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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도서관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의학사서 
교육프로그램 비교 및 분석 
-MLA 및 KMLA를 중심으로-

이혜영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Comparison and Analysis of Medical Librarian Training Programs 
for Medical Library User Services -Focusing on MLA and KMLA-

Hey-Young Rhee

Di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medical librarians’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domestic medical library user services. To this end, the role of medical librarians was investigated, 
and the education areas were itemized, and then the MLA in the US and the KMLA in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improvement points for medical librarian education programs in Korea are: 
First, expansion of certification programs that select various types of education programs, education areas, 
education contents, and specialized fields, collaboration programs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education 
programs that advocate the value of KMLA are required. Second, there is a need for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in the current educational areas, such as ‘research support service’ and ‘education/education 
design/consult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 and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for which there is no education at al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cede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the domestic medical librarian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education 
of various ‘information services in the field related to medicine’.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online 
education contents for librarians who have difficulty participating in face-to-face education. [J Korean Med 
Libr Assoc 2023;50(1,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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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학사서는 모든 사서의 일반적이면서 공통적인 역할

에 광범위하면서도 세분화된 의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기

반으로 주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제전문사서이다. 

이들은 다양한 자료와 도구 및 혁신적인 전략을 통하여 

연구 및 출판을 위한 중요한 정보에 액세스하고 이를 제

공함으로써 환자 치료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료 전문가, 교수진, 연구원, 학생 등의 연구 및 학

습을 돕고 프로젝트 참여 시 팀원의 일부로써 그들과 협

업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오늘날 의학사서의 기본적인 역할은 과거와 크게 다르

지 않지만, 환경과 시대의 변화 및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그 역할을 개발ㆍ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학사

서는 이용자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신뢰

감을 증진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정보환경 및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

학사서 및 도서관의 새로운 방향 및 역할 확대에 관한 몇

몇 국가 의학도서관(건강과학도서관 또는 보건과학도서

관. 이하 의학도서관. 국내에서는 여전히 ‘의학도서관’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의학도서관’으로 통칭하였다.)의 동향을 조사한 보고서

들이 있다[1-9]. 이러한 보고서들은 최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의학사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의료 환경 및 

시스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국가의 의학도

서관은 (보건)의료시스템, 보건과학교육(의학교육), 연구

관리, 정보과학 및 기술 분야의 급변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의학사서의 역할이 요구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립의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및 의학도서관협

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MLA)에서 이와 관련

하여 의학사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발표

하였으며[1], MLA에서는 의학사서의 역할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학도서관협회(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KMLA)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학사서의 이

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MLA의 그것과 

비교하면 교육프로그램 유형, 교육 영역, 교육 내용 등 전

반적인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학 분야의 세분화, 의학교육, 연구

관리, 정보과학 및 기술 분야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의

학사서의 역할 향상을 위하여 MLA와 KMLA가 제공하

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비교ㆍ분석하여 우리나라 의학

사서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

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의학사

서의 역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에 대

한 계획 및 실행 방안이나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의학사서라는 명칭에 대한 정리

가 필요하였다. 미국에서 ‘의학사서(medical librarians)’

라는 명칭은 건강(보건)과학사서(health sciences librarians), 

건강(보건)정보전문가(health information specialists), 

정보가(informaticists)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10] 주로 ‘건강(보건)정보전문가’를 사용[11]하고 있는

데 반해, KMLA에서는 ‘의학사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2].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국내에서 사용하

고 있는 용어인 ‘의학사서’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의학사서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

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및 최근 의학사서의 역할

과 전문직 협회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의학사서의 역할과 설정된 

교육 영역을 토대로 MLA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으

로, KMLA는 홈페이지 내용 및 해당 기관 간행물을 병행

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한 내용을 비교ㆍ분석하여 KMLA 교육프로그

램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2010∼

2022년까지의 정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기간을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의 교육프로

그램이면 한국과 미국의 의학도서관 전문 단체의 교육 동

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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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COVID-19 기간의 교육 내용, 형식 등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MLA 및 KMLA 홈페이

지 사이트의 조사 기간은 2023년 3월 20일∼4월15일이

다. 

MLA는 1898년 설립된 미국의 의학도서관 및 의학사

서를 대표하는 협회이다. 현재 400개 이상의 기관과 약 

3,000명의 건강정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비영

리 교육 기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의료, 교육 및 연구를 

향상하기 위해 건강과학도서관(의학사서를 건강[보건]과

학사서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의학도서관도 건강[보

건]과학도서관으로 부르고 있음) 및 정보전문가의 전문적

인 실습 및 리더십의 우수성을 육성해 오고 있다[11]. 그 

역사 및 역할, 활동 등으로 보았을 때 KMLA에서 벤치마

킹하거나 개선점으로 도입할 점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MLA를 KMLA의 비교ㆍ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의학사서 및 전문직협회 역할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여기에서는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한 의학사서 및 전문직협회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1. 의학 관련 분야 정보서비스

의료정보학[13,14], 분자생물학 및 생물정보학[15,16], 

유전체학(genomics),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생물학, 

화학 및 컴퓨터 과학에 대한 정보[17], 그리고 생의학

[13]을 의학 관련 분야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료

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환자의 심리학 및 사회학적 정보도 필요하다[16].

2. 임베디드 사서(embedded librarian)

임베디드 사서는 ‘파견사서’라고도 불렸으며 1970년대

에는 수업 과정에 따라 교수와 함께 강의하는 사서를 지

칭하였으나 최근에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비 

개발 및 작성, 문헌탐색, 리뷰(저술), 참고문헌 작성을 하

는 사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18].

의학사서의 중요한 역할로 증거기반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 [19], 체계적 문헌고찰(Sys-

tematic Review, SR) [15,20,21] 서비스, 연구ㆍ저술ㆍ

출판 서비스[17,22] 그리고 연구비 개발 및 작성[23]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증거기반실습(Evidence-Based Practice, 

EBP) 역시 의학 관련 분야의 학생, 의료진, 연구원들의 

수업, 연구 활동에 의학사서가 참여하여 의학사서의 지적 

역량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임베디드 

사서 역할로 볼 수 있다. EBP는 현재 업무의 향상을 위하

여 과학적이며 최신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를 업무에 적

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무자의 지적 역량을 말한다

[24]. EBM, EBP와 SR 역시 사서의 참여ㆍ상담ㆍ협업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2,25].

3. 임상사서(clinical librarian)

임상사서는 의료진과 함께 환자 진료 환경에 배치되어 

회진에 참석하면서 의료진이 요구하는 질의를 기록한 후 

도서관에 돌아가서 답변을 찾아 관련 자료를 요약하여 의

료진에게 전달함으로써 진료에 대한 의료진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26-28].

Giuse 등 [29]은 2005년에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임상사서 프로그램을 수행 및 평가하였

는데 여기서 임상사서는 회진 시 EBM 문헌을 종합하여 

질문에 답하면서 외래환자를 지원하였다. 또한 호주의 한 

병원에서는 임상사서가 병동 회진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내과, 호흡기 내과, 수면장애 회의에 참여하였다. 서비스 

평가에 따르면 의료진이 임상사서 서비스를 활용하였고 

이 서비스는 임상교육, 임상의학 의사결정, 그리고 임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30]. Heimlich 

[31]는 의학사서의 새로운 역할로, 그리고 Lappa [32]는 

증거기반의학에서 사서의 역할을 확장하여 임상사서 역

할을 수행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4.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Consumer Health 

Information, CHI)

대중ㆍ환자ㆍ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서비스

이다[28].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

지면서 의학사서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휴스턴의 텍사

스 메디컬센터 도서관은 소비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실

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건강정보를 요구하

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지역 사회에 더욱 가까

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확장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모임 및 



J Korean Med Libr Assoc 2023:50(1,2):19-38

22

건강 박람회 등에 의학사서가 직접 방문하여 소비자건강

정보서비스 팸플릿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건강

정보서비스는 소비자 건강정보를 환자기록에 연결하여 

환자를 위한 적합 정보를 치료에 제공하고 있다[33].

5. 교육ㆍ교육설계ㆍ상담

의학사서의 역할 중 교육사서로서의 역할이나 교육 서

비스 제공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27, 

34]. 의학 커리큘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교수ㆍ학습 

및 교수 방법 중 하나가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의학사서

의 역할로 제시하였다[35-37]. 의학사서의 커리큘럼 개

발 참여 및 강의[31,38,39]는 의학사서의 전문성을 확인

시키며 이용자와의 소통의 기회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

다. 의학사서의 가장 일반적인 이용자 교육은 건강정보리

터러시ㆍ정보활용능력 교육으로 주로 학부 및 대학원생

이 대상이지만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공공도서관 사서 

그리고 소비자 대상의 건강정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도 제기되고 있다[16,40].

이외에 의학사서의 교육 관련 역할로 정신건강능력

(mental health literacy) [41], 독서를 통한 읽기 교육

[42]을 제시하고 있다. 독서를 통한 읽기 교육은 Univer-

sity of Florida Honors Program이 대표적인데, 이는 의

학사서가 기존에 적용했던 동일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

로그램이 아닌 여러 개의 작은 섹션에 해당하는 도서를 

읽게 하여 읽기 교육을 개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학생

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43]. 

또한 데이터관리 교육을 제시한 연구[44,45]는 연구자들

이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관리 계획을 세우고, 연구

주기 전반에 걸쳐 그 계획을 수행하여 데이터 가용성, 보

존 및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데이터관리 계획,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검색 및 재사용, 데이터공유, 보존 및 접근

성을 보장하는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의미한다[33,46]. 

2011년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모든 연구비 제안서에 데이터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발

표하였으며[47], 이러한 이유로 의학사서의 이용자 대상 

데이터관리 교육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상의(clinician) 상담 및 교육[48], 신기술 

교육 설계[49,50]를 의학사서 역할로 제시한 연구도 있다.

6. 연구지원서비스

데이터관리에 대하여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대학도서

관(University of North Carolina Libraries)에서는 10개

의 분관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데이터 관리위원회를 조

직했으며[51], 라마사우터도서관(Lamar Soutter Library)

의 연구 및 학술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사서들은 연구자들

의 데이터관리 자원으로의 접근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 가이드를 개발하였다[52]. 또한 Creamer 등[53]은 

‘데이터관리’ 사서라고는 명명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자들

과의 면담을 통한 데이터 수요 평가, 데이터관리 계획을 

위한 연구자들과의 협력, 데이터활용능력 교육, 그리고 

출판된 문헌에서 데이터 셋에 접근했던 20여 명의 사서

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Koenig 

등[13]과 Surkis와 Read [46]의 연구에서도 데이터관리

가 의학사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의학사서의 역할로 연구데이터관리도 제시하고 있다

[31]. Bernard Becker Medical Library에서는 ‘생물의학 

연구 영향의 증거 지표를 찾기 위한 연구 성과 및 활동의 

확산 추적’ 프레임워크(지식의 발전, 임상 시행, 지역 사

회 혜택, 경제적 혜택, 법률 및 정책 제정과 같은 ‘영향 

지표’를 설명)를 개발하였다[54]. 데이터관리, 연구데이

터관리 역할들을 연구지원서비스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는데[55-58], 본 연구에서도 이를 연구지

원서비스 영역에 포함하였다.

7. 기술서비스

웹 사이트 개발[34], e-러닝 제공 및 관리[27], 네트워

크 학습자 지원에 필요한 기술서비스[59] 등을 의학사서 

역할로 제시하였다. 

8. 재난정보서비스

의학사서의 재난정보서비스는 2005년 8월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한 이후 의학사서의 재해 대비 

기여를 통해 알 수 있다. 재해 지역 중 한 곳(배턴루지)의 

이동주택에 설치된 임시 현장에서 사서들은 보건의료인

력과 함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재난의 여러 

단계에 해당하는 참고서비스를 제공하였다[15]. 또한 조

지 워싱턴 의과대학과 COVID-19 사고 관리팀에서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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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와 의학사서로 팀을 구성하고 COVID-19 팬데믹 대

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병원 환자와 응급실 직원에게 배포ㆍ보관하도록 하였다

[60,61].

9. 정보검색

정보검색은 모든 사서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의학사서 

역할 역시 정보검색[16], 전문가검색[27] 그리고 문헌검

색[62] 등을 제시하였다.

10. 기타 

이외에도 의학사서의 역할로 공간계획[31], 장서개발

[17,39], 환자도서관 서비스[62], 전자건강정보관리[31, 

63] 등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11. 전문직협회 역할 

전문직협회 역할로는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들 수 

있다. 관련 연구로는 단순하게 의학사서 교육[64]과 전문

성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한 연구[64,65]도 있지만 실무ㆍ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

[16,66]와 특별히 의학사서로서 의과대학의 기초 의학과

목 수업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연구[67]도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하면 의학사서는 의학 관

련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학 관련 이용자ㆍ의료진ㆍ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보조하거나 팀원이 되어 연구를 수

행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비자건강정보서비

스를 제공하며 교육, 재난정보서비스, 기술서비스 그리고 

아웃리치서비스, 정보검색 등이 의학사서의 역할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각종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MLA 및 KMLA 교육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선행연구에서 기술한 의학사서 역할 및 전문직협회 역

할은 다수의 연구에서 기술된 만큼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이에 MLA 및 KMLA 교육프로그램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기술한 의학사서 역할 및 전문직협회 역할

을 모두 교육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교육 영역을 

토대로 최근 12년간(2010년∼2022년)의 MLA 및 KMLA

에서 시행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학사서 교육프

로그램을 조사ㆍ분석하였다. 본 기간으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10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이면 한국과 미국의 의학

도서관 전문단체의 교육 동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2020년 COVID-19 기간의 교

육 내용, 형식 등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MLA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KMLA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 문헌[68]을 참

고하였다.

1. MLA 교육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MLA는 의학사서 교육프로그램을 MEDLIB-ED에서 

제공하고 있다. MEDLIB-ED는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으로 회원들이 온라인 자체 평가 도구를 통해 전문 지식

을 평가하여 개인별 전문성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

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

다. 

○ 연례회의(Annual Meeting):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CE) 제공

○ Live Webinars & Recorded Webinars

○ 자기주도 과정(Self-Paced Courses)

○ 강사지도 과정(Instructor-Led Courses) 

○ DEIA 과정(Diversity, Equity, Inclusivity, Accessi-

bility) [69]

○ NNLM-NLM (National Network of Libraries of 

Medicine-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인증 교육프로그램: 4개 전문 분야로 구성

▪ 소비자건강정보 전문화(Consumer Health Infor-

mation Specialization, CHIS): 일반 대중ㆍ환

자ㆍ가족에게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하는 의학사서에게 기본 및 고급 교육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 데이터서비스 전문화(Data Services Speciali-

zation, DDS): 과학 연구가 점점 데이터 중심이 

됨에 따라 도서관은 데이터서비스를 확장함으

로써 의학사서의 데이터서비스 지원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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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연구 및 정보검색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 재난정보 전문화(Disaster Information Speciali-

zation, DIS): 재난 대비 및 대응 작업을 위해 

정보에 의존하는 의학사서에게 교육 및 (수료)

인정을 제공하고 있다. MLA와 NLM이 개발한 

이 전문화 과정은 전문가들이 정보에 액세스ㆍ

이용ㆍ관리하여 기관과 지역 사회가 비상사태

와 재난에 대비ㆍ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후 MLA는 NNLM 

재해 관련 서비스를 보완한 두 가지 핵심 주문

형 과정이 포함된 사서 재해 대비, 대응 및 복구 

프로그램 지원, 재해 건강정보 출처, 정보전문

가를 위한 재난, 비상관리, 재난 시 의학도서관

이 지역 사회에 협력한 사례, 재해관리의 정보 

역할, 공중보건 응급상황 및 유행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 체계적 문헌고찰서비스 전문화(Systematic Re-

view Services Specialization, SRSS): 의학사서

가 SR팀의 일원으로 참여ㆍ조언하여 정보를 제

공하는 역할로 Level I SRSS 자격증을 습득하

여 고급문헌검색 기술과 SR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공동 연구자로서 SR 프로젝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

하고 있다.

MLA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 유형, 교육 

내용(의학사서 역할), 교육 영역 그리고 세부 운영 내용으

로 구분하여 표 1을 작성하였다. 

표 1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

교육프로그램 유형은 ‘연례회의’부터 ‘인증 교육프로그

램’까지 총 7가지 유형과 인증 프로그램에 4가지 교육과

정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 영역 중 

‘강사지도과정’과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

든 교육 영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의학사서의 교육 기회가 다양하며 유사한 교육 내용도 

있으므로 반복 학습을 통해 의학사서의 지식 습득 및 역

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비자

건강정보 전문화, 데이터서비스 전문화, 재난정보 전문

화, 체계적 문헌고찰서비스 전문화를 전문 분야로 지정하

여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I, II 단계

로 수준을 구분하여 전문성 획득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그 역

할이 다른 역할 이상으로 의학사서에게는 중요한 역할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NLM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 내용의 다양성 및 네

트워크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교육 내용 및 영역

교육 내용 및 영역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학 관련 분야 

정보서비스’가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

학사서가 습득해야 할 지식ㆍ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ㆍ교육설계ㆍ상담’ 교육 영역

에 있어서 TBL, PBL 관련 교육 내용은 제공하고 있다. 

‘기타’ 교육 영역에서는 공간, 전자건강기록, 전자컬렉션

개발(장서개발), 저작권, 아웃리치서비스, 농촌건강정보 

관련한 일반적인 건강정보서비스, 환자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건강(연례

회의, DEIA 과정), 환자서비스(연례회의), 다문화건강정

보ㆍ고령자서비스(DEIA 과정) 관련 내용을 다룸으로써 

MLA의 다양성ㆍ형평성ㆍ포용성의 가치를 교육프로그

램에 적용하고 있다. 의학사서의 환자서비스 역할은 다수 

논문에서도 기술되어 있다[70-73].

3) 연례회의 CE 과정 불참자를 위하여 e-learning으로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4) 대부분 교육프로그램이 의학사서, 보건정보전문가, 

간호사, 의료 관련 직종인 등 수강 대상자를 제시하고 있

다.

5) 교육프로그램마다 CE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학점

을 부여하는 것은 의학사서의 교육 수강 의무감 및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6) 7개 교육프로그램 유형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영

역은 ‘임베디드 사서(7)’, ‘기타(7)’, ‘연구지원서비스(6)’, 

‘교육ㆍ교육설계ㆍ상담(5)’, ‘재난정보(5)’, ‘의학 관련 분

야 정보서비스(4)’,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4)’, ‘기술서

비스(3)’, ‘정보검색(3)’, ‘임상사서(1)’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괄호 안의 숫자는 교육 영역을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유형 개수). 인증 교육프로그램의 전문 분야에 

속하는 ‘소비자건강정보 전문화(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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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서비스 전문화(연구지원서비스)’, ‘재난정보 전문

화(재난정보서비스)’, ‘체계적 문헌고찰 서비스 전문화(임

베디드 사서)’ 등은 다수 프로그램 유형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4가지 전문 분야가 의학사서의 중요

한 역할임을 알 수 있으며 의학사서는 전문 분야 인증 획

득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향상할 기회가 될 것이다. ‘임

상사서’ 교육이 많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학사서가 ‘임상사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MLA

에서도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KMLA 교육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KMLA에서는 의학용어강좌, MeSH강좌, 워크숍, 추

계학술대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회

당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여하는 점수는 프로

그램별로 차이가 있는데, ‘의학용어강좌’와 ‘MeSH강좌’

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관련 프로그램을 이

수하여 이용자 서비스에 적용하는 의학사서의 역할을 상

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히 ‘계속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학용어강좌’와 ‘MeSH강좌’를 매년 제공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이 강좌를 계속교육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MLA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제

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학용어강좌’ 및 ‘MeSH강좌’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의학용어강좌’와 ‘MeSH강좌’를 계속교육 개념

으로 제공하고 있다. KMLA에서 특별히 ‘계속교

육’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본 교육은 

매년 꾸준히 제공되고 있다. 

○ ‘의학용어강좌’와 ‘MeSH강좌’ 모두 기본적인 교

육 참여 횟수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수료증 및 의

학사서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 ‘의학용어강좌’

▪ 의학사서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항목 중 하나인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 프로그램 유형 중 가장 

높은 이수 점수인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 초ㆍ중급으로 교육 내용의 수준을 구분하고 있

고 이수 시 수료증도 발급하고 있지만 교육 수

준별 수료증 획득의 여부가 상위 교육프로그램

을 수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교육 구성의 연계성이 미흡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지만, 

COVID-19 이후부터는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회의)으로 제공하고 있다. 

○ ‘MeSH강좌’

▪ 초ㆍ중ㆍ고급으로 수준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수준별 수료증은 상위 수준 교육프로그

램 수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울러 중ㆍ고급 교육에서는 교육 참석 외에 

Homework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 수료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달리 의학사서, 간호사, 의

사 등을 수강 대상자로 하고 있다.

▪ ‘MeSH강좌’는 간혹 KMLA와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의과학지식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KMLA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도 질병관리본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워크숍과 추계학술대회의 운영과 다양한 주제 발표

를 통한 교육 제공 

교육프로그램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통하여 빈번한 이용자 서비스, 

최근 이슈 및 연구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 및 내용의 연계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다

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사서의 서비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의학 관련 분야 정보서비스 ‘의학 관련 분야 정보서

비스’에 관한 교육 내용과 영역의 측면에서는 임상의학, 

생물의학 분야 정도의 교육과 신체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담은 ‘의학사서를 위한 Mini-Med School’ 교육을 제공

하고 있다. 관련 영역은 국내 여건상 자세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의학사서(의료

진 이외 건강정보분야 종사자)가 일반 도서관 및 정보과

학 프로그램 이외의 전문교육을 받는 것에 제한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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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74].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학사서 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임상사서’ 영역에서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이 분야의 의학사서 역할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학도서

관에서 일반 이용자 대상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도서

관, 의학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아웃리치서비스를 

제안한다.

‘교육ㆍ교육설계ㆍ상담’ 영역의 교육 제공이 매우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건강정보리터러시ㆍ정보활용능력 교육 내용 및 의

과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수법인 PBL 관련 교육 내용

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

영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지원서비스’ 교육 영역에서는 원고작성 및 편집 

서비스, 연구윤리(저작권, 표절), 연구업적관리에 관한 내

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원고작성 및 편집 서비

스는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2016년부터 Manu-

script Editor 자격증 시험을 시행함에 따라 KMLA에서 

교육과정을 초ㆍ중급으로 구성하여 단계별 교육을 제공

하고 있다. ‘데이터관리’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재난정보

서비스’ 영역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75]. 이는 COVID-19 이후 재난정보서비스에 대

한 요구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관련 교

육프로그램을 우선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기타’ 영역에서는 의학용어 교육을 가장 많이 제공하

고 있으며 빅데이터, 공간ㆍ건축, 환자도서관, VR서비스 

그리고 MLA와 일본의학도서관협회(Jap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MLA) 사례 제시를 통해 국외 의학도서관 

동향 및 의학사서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의학도서관에서 환자도서관에 관심

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4) 5개 교육프로그램 유형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영

역은 ‘기타(4)’, ‘정보검색(3)’, ‘의학 관련 분야 정보서비

스(2)’, ‘임베디드 사서(2)’, ‘연구지원서비스(2)’, ‘기술서

비스(2)’, ‘임상사서(1)’, ‘교육ㆍ교육설계ㆍ상담(1)’ 순으

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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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LA 및 KMLA 교육프로그램 비교·분석

MLA KMLA

교육프로그램 유형 ㆍ매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ㆍ온라인으로 자기주도과정 제공

ㆍMLA의 비전가치를 표방하는 교육과정인 DEIA 과정 제공 

ㆍ협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ㆍ인증교육프로그램 실시

ㆍMLA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성 부족

ㆍ워크숍, 추계학술대회는 일회성 교육 제공

ㆍ의학용어 교육을 인증교육프로그램 형식으로 실시

교육 

내용 

및 

영역

교육 영역 ㆍ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 영역 모두 제공 ㆍ‘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재난정보서비스’ 영역은 전무

교육 내용 ㆍ임상ㆍ유전자ㆍ생의학ㆍ수의학ㆍ생물(정)보학ㆍ유전(의)학 

정보 등 다양한 의학 관련 분야 정보 제공

ㆍ‘교육ㆍ교육설계ㆍ상담’ 교육 내용은 이용자 교육설계, 
건강정보리터러시, 정보활용능력, PBL교육, 플립러닝교육, 
커리큘럼 관련 교육 진행

ㆍ‘연구지원서비스’ 영역의 교육 내용: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

ㆍ임상의학, 생물의학에 한하여 의학 관련 분야 정보 

제공

ㆍ‘연구지원서비스’ 영역의 교육 내용: 
연구업적데이터관리, 표절, 원고편집 등 제공

ㆍ‘임베디드 사서’ 영역의 교육 내용: MLA와 KMLA 모두 유사하게 SR, EBM, EBP를 중심으로 교육 제공

기타 ㆍ대면으로 진행되는 ‘연례회의’에서 CE 과정 불참자를 위한 

e-learning 교육 제공

ㆍ대면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교육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음

ㆍMLA 및 KMLA 모두 학점 및 의학사서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ㆍMLA 및 KMLA 모두 도서관 공간ㆍ건축에 대한 교육 제공

3. MLA 및 KMLA 교육프로그램 비교ㆍ분석

이상 각 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ㆍ분석한 내용을 

비교ㆍ분석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상기 표 3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프로그램 유형

○ KMLA에서 제공하는 워크숍, 추계학술대회에서

는 특정 분야에 관한 집중적 교육이 아닌 일회성 

교육을 제공하므로 상대적으로 교육의 연속성 확

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MLA에서는 ‘자기주도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함

으로써 반복적 학습이 가능하다. KMLA에서도 온

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의학사서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지식 획득을 통해 서비스 역량을 강

화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MLA에서는 MLA의 비전ㆍ가치를 표방하는 교

육과정인 DEIA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MLA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MLA 역시 전문협

회로써의 KMLA 비전ㆍ가치를 제시한 교육과정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전ㆍ가치의 수립 및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 MLA에서는 협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KMLA에서도 협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차원에서도 국립의

과학지식센터 등과 같은 관련 기관과의 협업 교육 

제공의 활성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MLA에서는 의학사서에게 핵심 및 이슈가 되는 

역할에 관하여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문 분야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MLA에서는 의학용어 교육을 인증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

하게 확장하여 글로벌 시대 의학사서의 핵심 역할

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의 전문성과 교육의 연

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2) 교육 내용 및 영역

○ 다양한 교육 영역 제공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 영역에 대해 MLA는 모두 제

공하고 있는 반면에 KLA에서는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재난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의 제공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MLA에서는 특히 ‘의학 관련 분야 정보서비

스’, ‘임베디드 사서’,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교육ㆍ교

육설계ㆍ상담’, ‘연구지원서비스’, ‘재난정보서비스’ 등의 

교육 영역은 다양한 유형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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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학사서 역할로

써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다양한 교육 내용 제공 

MLA에서는 임상ㆍ유전자ㆍ생의학ㆍ수의학ㆍ생물(정)

보학ㆍ유전(의)학 정보 등 다양한 의학 관련 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KMLA에서는 임상의학, 생물의학

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사서가 습

득해야 할 지식ㆍ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학 관련 분야의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국내 의학사서 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규정 제정이 

우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MLA에서 ‘교육ㆍ교육설계ㆍ상담’ 교육 내용은 이용

자 교육설계, 건강정보리터러시, 정보활용능력, PBL교육, 

플립러닝교육 그리고 커리큘럼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

다. 의학사서가 커리큘럼 과정에 참여하면 이용자의 의학

사서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며 이러한 결

과는 의학사서에게 의학사서점수를 부여하는 것 이상으

로 교육받고자 하는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지원서비스’ 영역의 교육 내용은 MLA에서는 데

이터 큐레이션, 데이터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KMLA에서는 연구업적데이터관리, 표절, 원고편집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베디드 사서’ 영역의 교육 내용은 

MLA와 KMLA 모두 유사하게 SR, EBM, EBP를 중심으

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의학 분야에서는 이러

한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연구자

를 지원하는 의학사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로 이

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

로 국내 의학도서관에서 의학사서가 임베디드 사서로서

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3) 기타

○ MLA에서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연례회의’에서 

CE 과정 불참자를 위한 e-learning 교육을 제공하

고 있다. 반면 KMLA에서는 대면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한 온라인 교육을 별도로 제공

하지는 않는다. 

○ MLA 및 KMLA 모두 학점 및 의학사서점수를 부

여하고 있다. 점수 부여는 교육 수강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 MLA 및 KMLA 모두 도서관 공간ㆍ건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타 관종에서는 도서관 건

축 및 환경구축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동향에 

영향을 받아 의학도서관도 도서관의 공간 구성이

나 환경 구축 등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학사서의 정보서비스 역

량 강화를 위하여 해당 전문단체인 MLA 및 KMLA 교육

프로그램 비교ㆍ분석을 토대로 KMLA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

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유형 및 교육 영역 그리고 

교육 내용과 전문 분야를 선정한 인증 교육프로그램, 관

련 기관(국립의과학지식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의학사서 교육의 

체계성, 연속성,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워크숍, 추계학술대회와 같은 일회성 교

육프로그램이 아닌 ‘의학용어강좌’, ‘MeSH강좌’와 같이 

집중적이고 연속성이 담보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

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이슈를 교

육프로그램으로 설계할 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학사서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인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

영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교육 영역과 각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에서도 개선이 요

구된다. 협업을 통한 교육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

능하며 KMLA의 네트워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의학사서의 네트워크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KMLA의 가치를 표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전문협회로써 갖추어

야 할 가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의

학사서에게 제공함으로써 KMLA를 홍보하고 의학사서

가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지원서비스’ 교육 영역의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관리와 ‘교육ㆍ교육설계ㆍ상담’과 같은 의학사서

의 핵심 교육 영역의 교육 내용을 PBL교육, 커리큘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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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등으로 다양하게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학도서

관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를 위한 ‘소비자건강정보서비

스’, COVID-19 이후 여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정보서비스’ 교육 영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역시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의학 관련 분야 정보서비스’를 위

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의학사서 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규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면교육 불참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내용 제공

의 확대가 요구된다. 온라인 교육 시 교육 내용만 제공하

고 의학사서점수 부여에는 차등을 두거나 점수를 부여하

지 않는 방법 등의 세부 운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MLA 및 KMLA 모두 COVID-19 이후 교육방식 제공

에 있어 오프라인, 온라인, 블렌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함으로써 교육방식 제공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전문직협회 역할로 선정한 ‘교육 및 전문성 개발’ 관련

하여 두 협회 모두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형

식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KMLA

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단계적으

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의학사서를 위한 KMLA 교육프로그램 

유형, 영역, 내용의 다양화 개발에 참고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KMLA의 전문협회로써의 위상도 향상될 것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의학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을 다룬 후속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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