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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정보센터 기술 트렌드 분석

• 개요

– 트렌드 분석 혹은 추세분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이나 경향들을 수

집하고 분석하는 과정

– 현대사회는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전체의 변화

를 주도하는 원인

–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히 분석대상 지식분야에 한정된 동향을 파악하기 보다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현상

들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

• STEEP = Social(사회), Technological(기술), 환경(Environmental), Economic(경제), Political(정치)

• PEST = Political(정치), Economic(경제), Social(사회), Technological(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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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정보센터 기술 트렌드 분석

•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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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관 트렌드 • 미국도서관협회(ALA)의 도서관미래센터(Center for Future Library)

• 국제도서관연맹(IFLA) 동향보고서(Trend Report)

사회, 교육 • OECD “Trend Shaping Education”

•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망 보고서

기술 • Gartner 기술 트렌드 보고서

• Gartner Hype Cycle

대상



도서관 및 정보센터 기술 트렌드 분석

• 조사 및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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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사례조사 • ALA, IFLA, OECD, Gartner 각 각의 트렌드 조사 및 정리

관점별 정리 • 각 사례별로 조사한 트렌드 항목을 사회, 기술, 교육, 기타 관점으로 구분하여 정리

수행내용

관점별 통합 • 각 관점을 기준으로 사례조사한 트렌드를 통합하여 재정리

범주별 정리 • 각 범주에 속하는 트렌드들의 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해 정책, 관리, 공간, 교육, 서비스 별로 재구성

단위과제화 • 각 범주에 속하는 트렌드들의 중복제거 및 향후 실행을 위한 단위과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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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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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관점별) 3차 (범주별) 4차(범주별 트렌드 통합) 5차(중복제거, 과제화)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ALA 84 사회 106

사회

정책 68 정책 130 정책 12

IFLA 88 기술 121 공간 15 관리 65 관리 7

OECD 32 교육 28 교육 17 공간 28 공간 8

가트너 20 기타 2 관리 10 교육 68 교육 7

서비스 12 서비스 38 서비스 9

기술

정책 55

공간 12

교육 32

관리 49

서비스 26

교육

정책 5

공간 1

교육 19

관리 6

기타 정책 2

합계 224 257 329 32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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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관점별 트렌드 정리를 위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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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명 정의

정책
• 다른 모든 범주에 영향을 끼치는 트렌드
• 새로운 성격의 트렌드로 단기간 직접 실현보다는 도서관 자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정책과제로 추진해야하는 유형의

트렌드

관리
• 도서관의 근무환경, 운영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트렌드
• 도서관 업무(업무관리시스템 포함)의 변화가 필요한 트렌드
• 운영주체인 사서의 변화가 필요한 트렌드

공간 •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 구성과 관련된 트렌드

교육 • 이용자 교육과 관련된 트렌드

서비스 • 물리적 공간을 포함한 이용자 서비스 변화와 관련된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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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8

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SR-1 통합 도서관 운영 정책 수립

• 온라인, 오프라인 도서관 운영정책 재정립(팬데믹 이전, 이후 운영방식 통합)

•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 모두를 아우르는 운영정책 수립

• 전통적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을 아우르는 운영정책 수립

• 기술발전, 사회변화에 대응가능하도록 기존 정책/제도재검토

• 새로운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갱신(다양성 중점)

• 모두를 위한 지식 커먼즈 정책 수립

SR-2 글로벌,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모두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서관 관련 문제에 선제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 협력체계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양한(현재,미래) 이해관계자를 포함함

• 소규모 도서관, 정보관련 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구축

SR-3 디지털 윤리 정책 수립

• 디지털, 데이터 기반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이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윤리, 저작권 등 주요

윤리정책 수립

• 디지털,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가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보호,디지털윤리,저작권 등 주요

윤리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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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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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SR-4 과학적, 지속적 도서관 홍보전략 수립

• 데이터, 증거기반 도서관 성과 홍보

• 성과기반예산(요구,집행)정책 수립 및 홍보

• 공공서비스로서 도서관의 가치확인과 홍보

SR-5 도서관 공간 통합 설계 및 운영 방안 수립

•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 통합정책 수립

• 디지털이 줄 수 없는 공간의 가치부여 확립

• 모든 사람(장애,인종,국적,지역,소득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운영정책수립

• 소통,갈등해소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공간 수립

SR-6
미래사회과제발굴, 모니터링 및 실행방안

수립

• IoT, 블록체인, 인공지능, 얼굴인식,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공유경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치와 역할 지속 관리

• 출산,실업,인공지능 등 거대 사회문제 원인발굴과 대책수립

SR-7 데이터 기반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실행
• 데이터 수집, 생산, 발행, 보존 기관으로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실행

• 하나의 정보자원으로서 데이터관리, 서비스 방안 수립

SR-8
지속가능한 도서관 건립 및 운영방안 수

립

• 자연친화,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 기반 도서관 공간 및 건립

•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고려한 도서관 위치, 건립, 공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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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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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SR-9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 가치 재정립

• 사람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

• 모든 사람(장애,인종,국적,지역,소득 등)에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

• 다양한 문해교육 개발 및 보급

•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도서관

SR-10 지속적 사서 직무 개발과 대책 수립 • 인력개발, 소통중재자, 디지털(데이터) 전문가, 지역전문가 등 새로운 사서 직무 발굴과 인재채용

SR-11 새로운 이용자 계층발굴과 대책 수립

• 지속적인 이용자 요구 진단

• 생산이용자(팬덤,크리에이터등) 발굴과 도서관 참여 방안 강구

• 고령이용자의 요구진단

• 디지털 네이티브, 성인 모색기,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별 요구사항 파악

SR-12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참여 방안

수립

•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참여 및 수렴

• 시민 데이터 과학 활성화 방안 수립

• 공공데이터, 오픈액세스 참여 및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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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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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AR-1 도서관 근무 환경 개선

• 원격근무를 포함한 새로운 근무환경 조성

• 보건,위생관련근무환경개선및지침마련

• 체계적인내부소통체계및도구개발

AR-2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
• 보건, 위생 관련 이용환경 개선 및 지침 마련

• 다문화를 고려한 도서관 환경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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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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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AR-3 디지털 정보 관리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자료 진본확인 절차와 프로세스 반영(블록체인, NFT 고려)

 디지털 정보자원의 조사,탐색, 검증작업 프로세스 반영(편향서 제거)

 데이터세트 장기보존 프로세스 반영

 다양한 정보자원 간의 연결 체계 구축(글로벌통합장서관리)

 새로운 정보자원 입수 및 관리 체계 구축(드론 영상, MOOC, 공공데이터 등)

 API 중심 응용프로그램개발

 오픈 사이언스 정보 모델 수용

 기계가독성증진을 위한 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기반 통합관제 환경구축

 다양한 기관과 연계환경구축

 모듈식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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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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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AR-4 사서충원과 재교육

 다양한 배경의 전문사서 충원 및 재교육 방안 수립

 교육자로서의 사서 역할 정립

 저작권,데이터 관련 교육강화

 신기술 교육강화

 정보문해,학술정보자원관리 역량강화

 데이터 활용능력 증진

AR-5 기술 감시 활동(technical watching)

 인공지능, 로봇 활용을 위한 기술변화 감시

 햅틱,웨어러블 등이용자 관련 기술변환감시

 운영, 서비스 전반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기술, 보안감시

 새로운 형식의 암호화 구축 및 서비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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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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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AR-6 이용자 서비스 개선

 지식 커먼즈 구축과 서비스

 익명 서비스 필요성과 반영 검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과 반영

 햅틱,웨어러블 인터페이스 검토 및 반영

 API 기반 응용프로그램개발

 가상현실 도서관 서비스 구축(디지털콜렉션포함)

 공공데이터, MOOC, 오픈사이언스 저작물 서비스 체계 추축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온라인 콘텐츠의 기계가독성 증진 및 서비스 개편

 탈중앙화된 ID관리

 모듈식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 구축

AR-7 도서관의 교육기능 강화

 MOOC 등 교육 환경 조성과 활용

 정보문해, 디지털문해 등 교육기능 강화

 데이터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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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15

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PR-1 자유로운 담론, 소통 공간 구축 및 서비스  문제해결에 필요한 소규모 소통 공간 구성

PR-2 모든 공간에 보건, 위생환경 구축
 근무지, 서비스 공간 모두에 위생환경 구축

 비접촉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구성

PR-3 창작을 위한 물리적 협업 공간 구축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성

 3D프린팅기술도입

PR-4 새로운 휴게 공간 구축
 소음, 음식 등 그간 금지된 요소 제거

 언플러그드공간구성

PR-5 새로운 공간활용 체계 구축

 유연좌석제 도입

 원격근무 지원을 위한 공간구성

 작은 연구실

 디자인 씽킹 지원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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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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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PR-6 모든 이용자를 위한 공간 구성

 다문화, 이주민, 탈북민, 장애인 모두를 위한 공간 구성

 사람의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간구성 및 서비스

 모든 정보에 차별없는 보편적 접근환경 구성

PR-7
친환경, 재생 에너지 기반의 도서관 공간

구성

 친환경 도서관 근무, 서비스 환경 구성

 재생에너지 기반의 도서관 건축

PR-8 특화 공간 및 서비스 요소 배치
 고령화를 위한 로봇 서비스 공간 구성

 로봇 기반 업무추진 및 이용자 서비스



도서관 및 정보센터 기술 트렌드 분석

• 교육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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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ER-1
모든 사람, 전 생애주기 지원하는 교육체

계 수립

 독서, 방학 등 프로그램 개발

 실업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든 이용자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개발

ER-2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 수립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외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인간중심적 접근법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ER-3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교육 프로그램

수립

 다양한 주제전문가(예술가 등)를 포함한 인력 풀 구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ER-4 디지털 시대 윤리, 보안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관련 교육 강화

 기술윤리 관련 교육 강화

 사생활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도서관 및 정보센터 기술 트렌드 분석

• 교육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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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ER-5 전통적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융합

 비판적 사고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강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강화

 다양한 게임요소 도입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강화

 시민 데이터 과학 활성화

 오픈사이언스 등 개방형환경에서의 리터러시 교육

ER-6 신기술활용을 위한 교육 강화

 로봇, 자율주행, 드론 관련 교육강화

 3D프린팅 인프라 활용 교육 강화

 네트워크 연결도구 활용

ER-7 다양한 교육환경 구축

 데이터 기반 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서비스 구축

 MOOC 지원 교육체계 구축

 대면 및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학교, 직장 등 공간연결을 통한 교육환경 구성

 플립학습 등 새로운 교수법 적용 환경구성



도서관 및 정보센터 기술 트렌드 분석

• 서비스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19

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SR-1
신기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

계 구축

 도서관 내 신기술 적용 인프라 구축

 이용자에게신기술관련도구지원체계구축

SR-2 이용자 지향 서비스 개발
 집으로 향하는 서비스 개발 및 보급(물리적 혹은 가상공간)

 집-회사-도서관을잇는지속성보장

SR-3 모두를 위한 서비스 개발

 모든 이용자(다문화, 인종, 소득격차, 장애 등)를 고려한 서비스 체계 구축

 모든정보의기계가독성향상서비스구축

 지식커먼즈구축및서비스

SR-4 신뢰성 높은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

 서비스 대상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프라이버시,윤리를 준수하는 정보제공

 다양한 분야의 정보 통합제공

SR-5 신기술 기반 검색 서비스 개발

 얼굴인식, 햅틱 등 신기술 기반 검색 서비스 환경 구축

 3D인쇄,번역기술도입고려

 음성인식검색환경제공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환경 구성



도서관 및 정보센터 기술 트렌드 분석

• 서비스 관련 트렌드와 단위과제

20

ID 추진과제명 과제설명

SR-6 모바일 서비스 강화 필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제공

SR-7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 제공

 짧은 읽기 지원과 원정보자원 유입

 이용자맞춤형서비스개발및지원

 데이터기반큐레이션서비스개발및지원

 디지털현실적용서비스개발(디지털콜렉션구축)

 익명기반서비스개발고려

SR-8 이용자 서비스 인프라 개선

 이용자 서비스 인프라의 모듈화 구성

 API중심의인프라개발

 개방형생태계데이터도입과서비스(데이터저장소)개발

SR-9 데이터 기반 이용자 서비스 강화

 다양한 데이터세트 검색 및 활용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서비스와시민참여서비스개발

 빅데이터분석서비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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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tGPT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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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바드' 오답 망신에…주가 7% 넘게 급락까지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cf23n-RvkUY


개요

• ChatGPT

– OpenAI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ChatGPT는 대형 언어 모델 GPT-3의 개선판인 GPT-

3.5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모두 사용해 파인 튜닝됨

– Chat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GPT)와 Chat의 합성어. ChatGPT는 2022년 11월 프로

토타입으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상세한 응답과 정교한 답변으로 인해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으

나 다만, 정보의 정확도는 중요한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ChatGPT는 '생성 AI(GAI)＇라고도 지칭함. ＇Generative＇가 뜻하는 건 결국 AI가 이용자 요청(프롬프트)에

의해 텍스트/오디오/비디오/이미지/코드 등의 형태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생성해) 준다는 의미

– AI 가운데 대화를 통해 창작을 도와주면서 결과물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GAI로 지칭함

23

Source: 위키백과. ChtGPT. https://ko.wikipedia.org/wiki/ChatGPT
The Core. [정보모음] ChatGPT…? https://thecore.media/chatgpt_info_reports/



생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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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주요 기술연혁(NIA)

25
Source: NIA IT&future strategy 보고서 <인공지능 주요 기술연혁>



대규모언어모델 LLM, Large Language Model

26

•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이란 대규모 데이

터 세트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텍스트와 다양한 콘텐츠를 인식하

고 요약, 번역, 예측, 생성할 수 있는 딥 러닝 알고리즘을 말함

• 2017년에 정의된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은 순차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는 신경망으로, LLM이 대두하는 계기가 되

었음

• 구글이 개발한 BERT(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양방향으로 해석해 만들

어낸 표현형)는 자연어 처리 벤치마크에서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에

힘입어 구글은 2019년에 자사의 검색 엔진에 BERT를 사용한다고 발

표

• 구글은 BERT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출시하며 여러 후속 제품군

들을 탄생시켰고, 이로써 보다 크고 보다 강력한 LLM을 구축하기 위

한 경쟁이 시작됨

• 2020년 오픈AI가 발표한 GPT-3가 1,750억개의 파라미터를 가졌었

는데, 2021년 딥마인드 고퍼(Gopher)가 2,800억 개, 국내의 네이버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도 2,400억 개 수준에 이름. 심지어

MS-엔비디아의 MT-NLG(Megatron-Turing Natural Language 

Generation Model)는 5,300억 개에 달하는 초대형 모델임



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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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 학습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정적인 환경

에서 진행되는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과 달리 불확실

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주어진 업무를 학습

–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주체(agent)가 현재의 상태를 관

찰하며 선택할 수 있는 행동(action) 중 최대의 보상

(reward)을 가져다주는 행동이 무엇인지 학습

•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 사람의 피드백(Human Feedback)을 통해 강화학습을

시킬 경우 인간적인 말투, 문화적인 요소 등을 반영할

– 수 있는데 ChatGPT는 RLHF를 적용함으로써 인간과 구

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 가능

Sourc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HE AI REPORT 2023-1] 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ChatGPT 활용 사례 및 전망
Hugging Face. Illustrating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 https://huggingface.co/blog/rlhf



활용 - 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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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작성, 창의적인 연구 제목 제안, 실험 결과의 논의, 연구 목차 작성, 향후 연구 아이디어 추천, 특정

주제에 대한 글 작성, 작성 내용에 대한 문법 교정, 번역 등 ChatGPT를 이용하여 연구 설계 단계부터 연

구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 수행 가능

※ 일리노이주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팀이 ChatGPT로 제작한 의학 연구 초록 50개를 발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결과 표절 검사기는 0%, AI 출력 탐지기는 66%, 과학자는 68% 비율로 생성된

초록을 발견

• 구글 Scholar 상에서 ChatGPT 관련 논문은 1,370개(2023.1.24. 기준)로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급

증 하는 추세이며, 이미 과학 분야 논문 작성에 ChatGPT가 활용되고 있음

Sourc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HE AI REPORT 2023-1] 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ChatGPT 활용 사례 및 전망



활용 - 학술연구

29

• 스페인 연구자들은 ChatGPT를 활용하여 신약개발

에서 AI의 역할을 다룬 논문을 작성해 논문 사전 공

개 사이트인 아카이브(arXiv)에 공개(2022.12.8.)

• 의학 논문 사전 공개사이트인 메드아카이드

(medRxiv)에는 ChatGPT가 공저자인 논문 공개

(2022.12.12.)

• 영국 맨체스터대 간호과의 시오반 오코너 교수는 국

제 학술지 발표 논문에 ChatGPT 공동 교신저자로

등재 (2022.12.16.)

• 사이언스와 네이처는 “ChatGPT를 포함해서 AI를

논문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함(2023.1.)

Sourc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HE AI REPORT 2023-1] 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ChatGPT 활용 사례 및 전망



활용 – 논문작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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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pt 

Source: Aster Zhao, 2022. Library of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AI write scholarly articles for us? – An exploratory 
journey with ChatGPT. https://library.hkust.edu.hk/sc/chatgpt-write-articles/

Write a short paragraph in 300 
words for an academic paper 
comparing the efficiency of 
different types of solar cells. 
Include citations and references 
in APA style.

https://www.canva.com/design/DAFUud9PJnY/watch


활용 – 논문작성(간접인용, Paraphr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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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s

• 원문을 다른 방식으로 기술
하는 테크닉이 아직은 기계
적인 수준(문장구조나 정보
의 순서를 바꾸기 보다는 단
어를 대체해서 표절로 인식
될 위험 존재)

•'재진술'은 원문 텍스트 전체
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기반
으로 연구자의 문맥과 문체
에 맞춰 재창조하는 작업이
나 아직 GPT-3 모델은 이와
같은 창의적인 글쓰기에는
취약한 편으로 보임

Source: Aster Zhao, 2022. Library of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AI write scholarly articles for us? – An exploratory 
journey with ChatGPT. https://library.hkust.edu.hk/sc/chatgpt-write-articles/



활용 – 논문작성(문법 및 오탈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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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문법 및 오탈자 교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결
과를 보여줌

•교정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준의 결과를 보여줄 뿐만 아
니라, 어색하게 쓰여진 문장
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재작성하는
결과도 우수함

Source: Aster Zhao, 2022. Library of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AI write scholarly articles for us? – An exploratory 
journey with ChatGPT. https://library.hkust.edu.hk/sc/chatgpt-write-articles/



활용 – ResearchGPT(https://github.com/mukulpatnaik/research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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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GPT - 오픈소스 LLM 기반 연

구 도우미

(https://researchgpt.ue.r.appspot.c

om) 

• 논문 PDF(링크 또는 파일)를 넣으면 텍스

트를 추출해서 분석한 뒤,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에 답변해줌

• 답변에 참고한 페이지 번호와 문장도 알려

줌

• 클론후 자신의 OpenAPI Key 를 입력하

여 사용 가능

https://github.com/mukulpatnaik/researchgpt
https://researchgpt.ue.r.appspot.com/
https://researchgpt.ue.r.appspot.com/


활용 – 프로그래밍

34

• 간단한 프로그램 코드 짜기, 주석 달기

• 코드상 오류 찾기(오타, 정의되지 않은 코

드 발견), 에러 코드에 대한 이유 확인, 에

러 코드 수정, 

• 프로그램 설치법 안내, 업데이트 방법 안

내 등 ChatGPT를 이용해 코드 작성, 코

드 오류 발견, 코드 수정 등 다양한 프로그

래밍 작업 수행 가능

Sourc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HE AI REPORT 2023-1] 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 ChatGPT 활용 사례 및 전망



활용 – 생성형 스토리텔링 Tome (https://beta.tom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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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슬라이드의 모

든 부분을 자동 생성

• 전체 내러티브 생성, 특정 내용에 대한 페이

지 추가, 특정 카피만 재작성

• 레이아웃 지정, 슬라이드 편집, 배경 비디오

첨부

• Dall-E2(인공지능 예술가)로 이미지 생성

https://tome.app/ai-library/the-ai-revolution-in-libraries-clepsdno302b14zqgwxrzxjk9?page=clepsemtd1sauuz8h8bqg72ax


활용 – GPT for Sheets and Docs

36



마무리하며

37

• 구글 검색엔진으로 인해 사서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

• 거스를 수 없는 기술의 진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서관 업무 및 정보서비스에 활용

할 수 있어야 할 것

• 연구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질 것

• 그런 관점에서 향후 AI(인공지능)리터러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오픈액세스로 공유되는 오픈메타데이터와 오픈아카이브는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LLM과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게도 매우 중대한 가능성을 부여할 것임

•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 표절, 허위정보에 대한 문제 등 제반 한계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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