타
데이터 추출 결과를 제공하였다.

<그림 8> 리스트 내 문서 선택 및 질문 실행 코드

<그림 7> 질의응답 랭체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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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서울정보소통광장 문화관광1 문서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공개여부 : 공개, 기관 : 전체, 일반문서 : 포함) - 분야 : 문화·관광

문화관광2의 추출 결과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기관명, 기록물명만 정확히 뽑아내었다. 기록물명은 숫자가 
뒤로 빠져 따로 추출된 것 외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생산자는 
문서 내용의 참석대상자 중 위원장인 서울역사박물관장, 기록식별자는 문화관광1과 동일하게 없었으며, 기술 내용
은 문서의 내용 요약이 아닌 첫 문장을 추출하였고 생산일시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일시를 추출하였다.

<그림 12> 서울정보소통광장 문화관광2 문서
출처 : 서울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공개여부 : 공개, 기관 : 전체, 일반문서 : 포함) - 분야 : 문화·관광

나머지 문서 중 문화관광4의 추출 결과에서는 생산자, 기관명, 기록물명, 생산일시를 정확히 뽑아내었다. 생산자
와 기관명은 기관명을 추출하였고, 기록물명은 제목을 추출하였으며 생산일시도 접수일시를 정확히 추출하였다. 
반면, 기록식별자는 문서의 붙임에 있는 안내문을 답하였으며 기술 내용은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였다. 
문화관광5의 추출 결과로 생산자, 기록식별자, 생산일시만 정확히 뽑아내었다. 생산자는 기관명으로 추출하였으며 
기록식별자는 시행 문서번호를, 생산일시는 접수일자로 정확히 추출하였다. 기관명은 제목의 서울시립 미술아카

<그림 9> 파이썬에서 챗GPT-3.5 터보를 활용한 문화관광1 문서 질문 랭체인 실행 결과

<그림 11> 파이썬에서 챗GPT-3.5 터보를 활용한 문화관광2 문서 질문 랭체인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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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를 추출하였고 기록물명은 답변이 끊겼으며 기술 내용은 문서의 내용 요약이 아닌 첫 문장을 추출하였다. 
이외 문화관광3 문서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음으로 행정·기타 분야의 문서 5건을 이전과 동일하게 챗GPT-3.5 터보로 질문한 결과, 이번에는 행정기타2, 
5 문서 2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행정기타1, 3, 4 문서 3건의 결과만 제공하였다. 먼저 행정기
타1의 메타데이터 추출 결과에서는 기관명, 기록물명을 정확히 뽑아내었다. 생산자의 경우, 내부 결재이기 때문에 
기관명 대신 결재자의 직급과 성명을 함께 추출하였으나 문서상 직급과 성명을 모두 추출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생산자 및 결재자를 각각 하나씩 빠트린 점만 제외하면 다른 요소에 비해 정확하지만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록식별자는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술 내용은 문화관광2와 같이 문서의 첫 문장을 요약하였
고, 생산일시 또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현안업무 검토 간담회의 개최 일시를 추출하였다. 행정기타3의 추출 결과에
서는 생산일시만 정확히 뽑아내었다. 생산자 및 기관명은 노원구청으로 추출하였으며 기록식별자와 기술내용은 
없음, 기록물명은 답변이 끊겼다. 행정기타4의 추출 결과는 기록식별자, 기록물명, 생산일시를 정확하게 제공하였
고, 기관명은 서울특별시로 답하였고, 기술 내용은 앞서와 같이 문서의 첫 문장을 요약하였다. 생산자는 행정기타1
과 같이 내부 결재로 결재자의 직급과 성명 중 각각 하나씩 빠트렸으나 다른 요소에 비하면 알맞은 결과를 보였으
며 이 또한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각 5건씩 저장한 문화·관광, 행정·기타 분야의 문서에 질문 랭체인을 통해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를 지정해서 
질문한 결과, 챗GPT의 판단에 따라 해당 요소를 문서에서 추출하였으나 그 결과가 대부분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기록물명이 가장 정확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산자, 생산일시, 기관명 순으로 정확하였고, 기록식별자, 기술 
내용이 가장 정확도가 낮았다. 이는 챗GPT가 기록물의 메타데이터에 관해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양이 다른 분야의 
학습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생산자나 기관명 등의 요소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 하거나 해당 요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다른 요소를 대답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예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행정기타
1, 4의 생산자의 경우, 다른 요소에 비하면 알맞은 결과이나 이는 정확한 결과가 아니므로 틀린 것으로 표시하였다. 
10건의 문서로부터 추출해야 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의 개수는 총 60개로 기술 내용 요소를 제외하면 총 50개이며 
이 중 16개만 정확히 추출한 것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3.3� 챗GPT-4에서의� 「기록관리�메타데이터�표준(v2.3)」의� 필수�요소�추출

온라인 유료 서비스인 챗GPT-4는 파일 첨부 기능이 탑재되어 사용자가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을 첨부하면 
그것을 읽고 검색하여 해당 파일의 내용에 기반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따라서 챗GPT-4를 사용하여 서울정보
소통광장의 문서들로부터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확히 뽑아내는지 시도해보았다. 챗GPT-4의 학습에 사용한 파일
은 앞서 파이썬 구현에서 사용한 파일과 동일한 문서 10건이다. 챗GPT-4 온라인 서비스는 파이썬과 달리 여러 
문서를 한 번에 첨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대 10건까지 학습할 수 있다. 다만 파일의 용량 및 내용의 양에 따라 

메타데이터 요소 문화1 문화2 문화3 문화4 문화5 행정1 행정2 행정3 행정4 행정5
생산자 X X

X
O O X

X
X X

X
기관명 X O O X O X X

기록식별자 X X X O X X O
기록물명(제목) O O O X O X O

생산일시 X X O O X O O
기술 내용 -

<표 3> 랭체인에서의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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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수 있는 문서의 양도 달라져, 각 분야의 문서 5건을 3건, 2건으로 나눠 첨부하여 질문하고자 하였다. 질문은 
파이썬에서 실행한 것과 같이 “생산자, 기관명, 기록식별자, 기록물명(제목), 기술 내용, 생산일시를 첨부한 문서에
서 추출해줘”라고 하였다.

먼저 <그림 13>와 같이 챗GPT-4 온라인 서비스에 문화·관광 분야의 문서를 첨부하여 질문하였고 <그림 
14>와 같이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였다. 첨부한 문서들로부터 메타데이터 요소를 성공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
으며 몇몇 답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시한 요소들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제공하였다. 생산자와 기관명은 문서를 
작성한 기관으로 답하였으며, 주관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기술 내용 요소 또한 문서의 내용을 잘 요약하였다. 
이를 통해 챗GPT-4에 문서에 작성된 내용을 정확히 읽고 찾아내어 추출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4> 챗GPT-4의 문화관광 5개 문서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 결과

다음으로 <그림 15>는 행정·기타 분야의 5개 문서를 첨부하여 질문한 결과이다. <표 4>를 통해 이번 구현 
결과에서도 기관명을 제외한 5개의 요소들에 대해 알맞은 답변을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기타 분야의 
문서들은 동일한 구조의 내부결재 형식의 문서로 기관명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5건의 결과 모두 문서를 작성한 부서 또는 문서시행번호의 부서명을 추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생산일시 또한 5개의 답변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추출해야 할 메타데이터 
총 60개 중 기술 내용 요소 10개를 제외하고 42개의 정확한 요소를 추출한 챗GPT-4는 랭체인에 비해 질문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챗GPT-4 문서 첨부 및 지정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 요청



 챗GPT를 활용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추출 사례연구  103

https://jksarm.koar.kr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2.089

<그림 15> 챗GPT-4의 행정기타 5개 문서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 결과

3.4� 기록관리�메타데이터�추출�결과�분석

지금까지 랭체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각각 활용하여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3)」의 필수 요소들을 지정
하여 챗GPT로부터 추출을 시도하였다. 랭체인과 온라인 서비스의 메타데이터 추출 결과를 쉽게 비교·분석하기 
위해 각 문서별로 표를 작성하였고, 추출 결과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보고 직접 판단한 요소들을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이 중 기술 내용 요소는 사람과 기계 모두 요약하는 방식이 다르고 각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로는 작성했지만 비교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편의를 위하여 결과 비교에는 챗GPT-3.5 터보를 
활용하여 질문한 문화관광1, 2 문서와 행정기타1, 4 문서의 추출 결과를 활용하였다.

<표 5>는 문화관광1 문서의 결과 비교표이다. 여기에서 챗GPT 학습 환경의 표기는 직접 추출하여 작성한 
요소는 대상 PDF 파일명으로, 파이썬에서 사용한 챗GPT-3.5 터보 버전은 랭체인 (챗GPT-3.5)로, 온라인 서비
스는 온라인 (챗GPT-4)로 표시하였다. 이 중 가장 정확한 답변을 제시한 요소는 기록물명으로 3개의 답변 모두 
일치하였다. 기록식별자, 생산일시는 직접 작성한 요소와 GPT-4의 답변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서비스에서 랭체인
에 비해 정확히 추출했음을 알 수 있었다. 랭체인에서의 결과는 기록물명을 제외하고 모든 답변이 일치하지 않았
다.

메타데이터 요소 문화1 문화2 문화3 문화4 문화5 행정1 행정2 행정3 행정4 행정5
생산자 O O O O O O O O O O
기관명 X O X O O X X X X X

기록식별자 O O O O O O O O O O
기록물명(제목) O O O O O O O O O O

생산일시 O O O O O O O O X O
기술 내용 -

<표 4> 챗GPT-4에서의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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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문화관광2 문서의 결과 비교로 기관명 요소의 3개의 답변 모두 일치하였다. 기록물명 요소의 결과 
중, 랭체인의 답변에서 숫자가 따로 추출되어 뒤로 빠져있으나, 그 점만 제외하면 3개의 답변이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는 랭체인과 GPT-4가 서울역사박물관장 및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답하였으나 이는 문서의 내용에서 
추출한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기관명으로, 문서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버전 모두 틀린 요소를 
답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록식별자, 생산일시는 직접 입력한 요소와 GPT-4의 답변이 동일하여 정확히 추출했
음을 보여주었다. 랭체인의 경우 기록식별자는 찾지 못하였으며, 생산일시는 해당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행사 
진행 일시를 찾아 답변하였다.

<표 7>은 행정기타1 문서의 메타데이터 추출 결과로 기록물명이 3개의 답변 모두 일치하는 요소였다. 생산자, 
기록식별자, 생산일시는 앞서와 같이 직접 작성한 요소와 GPT-4의 답변이 동일하여 GPT-4의 정확한 추출 기능
을 보여주었다. 랭체인에서 추출한 생산일시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 10일로 동일해보이지만, 이는 결재문서의 

메타데이터 요소 문화관광1 랭체인 (챗GPT-3.5) 온라인 (챗GPT-4)

생산자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관 이재익, 
문화공간운영팀장 김은경,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공사감독처장 서울특별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기록식별자 문화정책과-14175 3-8168 (2023.10.5.) 시행 문화정책과-14175

(2023. 10. 6.)
기록물명(제목)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공사 휴일작업 승인 알림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공사 휴일작업 승인 알림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공사 

휴일작업 승인 알림

기술 내용
2023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공사의 휴일 작업 안내

귀처의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공사 휴일작업 토월을 

승인함을 알림. 현장안전관리…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휴일작업 승인. 
인근 주거지 고려 소음 최소화 …

생산일시 2023.10.06 2023.10.05. 2023.10.6.

<표 5> 랭체인과 온라인 서비스의 문화관광1 문서 메타데이터 추출 내용 비교

메타데이터 요소 문화관광2 랭체인 (챗GPT-3.5) 온라인 (챗GPT-4)

생산자
학예연구부장

(또는 주무관 나신균, 
유물관리과장 홍승주,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역사박물관

기관명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기록식별자 유물관리과-2985 없음 시행 유물관리과-2985 (2023. 

10. 6.)
기록물명(제목) 2023년도 제8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년도 제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2023 8
2023년도 제8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기술 내용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에 

서면심의로 제8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안내

관내 대출예정 유물의 보험가격 
평가를 위한 제 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8개최하오니…

관내 대출예정 유물의 보험가격 
평가를 위해 제8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개최…
생산일시 2023.10.06 2023.10.12 2023.10.6.

<표 6> 랭체인과 온라인 서비스의 문화관광2 문서 메타데이터 추출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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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현안업무 검토 간담회의 개최 일시로 문서의 생산일시를 추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GPT-4의 추출 결과만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랭체인이 추출한 기록식별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주소를 찾아 
답변하였으며 생산자의 경우, 문서 결재자의 직급 및 성명을 대답하였으나 일부만 추출하였다. 또한 기관명은 
랭체인의 답변이 정확하고 GPT-4의 답변은 결재자 또는 문서시행번호로부터 추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8>은 행정기타4 문서의 메타데이터 추출 결과 비교표이다. 기록식별자, 기록물명 요소에 대한 
3개의 답변이 모두 일치하였고, 특히 기록식별자는 비교한 4건의 문서 중 처음으로 정확하게 추출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생산자는 직접 작성한 메타데이터 요소와 챗GPT-4의 답변이 일치하였으며 기관명은 세 답변 모두 일치
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에서도 랭체인의 생산자 답변은 결재자의 직급과 성명을 추출하긴 하였으나 일부 직급 
및 성명을 제외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GPT-4의 생산일시 답변은 문서 내용에 포함된 일시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구현한 10개 문서의 모든 추출 결과를 한 눈에 비교하기 위한 표를 작성하였다. 분야별 문서의 추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표 9>와 <표 10>로 작성하였으며, 문서의 내용과 결과가 일치하는지 추출 결과만 비교
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요소는 제외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앞서 작성한 표에서도 기술 내용 요소의 비교를 제외하
였기 때문에 이번 표에서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야별 문서 5개로부터 추출한 요소의 전체 개수는 총 30개로 

메타데이터 요소 행정기타1 랭체인 (챗GPT-3.5) 온라인 (챗GPT-4)

생산자
서울특별시

(또는 주무관 박윤희, 
노동정책팀장 장선경,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박윤희 노동정책팀장 장선경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기록식별자 노동정책담당관-12067 우04514서울특별시 중구…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067 

(2023. 10. 10.)
기록물명(제목)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현안업무 검토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현안업무 검토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현안업무 검토

기술 내용
2023년 10월 10일에 

유림분식집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현안업무 검토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현안업무 검토 
간담회 개최 및 비용 지급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현안업무 검토 
간담회 개최 및 관련 비용 지급 

안내.
생산일시 2023.10.10 2023.10.10. 11:42 2023.10.10.

<표 7> 랭체인과 온라인 서비스의 행정기타1 문서 메타데이터 추출 내용 비교

메타데이터 요소 행정기타4 랭체인 (챗GPT-3.5) 온라인 (챗GPT-4)

생산자
서울특별시

(또는 주무관 조서영, 
박물관정책팀장 노은영, 

박물관과장 배희정)
조서영, 박물관정책팀장 노은영, 

박물관과장 서울특별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서울미술관 박물관과
기록식별자 박물관과-10483 박물관과-10483 시행 박물관과-10483

(2023. 10. 10.)
기록물명(제목) 서서울미술관 설계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
서서울미술관 설계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
서서울미술관 설계 관련 간담회 

비용 지급
기술 내용

2023년 10월 6일 서서울미술관 
설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후, 

사용한 비용 지급
간담회 비용 지급 관련 사항 서서울미술관 설계 관련 간담회 

개최 및 관련 비용 지급 안내. …
생산일시 2023.10.10 2023.10.10 2023.10.6.

<표 8> 랭체인과 온라인 서비스의 행정기타4 문서 메타데이터 추출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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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내용 요소를 제외한 25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앞서 제시된 <표 3>과 <표 4>는 전체 10개 문서에 대한 랭체인에서의 챗GPT-3.5 터보의 구현 결과와 챗

GPT-4 결과를 각각 보여주었는데, 이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9>, <표 10>과 같다. 먼저 <표 9>는 
문화관광 문서로부터 추출한 결과로 랭체인 (챗GPT-3.5)은 25개 중 10개 요소를 정확히 추출하였으며 챗
GPT-4는 23개의 요소를 정확하게 추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은 행정기타 문서로부터 추출한 결과로 
랭체인 (챗GPT-3.5)은 25개 중 6개 요소를 정확히 추출하였으며, 챗GPT-4는 19개의 요소를 정확하게 추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 60개 요소 중 기술 내용 요소를 제외한 50개를 기준으로 랭체인 (챗GPT-3.5)은 
16개, 챗GPT-4는 42개의 요소를 정확히 제시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표 9>와 <표 10>을 통해 
챗GPT-4 온라인 서비스에서 추출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비교적 정확하며 GPT-4 기술의 기능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랭체인에서의 챗GPT-3.5 터보의 구현 결과로 추출된 요소는 온라인 서비스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4.�기록관리�메타데이터�추출을�위한�챗GPT�활용�시�고려사항�및�시사점

4.1� 챗GPT� 사용�시�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챗GPT-3.5 터보 버전의 질문 랭체인 및 챗GPT-4 온라인 서비스에서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를 
지정하여 추출해달라는 질문을 하여 구현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버전의 기능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챗GPT-3.5 터보를 활용한 질문 랭체인의 결과에서는 대부분 틀린 답변을 제공하였고, 

메타데이터 
요소

문화관광1 문화관광2 문화관광3 문화관광4 문화관광5
랭체인 
(챗GPT
-3.5)

온라인 
(챗GPT

-4)
랭체인 
(챗GPT
-3.5)

온라인 
(챗GPT

-4)
랭체인 
(챗GPT
-3.5)

온라인 
(챗GPT

-4)
랭체인 
(챗GPT
-3.5)

온라인 
(챗GPT

-4)
랭체인 
(챗GPT
-3.5)

온라인 
(챗GPT

-4)
생산자 X O X O

X

O O O O O
기관명 X X O O X O O X O

기록식별자 X O X O O X O O O
기록물명 
(제목) O O O O O O O X O

생산일시 X O X O O O O O O
기술 내용 -

<표 9> 랭체인과 온라인 서비스의 문화관광 문서 메타데이터 추출 결과 비교

메타데이터 
요소

행정기타1 행정기타2 행정기타3 행정기타4 행정기타5
랭체인 
(챗GPT
-3.5)

온라인 
(챗GPT

-4)
랭체인 
(챗GPT
-3.5)

온라인 
(챗GPT

-4)
랭체인 
(챗GPT
-3.5)

온라인 
(챗GPT

-4)
랭체인 
(챗GPT
-3.5)

온라인 
(챗GPT

-4)
랭체인 
(챗GPT
-3.5)

온라인 
(챗GPT

-4)
생산자 X O

X

O X O X O

X

O
기관명 O X X X X X X X

기록식별자 X O O X O O O O
기록물명 
(제목) O O O X O O O O

생산일시 X O O O O O X O
기술 내용 -

<표 10> 랭체인과 온라인 서비스의 행정기타 문서 메타데이터 추출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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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4 온라인 서비스의 결과가 챗GPT-3.5 터보에 비하면 정확도가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챗GPT에서는 프롬프트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기 때문에 챗GPT에게 질문할 때, 모든 버전을 통틀어 명확한 

조건을 제시할수록 답변의 정확도가 향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질문을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제시하는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 중 챗GPT가 문서로부터 인식하고 추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요소들을 명확히 지정하였다. 
파이썬에서는 분야별 문서를 한 건씩 순차적으로 불러와 랭체인을 통해 챗GPT-3.5 터보로 “생산자, 기관명, 기록
식별자, 기록물명(제목), 기술 내용, 생산일시를 이 문서에서 추출해줘”라고 질문하였으며, 챗GPT-4 온라인 서비
스에서는 여러 건의 문서를 한 번에 첨부하여 동일한 질문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랭체인 및 온라인 서비스 모두 
지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였으나, 간혹 추출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대한 답변과 해당 요소가 일치하
지 않은 경우를 보였다. 이는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 중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과 관련된 학습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문서로부터 해당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추측할 수 있다. 메타데이
터 추출 결과로 보아 질문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기록전문가가 수동적으로 추출한 요소를 작성하
는 메타데이터 업무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챗GPT를 사용한 환경에 관계없이 챗GPT에 적절하고 정확한 
의도를 담은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질문하면, 질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명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챗GPT가 추후 기록관리에서의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에 대해 더 많고 정확한 정보를 학습한 
모델로 발전한다면, 챗GPT를 활용하였을 때 메타데이터 요소의 추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보안 위험이 적은 문서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에서 여러 건의 문서를 첨부하여 한 
번에 다량의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최대 10건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으나 이는 문서의 용량 또는 내용의 양에 따라 한 번에 답변할 수 있는 문서의 양과 답변의 
정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한 번에 다량의 문서를 첨부하기보다 문서의 양을 2-3건 정도로 적게 올리고, 질문 
또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답변의 질이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보안상 중요한 기록의 메타
데이터 추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랭체인을 활용하면 챗GPT가 인식한 
문서의 내용이 국내외 챗GPT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보안 노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에 
비해 한 번에 한 문서만 인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아지지만, 개인정보 및 보안 내용의 
유출은 방지하고 메타데이터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 챗GPT 기술을 활용할 경우, 문서의 보안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보안상 중요한 문서의 경우, 보안성이 높은 파이썬 환경에서의 랭체인을 통해, 그렇지 않을 경우 편의성 
및 접근성, 정확성이 비교적 높은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을 권장한다. 챗GPT-3.5 터보를 활용한 랭체인의 구현 
결과와 챗GPT-4 온라인 서비스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랭체인에서 챗GPT 모델을 불러와 질문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고 온라인과 연결된 서비스에서의 결과가 비교적 더욱 유의미하고 정확한 메타데이터 요소
를 추출했기 때문이다. 추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랭체인 및 챗GPT 기능이 다양해져 현재 랭체인에
서의 기술의 성능과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면 랭체인에서 챗GPT를 활용하여 기록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보안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유형의 기록 
및 첨부 파일의 수량 증가 등의 기능이 보완 및 발전하면 기록관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4.2� 챗GPT� 활용의�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기록전문가가 메타데이터를 수동으로 추출해온 불편
함에 대응하여, 챗GPT를 활용한 기록물에서의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여러 건의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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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메타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및 제공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록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일반 사람들은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모든 정보 단위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
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는 이러한 접근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록에 
대한 정보는 기록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나 기술 정보 등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 원문 기록만
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화된 기록의 경우, AI OCR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기록 자체에 포함된 텍스트가 확인되면 챗GPT 기술을 
활용해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챗GPT를 활용하여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추출 가능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기록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검색도구의 한계와 불편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오랜 과제였던 메타데이터, 검색도구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한다. 또한 여러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관리에서는 이전보다 기록전문가의 노고를 줄여주고 업무의 효율성
을 높여줄 많은 연구 및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기록으로부터 풍부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챗GPT가 더 발전함에 따라 메타데이터 업무는 물론 다양한 기록관리 업무에서 더욱 유의
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앞으로 기록관리에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동적인 메타데이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인 챗GPT를 이용하여 기록관리 분야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록관
리에서 메타데이터는 기록의 맥락, 내용,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기록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3)」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의 개념을 종
합적으로 분석 및 정리한 후,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정하여 챗GPT의 프롬프트에 사용하여 챗GPT의 기록관리
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챗GPT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AI 신기술로 현재 챗GPT-3.5 터보와 챗GPT-4 버전이 출시된 상태이다. 챗
GPT-3.5 터보는 대화형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API에 적용된 모델로, 기존 모델인 GPT-3.5보
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며 API 사용 시 기업 내부에서 입력한 데이터 등의 유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챗GPT-4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 모델에 비해 높은 자연어 처리 능력을 확보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현을 위해 챗GPT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인 랭체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로 챗GPT에 다양한 기술을 연결할 수 있고 사용자
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구현에 사용한 문서는 국가기록원에서 문서보존포맷으로 제시하고 있는 PDF/A 포맷 형태의 문서로, 예시로는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제공하는 결재문서 중 기록건에 해당하는 문서로 선정하였다. 파이썬 환경에서 챗
GPT-3.5 터보를 활용한 랭체인과 챗GPT-4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서 동일 PDF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해 
보았다. 랭체인에서의 메타데이터 추출 구현에는 문서를 하나씩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으나 보안상 중요한 
기록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기록의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내용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보안 내용을 포함한 기록이 아닐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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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기록으로부터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한 번에 추출할 수 있어 메타데이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구현 결과, 온라인 서비스의 학습 결과가 비교적 더욱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챗GPT를 활용하여 
랭체인으로 질문했을 때는 한 번에 하나의 문서를 불러와 실행하였으며, 질문에 상세한 조건을 추가함에 따라 
답변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나, 질문에 대한 요소를 문서에서 찾아내지 못하거나 해당 요소를 잘못 답변한 경우가 
대다수로 추출해야 할 총 60개의 요소 중 기술 내용 요소 10개를 제외하고 정확하게 뽑아낸 요소는 17개에 불과하
였다.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한 번에 여러 건의 문서를 첨부하여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고, 총 60개의 요소 
중 8개의 요소만 잘못된 답변으로 랭체인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요소를 추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록관리에서의 메타데이터 추출을 위한 챗GPT 기술 활용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기록전문가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 추출 방안을 업무에 활용한다면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관에
서 기록전문가가 하나씩 처리해야 했던 기록물을 챗GPT-4의 다수 문서 첨부 기능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지고, GPT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문서 첨부가 가능해지면 챗GPT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록관리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안 문서를 다룰 경우, 파이썬 환경에서 랭체인으로 
문서를 하나씩 불러와 정해진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음으로써 이전에 비해 기록전문가의 업무 복잡성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성능이 향상된 챗GPT 버전을 활용하여 랭체인 환경으로 구현하여 메타데이터 
추출을 한다면 보안이 확보된 정확한 메타데이터 추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챗GPT가 전자문서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가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 
기관명, 기록식별자, 기록물명(제목), 기술 내용, 생산일시’ 총 6개 요소의 추출을 시도하였으며, 많은 양의 데이터
를 처리할 수 없는 기술의 한계로 인해 10건의 문서를 추출에 사용하여 더 많은 양의 문서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한계점으로 남았다. 또한 랭체인의 기술적 한계로 파이썬 환경에서는 학습할 구현 문서의 양을 1개씩
만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답변의 정확도를 위해 최대 첨부 개수 10개 중 2-3개로 제한해 
첨부하여 더 많은 개수의 문서를 구현에 사용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챗GPT가 문서에서 인식할 수 없는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가 많아 생산자, 기관명, 기록식별자, 기록물명(제목), 기술 내용, 생산일시 요소만 추출을 
시도했고 이 결과 또한 완벽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챗GPT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챗GPT의 진보에 따라 챗GPT를 활용한 메타데이터 추출 작업은 향후 사람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해질 것이며, 다양한 매체 및 형태의 기록으로부터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쉬워져 메타데이터 추출은 물론 기록 내용 요약의 기술에의 
활용, 이미지 인식, 검색까지 가능해져 챗GPT의 활용이 기록관리 발전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기록관리에서 챗GPT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및 플랫폼이 더 많이 출시되어 기록관리 분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직 기록관리 분야에서 자동으로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챗GPT를 활용하는 방안
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추후 발전한 챗GPT 기술을 통해 훨씬 많은 양과 다양한 유형의 문서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 기록전문가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과 기록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메타데이터 업무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전반의 다양한 업무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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