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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도서관 사서의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도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송백화⋅박수정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Analyzing Influencing Factors in Medical Library Librarians’ 
Intentions to Adopt Generative AI Chatbot Services: A Focus on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Baekhwa Song, Soojung Park

Yonsei University Medical Library, Seoul, Korea

With the advent of generative AI, generative AI services are being developed and introduced in various 
industries.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understand librarians’ perception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librarians’ intent to provide a generative AI chatbot service in the medical library. Based on the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actors and research models were designed. A survey was conducted on 
librarians working in the medical library from September 4th to 17th, 2023, and a total of 6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following Baron and 
Kenny’s method were performed on these response results using the SPSS program. Eight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recognition and convenience directly affect the intention to provide a generative AI 
chatbot service, and the perceived ease of use had no mediating effect. However, the perceived usefulnes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two fa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itive perception of medical 
librarian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roviding generative AI chatbot service to users. Additionally, 
medical library librarians recognized that the convenience of the generative AI chatbot service could be 
applied usefully to users. [J Korean Med Libr Assoc 2023;50(1,2):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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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2년 11월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등이 설립한 인

공지능 연구소인 Open AI사에서 개발한 Chat GPT는 가

장 빠른 속도로 이용자 1억 명을 달성할 만큼 많은 대중

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받았다. 이러한 Chat GPT는 대규

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로 방대한 데이터

를 기반으로 패턴과 규칙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다. 

Google의 Bard (2023), NAVER의 HyperCLOVA 

(2023) 등 많은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생성형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Grand 

View Research (2023)에 따르면, 2020년 21억 달러에 

불과했던 AI 관련 시장은 2022년 101억 달러를 돌파하

고, 2030년까지 1,093억 달러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 또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초거대 AI 관련 기술 특허 출원이 최근 5년 동안 89.7%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2].

그러나 도서관, 특히 국내 도서관 산업에서는 아직까지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과 연구가 미비하다. 그것마저도 

인공지능에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인공

지능을 이용한 도서관 서비스, AI 리터러시 교육 및 AI 

교육, 사서 인식에 대해서 연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의

학도서관협회 소속 사서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반 서

비스 도입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도서관 서비스 중 챗봇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에 비해 생성형 AI 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생성형 AI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보

기술이므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를 설

계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인공지능 관련 선행연구 

Kim [3]은 북미도서관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국내 사서 및 IT 실무자에게 인공지능 적용에 대

한 이해 및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북미 IT 전문가

들은 도서관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동 메타데이터 생

성 및 통합적인 자료 검색 도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개인화, 성과 모니터링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Kim [3]은 이러한 시스템

이 국내의 도서관에서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사서의 역할이 기존의 정보 수집 및 가공에

서 보안과 데이터 축적 및 사용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로 

변화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사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Kwak과 Noh [4]는 인공지능에 대한 최신 국가별, 기

술별 동향과 현황을 분석하고,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챗봇, AI 도서 추천 서비스)를 분석

하여 도서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서관 참고정보서비스가 사서 참여형에서 인공지능 기

반의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과 AI 맞춤 추천 서비스 등의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하는 서비스로 변화해야 하고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심층 질의응답, 자동 통역, 맞춤형 서비

스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Min과 Kwak [5]은 인공지능 기반 도서관 챗봇 서비스

의 개발이 비용 등의 이유로 아직 초기 도입 단계임을 주

장하면서 현황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이용자 챗봇 서

비스의 기능 개선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고정보 서

비스, 도서 추천 등의 더 발전된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Jang과 Nam [6]은 국내 대학도서관에서의 AI 리터러

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별 AI 리터러시 

가이드라인과 대학도서관에서 진행한 AI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기관에서 

AI와 생성형 AI 리터러시 가이드라인이 대학교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절반 이상의 응

답자가 자신의 교육 과정에 AI 리터러시 교육 및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고 덧붙였다.

Kim 등[7]은 국내외 Chat GPT의 관한 연구가 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기 때문에 직접 활용하는 사

서의 인식이나 요구를 살펴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학

교도서관의 사서 교사를 중심으로 Chat GPT 도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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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학교

도서관 사서들은 Chat GPT에 대해 학교 교육에 보조도

구, 개인 맞춤형 활용 도구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으나, 저작권,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다고 도출하였다. 따라서 도입을 위해 적절한 외부 지원, 

생성형 AI에 대한 사서 연수 및 교육 사례의 제공이 필요

하며 Chat GPT가 지닌 저작권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

해 내는 인공지능이다[8].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인공지능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큰 반향을 일

으켰다. 이는 특정 프로그래밍어가 아닌 자연어를 활용하

여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Chat GPT의 장점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9]. 또, 

Chat GPT는 사용자와의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여 응답을 

해주는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인간

처럼 답을 해주는 ‘대화’가 가능하다[10]. 이처럼 원하는 

결과물을 직관적이고 빠르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생성

형 AI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

2) 도서관 챗봇 서비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 사람의 질

의에 응답하거나,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소프트웨어이다. 챗봇은 시간적 제한 없이 언제든

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서관 이용 

방법, 위치 등 간단한 이용자 질의 응답에 대응하여 사서

의 단순한 참고서비스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어, 많은 도

서관에서 챗봇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5]. 

생성형 AI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맥락적인 의

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형 AI 기반의 도서관 챗

봇 서비스는 사용자 질의를 파악하는 데 기존의 챗봇 서

비스보다 유용하다. 또,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보고

서, 논문 설계 등의 가이드라인을 생성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 이용자의 대출 내역, 이전 질의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한계들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수용 의도

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Davis [11]가 제시한 모델이다. 

이는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을 바탕으로,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인

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두 가지의 요인을 통

해 사용자의 수용 의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지된 용

이성은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수월할 것

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인지된 유용성은 새로운 기

술을 사용하면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두 가지 요인에 그쳤던 초

기의 TAM은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외부 요인을 추가하며 확장된 기술수용

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ETAM)로 발전

하였다[12]. ETAM을 통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수

용할 때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지된 용이성

과 인지된 유용성은 다시 수용 의도를 결정하게 된다. 

ETAM에 주로 채택되는 외부요인으로는 자기 효능감, 혁

신성, 정보 품질 등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생

성형 AI를 챗봇 서비스에 도입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밝히는 것에 있다. 이에 서비스 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요인을 Ahn과 Oh [13]의 연구를 참고하여 크

게 세 가지로 개인적 요인, 기술적 요인,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외부요인 채택에는 도서관 AI 챗봇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기존의 기술수용모델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외부요인의 각 요소는 표 1과 같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성하였다[11,13-20].

그리고 표 2와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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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부요인의 조작적 정의

요인 항목 정의 선행연구

개인적 요인 자기효능감 어떤 기술이나 정보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정도 Bandura [14]
Davis [11]
김성훈[15]

인식 도서관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긍정적인 인식 정도 정준구[16]
안은지[13]

기술적 요인 편리성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정도 Brown [17]
유은정[18]

정보품질 제공되는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적절성, 신뢰성에 대한 정도 Delone [19]
김성훈[15]

조직적 요인 교육지원 AI 기술에 대한 조직의 교육 지원 정도 Igbaria [20]
안은지[13]

인력지원 AI 챗봇 서비스 시행을 위한 조직의 인력 지원 정도 Igbaria [20]
안은지[13]

표 2. 연구가설

연구가설

연구가설A A-1 개인적 요인의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용이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2 개인적 요인의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유용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3 개인적 요인의 자기효능감은 제공 의도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4 인지된 용이성은 자기효능감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A-5 인지된 유용성은 자기효능감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B B-1 개인적 요인의 인식은 인지된 용이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2 개인적 요인의 인식은 인지된 유용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3 개인적 요인의 인식은 제공 의도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4 인지된 용이성은 인식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B-5 인지된 유용성은 인식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C C-1 기술적 요인의 편리성은 인지된 용이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C-2 기술적 요인의 편리성은 인지된 유용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C-3 기술적 요인의 편리성은 제공 의도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C-4 인지된 용이성은 편리성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C-5 인지된 유용성은 편리성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D D-1 기술적 요인의 정보품질은 인지된 용의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D-2 기술적 요인의 정보품질은 인지된 유용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D-3 기술적 요인의 정보품질은 제공 의도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D-4 인지된 용이성은 정보품질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D-5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품질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E E-1 조직적 요인의 교육지원은 인지된 용이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2 조직적 요인의 교육지원은 인지된 유용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3 조직적 요인의 교육지원은 제공 의도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4 인지된 용이성은 교육지원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E-5 인지된 유용성은 교육지원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F F-1 조직적 요인의 인력지원은 인지된 용이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2 조직적 요인의 인력지원은 인지된 유용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3 조직적 요인의 인력지원은 제공 의도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4 인지된 용이성은 인력지원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F-5 인지된 유용성은 인력지원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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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그림 2. 응답자의 도서관 근무 경력.

2. 연구 방법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표 

1의 기술수용모델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각 문항별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5개 문항), 인식

(5개 문항), 편리성(4개 문항), 정보품질(4개 문항), 교육

지원(5개 문항), 인력 지원(3개 문항), 인지된 유용성(4개 

문항), 인지된 용이성(5개 문항), 제공 의도(4개 문항)로 

총 3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의학도서관 사

서들의 AI 챗봇 서비스의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3개의 개방형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조사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설문 참여

를 위해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협조를 받아 답변을 수집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2023년 9월 4일부

터 9월 17일 2주간 진행되었으며, 158개 기관 452명의 

의학도서관협회원에게 배포하여 64개의 설문지를 회수, 

14%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 응답은 통계 분석 프로그

램 SPSS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징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는 총 64명으로 성별은 여성 52

명(81.25%), 남성 12명(18.75%)으로 여성이 응답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29세가 10명(15.63%), 

30∼39세가 21명(32.81%), 40∼49세가 14명(21.88%), 

50세 이상이 19명(29.69%)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도

서관 근무 경력은 ‘1년 미만’과 ‘30년 이상’을 제외한 영

역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나, 20년 이상∼30년 미만 근무

자가 31.25%로 가장 높았다(그림 2).

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Kaiser- 

Meyer-Olkin (KMO) 측도와 Barlett의 구형성 검정,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의 결과 KMO의 값이 0.5 이

상이며, 유의 확률이 0.01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

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회

전 방식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베리맥스 방

식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 39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정보품질 문항 3, 인지된 용이성 문항 3 등 

분석 결과에서 다른 독립 요인들과 높은 연관성을 지녀 

여러 요인으로 적재되는 설문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교육

지원과 인력지원 요인의 경우, 상관관계가 접하여 같은 

요인으로 적재되었기 때문에 인력지원 요인을 최종 제외 

후 총 25개의 설문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8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통하

여 각 설문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0.6을 초과하여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3).

3. 연구 가설 검증 및 매개회귀분석

1) 독립변수와 제공의도와의 관계 및 인지된 용이성의 

매개 효과

매개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

가 위한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 미치는 영향(1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2단계)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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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인분석 결과

설문번호

성분
Cronbach

Alpha

요인1 
(교육지원)

요인2 
(자기

효능감)

요인3 
(인지된 

용이성)

요인4 
(정보 

품질)

요인5 
(제공 

의도)

요인6 
(편리성)

요인7 
(인식)

요인8 
(인지된 

유용성)

교육지원4 0.913 0.934
교육지원5 0.893
교육지원3 0.882
교육지원2 0.847
교육지원1 0.788
자기효능감5 0.878 0.877
자기효능감2 0.842
자기효능감4 0.837
자기효능감3 0.793
자기효능감1 0.706
인지된 용이성4 0.891 0.872
인지된 용이성5 0.882
인지된 용이성2 0.757
인지된 용이성1 0.734
정보품질2 0.865 0.779
정보품질1 0.75
정보품질4 0.736
제공의도4 0.885 0.912
제공의도3 0.865
편리성2 0.887 0.892
편리성1 0.845
인식5 0.831 0.739
인식3 0.772
인지된 유용성3 0.82 0.658
인지된 유용성2 0.669

KMO (Kaiser-Meyer-Olkin) 0.709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Square 1073.507

(Bartlett’ Test of Sphericity) df (p) 300 (0.001)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3단계)을 모두 확인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서 Baron과 Kenny의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인지된 용이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인지된 용이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편리성이 0.01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0.05 수준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서들이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사서들

은 편리성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다고 느

끼게끔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0.01 수준에서 인식과 편리성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사서들이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이용자에게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록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인지된 용이성이 각 독립변수

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과 편

리성이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개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단계의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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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매개회귀분석 - 인지된 용이성 결과

매개 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화된 베타값 T값 p값

1단계 자기효능감 인지된

용이성

0.280 2.296 0.025
인식 0.178 1.422 0.160
편리성 0.338 2.831 0.006
정보품질 -0.191 -1.531 0.131
교육지원 -0.026 -0.203 0.840

2단계 자기효능감 제공의도 0.192 1.543 0.128
인식 0.459 4.070 0.001
편리성 0.440 3.854 0.001
정보품질 -0.012 -0.097 0.923
교육지원 0.167 1.336 0.186

3단계 

(독립변수)
자기효능감 제공의도 0.122 0.959 0.341
인식 0.422 3.752 0.001
편리성 0.387 3.210 0.002
정보품질 0.044 0.351 0.726
교육지원 0.175 1.448 0.153

3단계 

(매개변수-
인지된용이성)

자기효능감 제공의도 0.252 1.988 0.051
인식 0.211 1.880 0.065
편리성 0.155 1.287 0.203
정보품질 0.295 2.359 0.022
교육지원 0.291 2.409 0.019

값이 3단계의 베타값보다 커야 인정이 되는데, 독립변수 

인식과 편리성 모두 2단계의 베타값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요인 모두 3단계 모형에서 인지된 용이성 

계수에 대한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 0.05 이상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2) 독립변수와 제공의도와의 관계 및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 효과

표 5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인지된 유용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1단계 인지된 유용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0.01 유의 수준에서 인식, 편

리성이 나타났다. 또한 교육지원 요인은 유의 수준 0.05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

스에 긍정적인 사서들이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이용자

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편리할수록 이용자들에게 유용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차원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면 도서관에서 유용하

게 이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단계에서는 인식과 편리성이 제공의도에 0.01 유의 

수준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도 인식과 편리성에서 0.01 수준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개변수는 0.05 수준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단계의 베타

값이 3단계의 베타값보다 크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베타값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교육지원은 1단계는 유의하나, 2, 3단계에

서 유의하지 못하여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인식과 편리성 두 요인은 모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와의 관계, 매개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 가설 검증 

매개회귀분석 결과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편리성(0.338)＞자기효능감(0.280) 순으로 정(+)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식(0.459)＞편리성(0.440)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매개회귀분석에서 매개 효과가 유

의하기 위해서는 1, 2, 3단계를 모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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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매개회귀분석 - 인지된 유용성 결과

매개 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화된 베타값 T값 p값

1단계 자기효능감 인지된 

유용성

0.159 1.267 0.210
인식 0.329 2.741 0.008
편리성 0.379 3.228 0.002
정보품질 0.013 0.106 0.916
교육지원 0.295 2.430 0.018

2단계 자기효능감 제공의도 0.192 1.543 0.128
인식 0.459 4.070 0.001
편리성 0.440 3.854 0.001
정보품질 -0.012 -0.097 0.923
교육지원 0.167 1.336 0.186

3단계

(독립변수)
자기효능감 제공의도 0.129 1.106 0.273
인식 0.360 3.157 0.002
편리성 0.328 2.768 0.007
정보품질 -0.018 -0.155 0.877
교육지원 0.048 0.393 0.696

3단계

(매개변수-
인지된유용성)

자기효능감 제공의도 0.399 3.421 0.001
인식 0.301 2.637 0.011
편리성 0.295 2.491 0.015
정보품질 0.420 3.610 0.001
교육지원 0.405 3.335 0.001

인식은 1, 3단계(매개변수)에서, 자기효능감은 2단계에

서, 편리성은 3단계(매개변수)에서 유의하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편리성(0.37

9)＞인식(0.329)＞교육지원(0.295) 순으로 정(+)의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 변수를 제외한 편

리성, 인식은 제공의도에도 인식(0.459)＞편리성(0.440) 

순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매개변수도 유의한 것으로 

보아, 인지된 유용성에서는 인지된 용이성과 달리 인식과 

편리성 변수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채택된 연구 가설은 표 6과 

같다.

4)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인식 조사

본 연구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의 도서관 도입에 대

한 영향요인 조사를 위한 설문과 함께, 개방형 질의를 통

해 생성형 AI에 대한 의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응답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AI 도입 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첫 번째 개방형 질문으로 ‘생성형 AI를 의학도서관에 

도입한다면 어느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응답 키워드로는 ‘단순 질의 응답’ 

(22명 응답), ‘참고봉사서비스’ (16명 응답)를 추출할 수 

있었다. 엄 한 정의에 따르면 참고봉사서비스에 단순 질

의 응답이 포함되나, 단순 질의 응답과 그 외의 주제 전문 

서비스, 검색 전략 안내 등과 같은 참고봉사서비스와의 

구분을 두기 위하여 편의상 참고봉사서비스로 분류하였

다. 그 외에도 정보 검색, 맞춤형 서비스 등의 응답이 뒤

를 이었다. 이용자 요구에 대한 신속한 응답이 가능한 생

성형 AI의 특성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주요 응답이 도출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생성형 AI 도입 시 예상되는 장점

그 다음으로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장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응답 키워드로 ‘신속성’ 

(11명 응답), ‘단순 질문에 대해 대신 답변’ (7명 응답), 

‘시간 단축’ (5명 응답)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서를 대신하여 생성형 AI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언제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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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채택된 연구가설

연구가설 RESULT

A-1 개인적 요인의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용이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B-2 개인적 요인의 인식은 인지된 유용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B-3 개인적 요인의 인식은 제공 의도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B-5 인지된 유용성은 인식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C-1 기술적 요인의 편리성은 인지된 용이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C-2 기술적 요인의 편리성은 인지된 유용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C-3 기술적 요인의 편리성은 제공 의도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C-5 인지된 유용성은 편리성과 제공 의도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E-2 조직적 요인의 교육지원은 인지된 유용성의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점에서 큰 강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순 

질문 응답과 시간 단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업무 소요 

시간의 축소를 기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효율적인 업무 처리’ (4명 응답) 응답 키워드와 연결

된다.

(3) 생성형 AI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

마지막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도입 주체인 사서들이 보

았을 때 생성형 AI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다. 주요 키워드로는 ‘답변의 정확성’ (22명 응

답), ‘사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5명 응답)이 도출되었다.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결과물의 정확도에 대한 우려가 다

른 응답보다 눈에 띄게 많았으며, 이는 할루시네이션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생성

형 AI를 도서관에 도입한다면 사서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통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서도 사서 존재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서의 전

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미 대학도서관 사서

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AI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Kim [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생성형 AI라는 정보기술 혁신의 큰 흐름 가

운데, 의학도서관에서의 새로운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학도서관 

사서 대상으로 기술수용모델에 근거하여 설문조사를 수

행하였다. 또한 의학도서관 사서들의 자세한 의견을 조사

하기 위해 개방형 문항 세 문항을 추가하여 응답받았다. 

연구 결과 첫째, 도서관의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도입 

및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서들의 긍정적인 인식, 즉 도입

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었다. 또 사서들이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용이하다고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서비스의 

도입 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편리성에서도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대화형 

서비스이므로,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할 때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와 Kim [21]의 

논문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는데, 해당 논문은 모바일 

E-Book 서비스에 관한 논문으로, 해당 요인이 기각된 원

인으로 이용자들이 과거보다 정보기기에 대한 인식과 사

용 숙련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대화형 서비스

로, 다른 정보기기 및 프로그램 보다 편리성을 극대화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특성이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활용하여 단순 질의, 참고봉사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응답의 신속성으로 인한 시

간 절감을 가장 큰 강점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의학도서

관 사서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사서의 단순 업무 및 업무 

소요 시간을 축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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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영향은 매개회귀분석에서 제공의도에 편리성이 유

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연결된다.

넷째, 의학도서관 사서들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의 정확성을 가장 우려

되는 점이라고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생성형 AI의 문

제점인 ‘할루시네이션’과 관련이 있다. 또 이러한 서비스

를 도입함으로써 사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이에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학도서관 사서라는 제한

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되었으며, 표본 수가 적어 일반

화할 수는 없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

른 분야의 사서와, 이용자 및 표본을 더욱 수집하여 객관

적인 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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