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4, No. 3, pp.133-138, Jun. 30, 2024. pISSN 2289-0238, eISSN 2289-0246

- 133 -

https://doi.org/10.7236/JIIBC.2024.24.3.133

JIIBC 2024-3-19

온라인 학술정보 서비스 상 원저작자 식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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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학술 연구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연구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저자 식별 문제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저자 식별 문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투명
성과 정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 성과의 정확한 귀속과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와 연구자고유식별번호(ORCID)와 같은 식별자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저자들의 저조한 참여와 정보의 부정확한 입력 등으로 인해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저자 정보가 최초로 
시스템에 입력되는 순간부터 식별을 위한 정보 관리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저자 식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학술 정보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저자 식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modern academic research environment,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provides
researchers with increasingly diverse and rich access to inform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 issue of 
author identification has emerged as a new challenge. The problem of author identification is a major
factor that undermines the transparency and accuracy of academic communication, potentially causing 
confusion in the accurate attribution of research results and the construction of research networks. In 
response, identifier systems such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ISNI) an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have been introduced, but still face limitations due to low 
participation by authors and inaccurate entry of information.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ing 
information management methods for identification from the moment author information is first entered
into the system, proposing ways to improve the accuracy of author identification and maximize the 
efficiency of academic information services. Through this, it aims to renew awareness of the issue of
author identification within the academic community and present concrete measures that related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can take to sol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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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학술 연구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연
구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
고 있다. 특히, 온라인 학술정보 서비스의 확장은 연구자
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
록 돕고 있으며, 이는 학술 연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
게 향상시키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저자 식별 문제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
은데, 저자 식별 문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연구자의 식별
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연구 성과의 정확한 귀속, 연구 
성과의 추적 및 평가, 그리고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에 있
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2].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학술 기관
과 연구 커뮤니티는 저자 식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와 연구자고유
식별번호(ORCID)와 같은 식별자 시스템의 도입은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3]. 이
러한 식별자 시스템은 각 연구자에게 고유한 식별 코드
를 부여함으로써, 동명이인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접근 방식과 기술적 
해결책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고유 식별
번호 시스템의 적용과 관리에 있어 저자들의 저조한 참
여, 정보의 부정확한 입력, 그리고 관리 기관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1][4]. 이러한 문제들은 저자 
식별 시스템의 효과를 저해하며, 학술 정보의 정확한 관
리와 활용에 장애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저자 
식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한
다. 특히, 저자 정보가 최초로 시스템에 입력되는 순간부
터 식별을 위한 정보 관리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함으
로써, 저자 식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학술 정보 서비
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본 연구는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 저자 식별 문
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저자는 연구 결과물을 학회에 투고하며, 이 과정을 통

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양한 웹 서비스를 통해 제
공되게 된다[5]. 

그림 1. 저자, 학회, 원문DB업체, 도서관의 저작권 관계
Fig. 1. Copyright Relationships among Authors, 

Academic Societies, Electronic Journal Database 
Providers, and Libraries

출처 : 우지숙 et al., 2011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의 이동과 학술정보의 디지털
화가 이루어지며, 학회와 원문DB업체 간의 저작권 관계
가 형성된다. 원문DB업체는 학회로부터 학술정보를 디
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
를 학회에 지급한다[6]. 또한, 학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학술지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술지의 지원 및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7].

온라인 학술정보 서비스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저자 식
별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연구자의 식별은 데이터베이
스의 완결성을 추구하고,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8][9]. 학술자료의 이용량 증가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정확한 저자 식별 없이는 
연구자 네트워크 서비스, 연구자 커뮤니티 서비스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10]. 이에 따라, 저자 식별
을 위한 식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저자 식별의 의의는 학술자료 관련 기관이 저자와 학
술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저자
를 명확히 식별함으로써 각 저자의 연구성과 목록과 인
용 지수 등을 파악할 수 있다[11]. 또한, 저자 식별은 특정 
학술 분야 성과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출판 프로세스 및 
논문심사에서 연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
다[12].

저자 식별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 동명이인 현상, 저자명의 이형표현, 법률적 이
유나 결혼 등으로 인한 이름 변경 등이 저자 식별을 어렵
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표준이름
식별자(ISNI)나 ORCID와 같은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하
는 방법이 제시되었다[11].

저자 식별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해외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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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시 저자의 성과 이름의 약자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13]. 이에 
대한 해결하기 위하여 저자 식별을 위한 고유식별번호의 
발급과 저자 스스로 업적관리를 위한 데이터 입력 인식
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술정보 서비스 내 저자 식별
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선행연
구를 분석하였다. 이석형과 곽승진(2010)은 논문의 메타
데이터 입력 단계부터 서비스 및 색인 과정에 이르기까
지 활용될 수 있는 반자동화 전거데이터 구축 시스템의 
개발에 주목하였다. 이는 저자 식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접근의 예로 볼 수 있다[14]. 또한, 이미화
(2014)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국제표준이름식별자 체계
인 KISNI의 구축을 통해, 서지 및 전거 레코드에 국제표
준이름식별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
식(KORMARC)의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5].

조재인(2013)은 국내 학술 논문에 ORCID를 적용하
고, ORCID Identity system의 파트너 시스템으로 활동
하여 해외 학술 논문에 기재된 국내 논문의 저자 식별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저자 식별 
체계의 도입이 국내 학술 커뮤니티에 미칠 긍정적 영향
을 시사한다[12].

공저자 관계를 활용한 저자 식별 방법도 주목할 만하
다. 이승우 등(2006)은 공저자 정보의 활용이 학술 논문
에서 동명이인 저자 식별에 유용함을 증명하였다. 이는 
저자 식별 과정에서 공저자 정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16].

머신러닝을 활용한 저자명 식별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신다예와 양기덕(2017)은 다양한 자질을 혼
합하여 저자명 식별 성능을 높이거나 자질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
하였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저자 식별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론적 다양성을 제시한다[11].

김윤호와 조성환(2014)은 식별자와 메타데이터의 연
계 방식에 대하여, 두 식별 체계가 서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 메타데이터와 식별자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각 식별 체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저자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기술적, 방법론적 발전 가능성을 보
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부분 기존
에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식별 방법 개선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새롭게 입력될 저자 정보의 정확성 향

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상대적으로 덜 탐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저
자 정보가 최초로 시스템에 입력되는 순간부터 식별을 
위한 정보 관리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온라인 학술정보 
서비스에서 저자 식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저자 식별 현황
국내외에서 저자 식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

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누리미디어의 DBpia, 국가
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NTIS), 한국연구재단의 KRI 
및 KCI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시스템은 연구자의 
식별과 연구업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2]. 해
외에서는 Elsevier의 Scopus Author ID, ORCID, ISNI 
등이 연구자 식별 체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8]. 이러한 
시스템들은 연구자의 식별뿐만 아니라, 연구업적의 효율
적 관리와 연구성과의 가시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가. 국내 저자 식별 방식의 특징
국내 저자 식별 시스템은 주로 학술지 출판과 연구과

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RI 시스템은 국가 차원
에서 연구업적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연구자의 연
구업적을 활용 및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연
구자정보(KRI) 시스템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약 75만 
명의 연구자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연구업적 정
보의 자동 검증 시스템을 통해 연구업적의 신뢰성을 향
상시키고 있다[19].

그림 2. 한국연구자정보 연간 연구자수 증가 추이
Fig. 2. Annual Increase Trend of Researchers in Korea

Researc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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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저자 식별 방식의 특징
해외 저자 식별 시스템, 특히 ORCID는 전 세계적으

로 연구자 식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ORCID는 연구자
에게 고유한 식별자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업적 관리의 효
율성을 높이고, 연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ORCID의 
도입은 연구자의 식별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업적의 국
제적인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20].

2. 저자의 자기 식별 관리인식 조사
저자 식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인

식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본 조사는 연구자들이 자기 식
별과 연구업적 관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리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저자 식별 방식과 개선 방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명이인 문제 해결을 위해 ORCID와 
같은 식별체계 활용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는 ORCID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외 연구자 식별 및 연구업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림 3. CrossRef를 통한 ORCID 자동 업데이트
Fig. 3. Automatic ORCID Update via CrossRef

출처 : 김은정 & 노경란, 2017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현황 분석 결과, ORCID와 같
은 식별자 시스템의 도입이 연구자 식별의 정확성을 보
장하고, 연구업적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rossRef와의 연계를 통한 ORCID
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업적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연구 성과의 국제적 가
시성을 향상시킨다[20].

저자의 자기 식별 관리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총 98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대다수의 연구자가 저
자 식별 시스템의 존재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
고 있으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연구업적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자 식별 시스템의 개선
과 연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분 참여자 수

전체 　 　 98

　 저자 식별
알고 있음 　 32

　 저자 식별
관리 10

　 　 저자 식별
미관리 22

　 저자 식별
모름 　 66

표 1. 논문 저자를 대상 저자식별 인지 설문 결과
Table 1. Survey Results on Author Identification 

Awareness Among Paper Authors

그림 4. 저자 식별 시스템을 알고 있음에도 업적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

Fig. 4. Reasons for Not Managing Achievement 
Information Despite Being Aware of the Author 
Identification System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4, No. 3, pp.133-138, Jun. 30, 2024. pISSN 2289-0238, eISSN 2289-0246

- 137 -

본 연구는 KRI 시스템의 가입자 수 증가, 그림 3에서 
제시된 식별 체계의 효율적 관리 방안,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시스템을 활용한 저자 식별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
지인용색인(KCI)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간 
상호 연계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연구자정보(KRIID) 및 국제적 식별자들과의 연계를 강
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 식별 번호의 
필수 입력을 포함한 학술지 평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저자 식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
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통한 KRIID 자동 업데이트 
제안모형

Fig. 5. Proposed Model for Automatic KRIID Update 
through Korea Citation Index

V. 결  론

본 연구는 온라인 학술정보 서비스에서 저자 식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 식별의 개선은 단일 기관의 노
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저자, 학회, 민간DB 업체, 국가 
연구성과업적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주체의 유기적 협력
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형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통한 KRIID 자동 업데
이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저자의 적극적인 식별 시스템 가입
과 업적 등록, 학회의 식별정보ID 입력 기능 제공, 원문
DB업체의 식별정보ID 기반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가 
기관의 중앙 레지스트리 시스템 제공으로 요약된다. 이
러한 제언이 실현될 경우, 저자 정보의 정확성 향상, 연
구 시간 및 비용 절감, 학술 정보 서비스의 효율성 증가, 
연구자의 작업 부담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저자 식별에 대한 인식 조사의 대표성, 제
안된 중앙 레지스트리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 학회와 민
간 서비스 제공자의 제안 수용 의도 등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술 커뮤
니티 내 저자 식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협력적
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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