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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문헌정보학 공자는 사서직 공무원, 학도서 , 공공도서  등 도서  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최근의 정보기술 발 과 직업 의 변화는 문헌정보학 공자의 진로를 다양한 역으로 확 하고 있다. 

진로탐색에 한 연구는 학의 공 는 직업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공자의 지속 인 진로탐색을 해 애자일 방식으로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한 임워크를 제안하고, 

문헌정보학 공자의 진로탐색 조사에 한 결과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헌정보학 공자는 사회변

화에 따라 여, 가치 에 한 변화가 있고, 사서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직종을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헌정보학 공자의 진로탐색을 한 효과 인 지원과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Individual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typically find employment in 

the library sector, such as working as librarians, university librarians, and in public libraries. 

Recent advance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shifts in work outlooks have broadened 

the professional opportunities for students majoring in LIS in several sectors. Research on career 

exploration varies based on the university major or occupation. This paper suggests a methodology 

for conducting surveys and analyzing data efficiently to support ongoing career exploration 

for students majoring in LIS. It also examines the findings of a career exploration survey conducted 

among LIS majors. The survey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s majoring in LIS are adapting 

their salary expectations and priorities in alignment with societal shifts, showing a preference 

for diverse career opportunities outside traditional librarian roles. Effective support and ongoing 

research are essential for the career development of LIS majors in this environment.

키워드: 문헌정보, 진로탐색, 데이터분석, 데이터시각화, 애자일 임워크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areer exploration, data analysis, data visualization, 

agile framework

*
**

***

이 논문은 2024년도 앙 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앙 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cathx618@gmail.com) (제1 자)

앙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aklaekim@cau.ac.kr) (교신 자)

￭

￭

논문 수일자:2024년 2월 15일  ￭최 심사일자:2024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자:2024년 3월 6일

정보 리학회지, 41(1), 189-210,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1.189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90  정보 리학회지 제41권 제1호 2024

1. 서 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최근의 정보기술

은 사회의  역에 명 인 변화를 이끌고 있

다. 정보기술은 일자리의 형태, 의사소통 방식, 

비즈니스 모델, 교육 체제 등 사회  변화와 함

께 개인의 사회  가치와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요한 요소로 인식된다(Zarifhonarvar, 2023). 

한국은 고용 구조, 산업 동력, 경제 성장률과 같

은 요인이 결합하면서 사회문화  변화가 속

히 진행되고 있다(Jung, Lee, & Lee, 2020). 

그러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정규직 

취업에 한 기 가 낮아지고, 비정규직 경험

의 필요성이 사회 반에서 보편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 , 경제  변화는 

MZ 세 의 취업과 미래에 한 불안을 형성하

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MZ 세 는 니

얼(Millennial) 세 와 Z세 (Z Generation)를 

통틀어 지칭하는 디지털 시 에서 성장한 세

를 말한다(강유림, 김문 , 2022). MZ 세 는 

기존의 사회  가치와 다르게 개인의 성장, 창

의성 발휘, 사회  책임 등에 을 두는 경향

이 있다(정성미, 2021). 그러나, MZ 세 로 

표되는 학생은 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 에 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정 직업의 

지속성에 한 의문과 공 선택과 취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문헌정보학 공으로 을 환해 보면, 

다수의 문헌정보학 공자는 국가자격증인 사서

자격증 2 (정사서)을 취득하고 도서 에서 

문 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노 희 외, 2013). 

반면에 문헌정보학 졸업생의 연  수 이 상

으로 낮고, 공에 한 투자와 실제 취업 후

의 보상 간의 불일치로 인해 문헌정보학 공

자는 미래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를 들어, 

고등교육기  졸업자 취업통계연보1)에 따르면

(2015~2021), 국의 4년제 학교의 문헌정

보학과 취업률은 체 평균보다 약 10% 낮은 

56.5%이다. 우리나라의 표 도서 인 국립

앙도서 은 격년으로 정규직을 채용하여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 이다. 한편, 2023년 인사

신처 공무원 표2)를 기 으로 1호 에 해

당하는 9  사서직 공무원의 임 은 약 177만 

원으로, 연 은 2,747만 원이다. 즉, 문헌정보학 

련 분야의 채용은 상 으로 제한 이고, 정

규직 채용이 부족하며 연  수 은 낮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서직에 한 처우 개

선과 사회  인식 변화를 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진로탐색에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고, 최근의 상황을 반

하는 데 미흡한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

보학 공자의 인식변화와 진로탐색을 한 애

자일(agile) 방식을 제안한다. 애자일 방식의 

설문조사는 통 인 방식과 다르게 짧은 주기

로 반복되는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고, 유연하게 설문을 수정해 개

선한다(Barroca et al., 2015). 특히, 온라인 도

구는 빠른 데이터 수집과 편리한 응답자 참여

를 가능하게 하며,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과 실

시간 피드백을 통해 효과 으로 설문을 리하

 1)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3&publSeq=58&menuSeq=0&itemCode=02&language=en

 2)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3/#pay202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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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애자일 방식의 설문

조사는 기에 문헌정보학 분야의 진로탐색의 

주제를 신속하게 다루는 데 유용하고, 심층

인 통계분석을 한 주제를 탐색하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애자일 방식으로 문

헌정보학 공자들의 진로탐색을 분석할 수 있

는 데이터 분석 임워크를 살펴보고, 

임워크를 용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학

생의 진로탐색에 한 연구와 문헌정보학 분야

의 선행 연구를 요약한다. 3장은 데이터 분석 

임워크를 포함한 연구 방법을 자세히 기술

한다. 4장은 데이터 분석 임워크를 활용하

여 2021년~2023년에 수행한 설문을 분석하고 

논의한다. 5장은 연구 결과에 한 주요 논의와 

시사 을 기술하고, 6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

고 한계 에 한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2. 선행연구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탐색은 개인의 가

치 , 심사, 능력과 더불어 사회․경제 인 

환경의 변화에도 향을 받는다. 진로 선택과 

탐색에 한 연구는 공 수업 몰입도의 향

(유연국, 양진희, 2022), 진로 비와 결정의 

향 요인(김 순, 2019; 임정아, 조아미, 2021), 

진로 스트 스(문학선, 김양균, 2020), 학생 진

로교육(이지은 외, 2019), 진로교과목 교육내용

의 개발(강경연, 강혜 , 2019) 등 다양한 주제

로 연구되고 있다. 진로탐색은 공선택의 동기

와 련이 있고(구 애, 서명선, 안성식, 2020), 

취업 비에 직 인 향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서 열, 2019). 진로탐색이 학의 모든 

공에 공통 인 주제라는 측면으로 보면, 진

로탐색에 한 연구는 개별 공의 특성을 융

합하여 진행되고 있다. 를 들어, 체육 공의 

진로교육과 진로 응력(이원일 외, 2019; 이원

희, 2021), 계열의 진로탐색행동(곽우 , 박

상희, 2022), 간호 학생의 공 수업 만족도 

차이(박인숙, 한용 , 2017)와 문직자아개념

(김희연, 김보미, 2021)과 같이 공에 따라 진

로탐색의 향 요인과 이론  분석이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진로탐색은 다른 분야와 

유사한 맥락으로 연구되고 있다. 2013년과 2017

년에 수행된 사서취업실태조사3)는 사서직의 인

자원 개발을 한 략을 마련하기 해 도서

과 련 분야의 취업 황, 실제 장의 실태

를 검토하고 체계화하는 목 이 있다. 이종문

(2012)은 문헌정보학 공 졸업자의 약 47% 졸

업자가 문헌정보학 공과 일치된 직장에 취업

하고 있음을 조사했고, 학기본역량진단의 주

요 평가지표  하나인 취업률(장로사, 2023)에 

해 노 희, 심효정, 곽우정(2017)은 문헌정보

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약 58.5%로 다른 직종

에 비교하여 취업 망을 정 으로 진단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공자는 사서직과 련된 

취업에 집 되거나(안인자 외, 2014), 사서직을 

제로 문성 강화와 진로역량(남재우, 이수 , 

2022)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사서의 문성 강화(김 해, 김기 , 2021), 

 3) https://www.kla.kr/kla/reference03/18?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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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의 사회  인식 개선(윤명희, 2020), 정보

학 련 교과목의 개발(홍 진, 노 희, 김동석, 

2021)에 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진로탐색과 

련된 연구와 실태조사는 최근의 상황이 반 되

지 않아 도서 의 환경 변화, 정보기술의 진화, 

MZ 세 의 가치 에 한 인식을 고려한 연구

가 필요하다. 통 인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

은 설문지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

는 과정과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진로

탐색에 한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도출하고 

동시에 지속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

라서 특정한 주제에 한 상을 신속하게 분

석하고 심층 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공자의 진로 인식을 조사하고 체계 으로 분

석할 수 있는 애자일 방식의 데이터 분석 

임워크를 제안하고, 응용 방안을 소개한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의 개요

소 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뿌리를 둔 애자일 

연구는 지속 인 개선을 진하는 반복 인 모

델로, 연속 이고 신속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애자일 연구는 기

존의 설문조사 방식에 비해 각 조사에 드는 비

용과 시간을 크게 여주고, 심도 있는 규모 

연구를 수행하기 에 실용 으로 근할 수 있

는 방법으로 평가 받는다(Mishra et al., 2017; 

Twidale & Hansen, 2019). 

<그림 1>에서 보듯이, 애자일 연구 방법은 설

문조사의 과정을 계획, 설계, 수행 단계로 나

어 진행된다. 계획 단계는 연구 목 과 목표를 

설정하고 설문조사의 반 인 방향을 결정한

다. 설계 단계는 설문 항목의 개발과 온라인 도

구의 개발, 용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는 설

문 항목을 구성하고 설문지의 형식을 결정하며 

응답자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도

구를 개발하여 용한다. 한편, 작은 규모의 설

문을 설계하고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을 반복하

면서 피드백을 수용하여 설문 환경을 조정하고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수행 단계는 실제 설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온라인 도

구를 통해 응답자들에게 설문조사가 제공되고, 

데이터가 수집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 임워크에서 분석되어 온라인으로 출

된다. 애자일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원

활하게 수행하려면 조작하기 쉬운 설문지와 분

석 도구가 요하다. 특히, 이 작업을 외부 연구

자에게 임하는 신 연구자가 직  리함으

로써 설문조사와 분석 주기를 간소화하고 후속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Harmonisation and Data 

Quality Hub, 2023).

<그림 1> 애자일 연구 방법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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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임워크는 애자일 연구 방법

을 기반으로 한 문헌정보학 공자의 진로탐색

에 한 설문의 계획․설계․수행 단계에 활

용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 도구다. 사서취업실

태조사 등 기존 연구는 련 주제에 한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하지만, 특정 연도에 제공

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변화하는 요구사

항을 신속하게 반 하기 어렵다. 데이터 분석 

임워크는 설문조사의 설계, 데이터 분석과 

온라인 출 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단계별로 템 릿을 제공하여 연구 수행자가 최

소의 노력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데

이터 분석과 온라인 출 은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하여 연구자가 설문 데이터의 가공

과 분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임워크는 탐색  데이터 분석을 심으로 

애자일 연구를 지원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한 일반  황을 

악하는 데 유용하고, 심도 있는 주제의 체계  

진행을 한 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임워크는 설문 구

성,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시각화, 결과보고서 

출 의 단계별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설

문의 설계부터 보고서의 출 까지 모든 과정은 

온라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를 들어, 

(Zoom)과 슬랙(Slack)은 설문의 계획, 수행, 분

석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본으로 활용하는 온라

인 도구이고, 공유형 작업 환경을 지원하는 구

 코랩(Google Colab)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

행한다. 특히, 구  드라이 는 단순한 자료의 

보  용도가 아닌, 개별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코드와 보

고서 출 을 한 기본 공유 장소로 활용된

다. 기능 으로 보면, 설문의 설계와 데이터 분

석의 세부 단계는 연속 인 조사와 분석을 

해 모듈 형식으로 구성하며, 설문 항목의 일부 

수정, 기  는 설문 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모듈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림 2> 데이터 분석 임워크의 단계별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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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의 구성과 수행

설문 구성 단계는 조사 목표 설정, 설문 항목

의 구성, 문가의 검토, 최종 설문지 개발로 구

성되어 있다. 먼  목표의 정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는 핵심 인 주제를 설정하고, 설

문의 상, 시기, 방법 등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한 반 인 내용을 포함한다. 기 설문 항

목은 연구진(교수 2명, 학생 5명)이 참여하여 

진로탐색에 한 주요 문항을 선정하 으며, 

설문 수행 이 에 애자일 방식을 용하여 재

학생, 취업 비생, 졸업생이 설문을 테스트하고, 

수정사항을 반 하여 최종 질문항목을 선정하

다. 

설문 항목의 구성과 편집은 구 시트(Google 

Sheets)를 활용하고, 설문지는 구 폼(Google 

Forms)으로 작성한다. <표 1>은 주제별 설문 

항목을 요약하고 있다. 설문 항목은 진로, 학업, 

취업, 학원으로 구분하고, 약 51개의 세부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 주제는 희망하는 

진로, 진로의 변화 등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다. ‘학업’ 주제는 다 공 이수, 학과 교과목, 학

과 내 정보 공유 방법과 련된 세부 내용이며 

17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 주제는 희망 

는 실제 근무 분야, 연  수 , 직업 선택 가

치 , 취업 비와 련된 13개 문항이 있고, 

‘ 학원’ 주제는 학원 진학에 한 9개의 질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주제 설문 항목 개수

인  사항 (1) 졸업여부 (2) 입학/졸업연도 (3) 복수 공 여부 (4) 취직 여부 4

진로

(1) 입학 당시 희망진로 유무 (2) 입학 당시 희망진로 종류 (3) 재 희망진로 유무 (4) 

재 희망진로 종류 (5) 재 희망진로 없는 이유 (6) 입학 당시와 재 희망진로가 다른 

이유 (7) 희망진로 변화에 향을  요인 (8) 평소 진로 련 고민 종류 (9) 평소 진로 련 

고민 해결 방법

9

학업

(1) 가장 흥미 있는 문헌정보학 주제 (2) 추가 개설 희망 강의 (3) 다 공 이수 장  (4) 

다 공 이수 단  (5) 취업 시 다 공 이수 이 의 여부 (6) 취업 시 다 공 이수 이 의 

이유 (7) 다 공 이수 여부 (8) 이수 다 공 종류 (9) 다 공 이수하지 않은 이유 (10) 

다 공 선택 이유 (11) 다 공 이수 시 어려운  (12) 학과 내 취업 정보 공유 성 

(13) 취업 정보 획득 방법 (14) 학과 내 졸업생과 재학생 교류 방법 성 (15) 학과 내 

졸업생과 재학생 선호 교류 방법 (16) 학과 내 필요 취업 강화 로그램 (17) 학과 내 필요 

진로 련 로그램

17

취업

(1) 문헌정보학 공자 가능진로 (2) 희망/ 재 근무분야 (3) 희망 연  수  (4) 상/실제 

취업 비 기간 (5) 재/과거 취업 비 여부 (6) 취업 비 종류 (7) 취업 비 하지 

않는 이유 (8) 취업 비 시 가장 힘들었던 것 종류 (9) 진로 선택 가치  순  (10) 취직 

후 진로 선택 가치  변화 여부 (11) 취직 후 진로 선택 가치  순  (12) 재 직무 

만족도 (13) 재 직무 추천 의향

13

학원

(1) 학원 진학 희망/실제 여부 (2) 희망/실제 학원 종류 (3) 희망/실제 학원 진학 

시기 (4) 학원 진학 목  (5) 학원 진학 시 어려운  (6) 학원 진학 희망/실제 하지 

않은 이유 (7) 향후 학원 진학 의향 여부 (8) 향후 진학 희망 학원 종류

8

합계 51

<표 1> 주제별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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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항목은 객 식 47개, 주 식 4개이고 

응답자의 선택에 따라 질문 항목이 최 화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한편, 객 식 질문  복수 

응답 항목은 ‘기타’ 항목을 정의하여 필요시 응

답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할 수 있다. 다만, 

설문 상이 재학생, 취업자, 취업 비생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설문 항목이 모두 동

일하지 않으며, 세부 질문 항목은 3년 동안 조

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된 경

우가 존재한다. 변경 사항이 있는 질문은 동일

한 기 으로 응답이 수집되지 않았으므로 직

인 비교가 어렵다.

3.3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는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기 한 과정으로, 이썬을 활용하여 

탐색  데이터 분석(EDA, Exploratory Data 

Analysis)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는 추가 인 통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

썬으로 분석하기 에 데이터 처리 과정이 수

행된다. 처리(preprocessing)는 데이터의 오

류를 이고,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1) 필수 항목의 데이터를 변경한다. 설문조

사에서 수집한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응답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유값을 부여한다. 

이때 고유값은 응답 순서 로 1부터 시작하여 

부여하 다. 한편, 응답결과의 엑셀 일은 컬

럼명이 항목의 질의문 그 로 표 되어 있기 때

문에 짧은 명사형으로 변경한다. 

2) 응답 상을 정의하여 데이터를 ‘학부 재

학생’, ‘ 학원 재학생’, ‘취업자’, ‘취업 비생’으

로 구분한다. 설문에서 구분한 응답 그룹에 따

라 데이터를 이썬의 데이터 임으로 생성

하여 그룹별 분석과 비교에 사용한다. 

3) 공통 함수(function)를 설정한다. 데이터 

분석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능을 처리하기 

해 함수를 정의한다. 를 들어, count_to( )

는 구분자( : 쉼표)로 연결된 복수 응답값을 

분리하여 각각의 응답 개수를 확인하기 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주 식 항목과 서술형

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은 오탈자, 띄어

쓰기 등 자연어 처리를 해 strip( ) 등의 내장 

함수를 용하고, 일부 응답 데이터는 수작업

을 통해 정제한다.

데이터 분석은 설문지에서 정의한 4개 주제

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모든 항목의 분석은 응

답 빈도와 비율을 근거로 하고, 순 별로 응답

한 항목은 별도의 비교 수치를 계산하여 분석

한다(<표 2> 참고). 연도별 변화와 비교 분석은 

설문 항목에 선택 으로 용한다. 일부 설문 

항목의 수정으로 응답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

우, 공통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한 연도별 분

석을 수행한다. 

데이터 시각화는 맷 롯리 (Matplotlib), 씨

본(Seaborn), 로틀리(Plotly) 라이 러리를 

사용하고 있다. 맷 롯리 과 씨본은 차트 

심의 정 인(static) 시각화에 용하고, 로

틀리는 동  시각화를 해 사용한다. 설문 결

과는 웹 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데, 이때 

동  시각화 결과는 HTML 페이지에 포함되

어 사용자가 직  그래 를 조 하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각화 기법

은 설문 항목과 응답 형태에 따라 막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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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설문 항목 응답 방식
기타 선지 여부 
(서술․단답형)

진로
입학 후 희망진로 유무 복수 응답 O

입학 후 희망진로 종류 복수 응답 O

학업
문헌정보학 흥미 주제 단일 응답 X

다 공 선택 여부 단일 응답 X

취업
희망 연  수 단일 응답 X

진로 선택 가치 순  별 응답 X

학원

학원 진학 희망 여부 단일 응답 X

학원 진학 목 복수 응답 O

학원 미진학 이유 복수 응답 O

<표 2> 설문 항목 별 응답 방식 시

선 그래 , 리커트 스 일(likert scale) 그래 , 

방사형 그래 를 용한다. 를 들어, 리커트 

스 일 그래 는 리커트 척도 응답을 시각 으

로 표 하는 그래 로, 각 선지에 해당하는 백

분율을 계산하여 응답 비율을 비교하는 목 으

로 사용한다.

3.4 결과 보고서(웹 출판)

분석 내용과 시각화에 한 보고서는 웹 페

이지로 작성한다. 보고서는 설문 항목별 분석

을 수행한 시각화 보고서와, 주요 내용을 심

으로 작성한 요약 보고서로 구성된다. 시각화 

보고서는 모든 설문 항목에 한 시각화와 해

석에 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요약 보고서는 

주요 내용과 시사 을 선정하고 세부 내용에 

한 분석과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2종의 보고

서는 부트스트랩 테마(Bootstrap Themes), 

웹슬라이드(WebSlides), HTML5 UP을 활용

한다. 설문지, 응답 결과 데이터, 분석 코드, 결

과 보고서 등 데이터 분석 임워크에 포함

된 모든 데이터와 결과물은 구  드라이 에 

장되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3>은 데이터 분석 임워크의 구성

요소가 실제 구 되어 용된 결과의 일부 

시다. 설문 항목의 구성과 편집은 구  시트를 

이용하여 모든 구성원이 온라인 환경에서 업

할 수 있고,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버 을 

리한다(<그림 3>의 (1) 참고). 설문조사의 

수행은 <그림 3>의 (2)와 같이 구 폼으로 진

행하고, 모든 데이터 분석은 구  코랩을 기반

으로 수행된다(<그림 3>의 (3) 참고). 특히, 데

이터 분석의 결과는 웹 페이지에서 추가 인 

작업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그림 3>의 (4)의 웹 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차

트는 데이터 분석에서 만든 결과를 HTML에

서 재사용하고 있다. 

 4.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의 
활용

4.1 데이터 분석 범위

데이터 분석 임워크는 2021년~2023년

에 앙 학교 문헌정보학과의 재학생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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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에 활용되었

다. 재학생은 휴학생과 문헌정보학을 복수 공

으로 선택하고 있는 학생, 졸업생은 학원 재

학생과 취업자, 취업 비생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홍보는 학년별 카카오톡 단체 채

방과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 리타임4)의 

학과 게시 을 통해 진행되었다. 한편, 설문조

사와 련된 질의응답을 목 으로 카카오톡 오

 채 방을 별도로 운 하 다. 설문조사는 매

해 2월에 앙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으로 구

성된 소모임 . 일리(Team.Cayley)의 세부 

활동으로 진행하고 연 1회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을 설계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은 

비 면으로 업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도구

를 활용하 다. <표 3>은 연도별 재학생, 졸업생 

설문 응답자 수를 나타낸다. 2021년~2023년의 

응답자는 각각 112명, 86명, 94명이며, 재학생

의 응답률이 평균 72%로 가장 높다. 설문 분석 

결과는 <표 1>에 있는 개별 항목에 한 세부

인 특징과 연도별 분석이 수행되었다.5) 본 논

문은 재학생의 진로, 학업, 취업, 학원 주제에 

한정하여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4.2 분석 결과

4.2.1 진로

1) 입학 후 희망진로 유무 

희망진로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입학 과 비

교하면 입학 후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4>를 보면, 입학  희망진로가 있었다고 답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재학생  75명 68명 67명

졸업생  37명 18명 26명

합계 112명 86명 94명

<표 3> 연도별 설문 응답자 수

<그림 4> 연도별 입학 후 희망진로 유무

 4) https://everytime.kr/

 5) http://hike.cau.ac.kr/lis/survey/2023/index.html



 문헌정보학 공의 진로탐색을 한 애자일 기반 데이터 분석 임워크  199

경우는 3년 동안 65.33%, 63.23%, 65.68%이고, 

재 희망진로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81.33%, 

72.06%, 70.15%이다. 3년 모두 입학 에 비해 

재 희망진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

나며, 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 선택

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입학 후 희망진로 종류

<그림 5>에서 보듯이, 희망진로가 있는 응답

자의 희망진로 종류는 ‘사서’, ‘사서교사’의 응

답 비율이 높고, ‘데이터 문가’, ‘사기업’, ‘개

발자’는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헌

정보학과 재학생은 통 인 직업에 한정하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 를 들어, 2023년 입학 

후 재 응답 결과를 보면, ‘사기업(20.91%)’이 

처음으로 ‘사서(16.36%)’보다 높은 수치를 보

여 다. <그림 6>은 입학 후 응답비율 차이가 

가장 뚜렷한 사서와 사기업의 3년 간 응답 비율

을 비교한다. 사서는 입학 에 비해 재 응답 

비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업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입학 후 희망진로 변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림 5> 연도별 입학 후 희망진로 종류

<그림 6> 사서와 사기업의 입학 후 응답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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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교직이수 인원

의 제한은 ‘사서교사’의 선택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교직이수는 신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되지 않은 재학생

은 ‘사서교사’에 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향

이 있다. 한편, 희망진로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문헌정보학과 수업(16.67%), 진로 

련 탐색(13.19%), 타 공 수업(9.03%), 교수 

면담(6.25%)으로 나타났다. 

4.2.2 학업

1) 문헌정보학 흥미 주제

문헌정보학과의 교과목은 크게 ‘정보학’, ‘자

료조직’, ‘도서 경 ’, ‘정보서비스’, ‘서지학’, ‘기

록 리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7>에서 보

듯이, ‘정보학’은 평균 41.9%로 재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이고, ‘자료조직’과 ‘도서 경 ’

은 각각 19.5%, 17.2%를 갖고 있다. 반면, ‘서

지학’의 선택 비율은 약 7.5%이지만 매년 선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설문을 진행한 앙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교과목 개편을 통해 매년 

서지학 련 과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의 향

이 있다. 한편, 희망하는 진로와 계없이 ‘정보

학’에 흥미 있는 응답수가 가장 많으며 련 강

의의 추가 개설을 요청하는 의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에서 정보학의 요성을 확

인할 수 있다. 

2) 다 공 선택 여부

재학생의 다 공 선택은 평균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앙 학교의 졸업 기 은 다 공(복

수 공, 융합 공 등) 는 주 공 심화를 선

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 공은 2학년에 선

택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1~2차 학기) 응답

자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그림 8>의 결

과를 보면 매년 50% 이상이 주 공 심화가 아

닌 다 공을 선택하고 있으며, 2023년의 다 공 

선택 비율은 80.39%로 년도와 비교하면 약 

25%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기업’을 희망

하는 응답자는 문헌정보학 심화 공보다 다

<그림 7> 연도별 문헌정보학 흥미 주제

<그림 8> 연도별 다 공 선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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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세 배 이상 높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희망진로는 재학생의 공 선택에 

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3 취업

1) 희망 연  수

희망 연  수 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

림 9>를 보면, 2021년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2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과 ‘3000만 원 

이상 3500만 원 미만’이고 가장 게 응답한 항

목은 ‘5000만 원 이상 5500만 원 미만’이다. 2022

년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2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과 ‘3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고 가장 게 응답한 항목은 ‘2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과 ‘5000만 원 이상 5500

만 원 미만’이다. 반면, 2023년 가장 많이 응답

한 항목은 ‘3000만 원 이상 3500만 원 미만’이

고 가장 게 응답한 항목은 ‘2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이다. 요약하면, 매년 가장 많이 

응답한 희망 연  수 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

며, 3000만 원 미만의 비교  낮은 연 을 희망

한다는 응답값은 매년 감소하고 4500만 원 이

상의 비교  높은 연 을 희망한다는 응답값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 진로 선택 가치

진로 선택 가치 은 문헌정보학 공자가 진

로를 선택할 때 요하게 여기는 가치 을 의

미하며 ‘ 성과 흥미’, ‘고용안정성’, ‘ 여 수 ’, 

‘워라밸’, ‘사회 인식’, ‘자아실 ’, ‘조직문화’로 

구분한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재학생은 ‘

여 수 ’을 직업 선택에 가장 요한 요소로 고

려하고 있다. 진로 선택 가치 은 가치값을 통

해 비교하는데, 가치값은 순  별 응답 비율에 

가 치(1순 : 1.1, 2순 : 1.05, 3순 : 1.03)

를 곱한 뒤 합산하여 계산한다. 를 들어, 2021

년 진로 선택 가치  문항의 총 응답자가 50명

인 경우, 각 순  별 체 응답수는 50건이 된

다. 이때 ‘ 여 수 ’을 1순 부터 3순 까지 각

각 20건, 5건, 3건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최종 

<그림 9> 연도별 희망 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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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도별 진로 선택 가치

가치값은 (20/50*100*1.1) + (5/50*100*1.05) + 

(3/50*100*1.03)으로 계산된다.

3년 동안 ‘ 성과 흥미’, ‘고용안 성’, ‘ 여 

수 ’이 가장 높은 가치로 선택되었으며 세 가

치의 순 는 연도별 차이가 존재한다. 2021년에

는 ‘ 성과 흥미’, ‘고용안정성’, ‘ 여 수 ’ 순으

로 높은 가치값을 갖는다. 2022년에는 ‘ 성과 

흥미’, ‘ 여 수 ’, ‘고용안정성’ 순이며 ‘ 여 수

’의 순 가 상승하 다. 2023년에는 ‘ 여 수

’, ‘ 성과 흥미’, ‘고용안정성’ 순으로 가치값

이 크다. 

‘ 여 수 ’의 가치값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

하여 2023년에는 1순 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앞서 확인한 재학생의 희망 연  수 이 높아

지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반 으로 

여 수 이 높지 않다고 알려진 ‘사서직’, ‘정

부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2023년에는 ‘

여 수 ’을 1순  진로 선택 가치 으로 선택하

다. 

4.2.4 학원

1) 학원 진학 희망 여부

<그림 11>에서 3년 동안 학원 진학 희망 

비율은 30.67%, 26.47%, 25.37%로 매년 감소

하고 있다. 이는 국 문헌정보학과 학원 진

학자 수의 추이와 유사한데, 교육통계연보6)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헌정보학과 

학원 진학자는 818명, 798명, 775명, 756명, 

727명으로 꾸 히 감소한다. 동일 기간 체 

학원 진학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과 상

반된 추이이다.

2) 학원 미진학 이유

학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는 과반

수가 연구에 심이 없다고 응답했고, 높은 수

업료도 진학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요인이다. 

2023년의 경우 ‘ 학원에 한 정보 부족’ 선지

가 추가되어 앞선 두 연도의 결과와 직 인 

비교는 불가능하다(<표 4> 참고).

 6)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2&publSeq=2&menuSeq=0&itemCode=02&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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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도별 학원 진학 희망 여부

학원 미진학 이유 2021년 2022년 2023년

연구에 심 없음 37(56.06%) 42(68.85%) 43(58.11%)

높은 수업료 18(27.27%) 10(16.39%) 13(17.57%)

학원 교육과정의 불만족  2(3.03%)  4(6.56%)  2(2.7%)

학원에 한 정보 부족 - - 12(16.22%)

기타  9(13.64%)  5(8.2%)  4(5.41%)

합계 66(100%) 61(100%) 74(100%)

<표 4> 학원 진학 미희망 이유 응답수(빈도, 비율로 표시)

3) 학원 진학 목

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응답자를 상으로 

학원 진학 목 을 확인해 보면, 3년 모두 

문성 강화를 해 학원에 진학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학원 진학의 목 을 구체

으로 조사하기 해 2023년의 설문은 ‘취업

비 유보’, ‘ 학교수 진로 희망’, ‘희망진로 분

야 변경’ 등 3개의 선택 항목을 추가하 다. 따

라서 3년간의 직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표 

5> 참고).

5. 토 론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임워크를 제시했다. 

학원 진학 목 2021년 2022년 2023년

문성 강화 19(48.72%) 17(51.52%) 15(42.86%)

자기 계발  9(23.08%)  4(12.12%)  4(11.43%)

취업 비  9(23.08%)  9(23.08%)  9(25.71%)

취업 비 유보 - -  2(5.71%)

학교수 진로 희망 - -  3(8.57%)

희망진로 분야 변경 - -  1(2.86%)

기타  2(5.13%)  1(3.03%)  1(2.86%)

합계 39(100%) 31(100%) 35(100%)

<표 5> 연도별 학원 진학 목  응답수(빈도, 비율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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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워크는 애자일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와 방법을 제공하여 신속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애자일 연

구에 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임

워크는 설문의 구성과 데이터 분석에 심도 있

는 이론과 통계기법을 용하고 있지 않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의 최신 트 드와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심층 인 연구를 한 

사  조사와 근거 데이터의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갖는다. 

첫째, 문헌정보학 공자의 다양한 희망진로의 

요인과 문헌정보학 교과목 개편을 포함한 학문

 방향성에 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 사

서직은 문헌정보학 공자에게 여 히 선호도

가 높은 진로이지만, 사기업을 희망하는 응답

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희망 진로가 차 

다양해지는 것은 MZ 세 에게 사서직에 한 

인식 하가 원인일 수 있다. 통 으로 사서

는 ‘안정 인 임 ’ 직업으로 인식되는데, 최

근 안정성보다는 여 수 을 더 요하게 여

기며 개인의 성과 흥미를 반 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MZ 세 가 

여 수 과 취업 기회가 높은 사기업의 선호

하는 것은 재학생들의 다 공 선택의 증가, 정

보학 련 과목의 높은 수요에서 다소 실제화

되고 있다.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기 해 재학

생은 문헌정보학과 함께 통계학, 컴퓨터 공학

을 이수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와 같이 데이터 사이언스 련 과목의 추가 개

설을 구체 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단편 인 공일치성보

다 문헌정보학을 바탕으로 진로 범 를 확 하

고 경쟁력 제고를 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문헌정보학 공자가 선택하는 직업군

의 처우 개선과 복지 수  향상 방안에 한 

극 인 검토가 필요하다. 진로 선택에 있어 

여 수 의 요성은 사회 문화  요소의 향

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희망 여는 단편

으로 물가 상승률이 반 된 결과로 볼 수 있

지만, 일상생활의 소비 성향, 경제  기반에 

한 수  향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희망 여 

수 의 상승은 문헌정보학 공자의 취업 선택 

범 를 제한하고, 근무 만족도를 하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

야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 으로 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헌정보학 공자의 학원 진

학 추이를 주목하고, 학문  문성을 이끌 수 

있는 략을 고려해야 한다. 문헌정보학 학

원 진학에 한 부정 인 인식은 다른 학문 분

야의 학원 진학률이 증가하는 추세와 비되

는 상이다. 학원 진학이 문성을 향상하

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있지만, 지속

인 연구가 문헌정보학과 인  학문의 융합을 

끌어내는 원동력이라는 에서 안을 모색해

야 한다. 학원 진학의 일차  목표는 사서의 

문성 향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문헌정보

학 분야의 후속 세  연구자를 양성하는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은 

도서 이라는 표 인 장이 존재하지만, 다

른 학문 분야와 같이 독립 인 연구기 이 활

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과 도서 을 

연결하는 연구기 은 문헌정보의 학문  문

성을 확보하고 다른 학문 분야의 융합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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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공자의 진로탐색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한 데이터 분석 임워

크를 소개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문

조사에 용하여 분석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

다. 문헌정보학 공자는 통 으로 사서직으

로 취업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진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향 요

인을 바탕으로 진로탐색을 연구하고 있는 다

른 분야와 비교하면 문헌정보학 공 심의 

진로탐색에 한 연구는 최근 상황을 반 하

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공자의 진로탐색을 효과 으로 진행하고 분석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업 기반의 데이터 분석 

임워크의 개발과 용을 구체 으로 소개

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

헌정보학과 재학생은 사서직과 더불어 ‘사기

업’, ‘데이터 문가’, ‘개발자’ 등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학문  목표가 

사서의 문성 강화에 있지만, 융합 학문으로

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자의 진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체계 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조

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학’에 한 수요는 가장 

높고, 지속 이다. 정보학 련 과목은 문헌정

보학의 학문  범 를 확 하고 장에서의 실

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핵심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학과 련된 과목이 부족하여 

다 공을 선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보학 과

목에 한 추가 개설이 문헌정보학 공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문

헌정보학과 재학생은 진로 선택에 있어 여 

수 을 요한 가치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희

망진로와 진로 선택의 가치 요소는 지속해서 

변화할 수 있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사서

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하기 한 실

이고 구체 인 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문

헌정보학 재학생의 연구에 한 낮은 심은 

학원 진학에 반 되고 있다. 학원 진학은 

사서의 문성 강화와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경쟁력 확 를 한 으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진로탐색과 인식은 사회문화  상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능동 으로 발견하고 해석하

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데이터 

분석 임워크는 온라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고, 설문조사의 구성과 분석을 통합 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애자일 연구를 지원하는 목

으로 개발된 데이터 분석 임워크는 탐색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통

계기법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향후 임워

크는 설문 항목의 설계를 한 이론  타당성 

확보, 요인분석, 클러스터링 등 통계  기법을 

보완하고, 오 소스로 개방하여 복수의 학이

나 연구기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더불어 진로 선택에 한 다양한 

향 요인을 용하여 설문 항목을 체계화하고, 

통계 기반의 과학  데이터 분석을 한 기능 

개선을 향후 연구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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